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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Haeyoung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 With Mongolia Darkhan 

YWAM Minist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213 pp.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ies of Darkhan, Mongolia’s biblical, 

missiological, and layman movement, is to have Youth With A Mission (YWAM) become an 

organization that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for that organization to 

understand the biblical perspective of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s and major missiological 

theories and concepts related to establishing an indigenous church; to study the potential of 

Mongolian indigenous church through the layman movement; and to study the development and 

strategic plan for a leadership training program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centered on Darkhan YWAM.  

For the theme of this study,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Part I is a 

theoretical literature study on the growth of the churches established by Darkhan YWAM as 

indigenous churches. The possibility of a Mongolian indigenous church is examined from biblical 

and missionary perspectives.  

In Part II, it was proved that the limit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through on-site research were the lack of instability of the third principle and the lack of 

leadership training programs. By dissolving this part and piloting it, I found that YWAM coul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Part III has come to embody the founding method of the indigenous church found 

through the pilot project. We realized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dynamic indigenous church by 

simplifying and embodying the existing strategy of change dynamic (CD), and by implement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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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specific or short-term leader-building program. Therefore, the strateg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church is to develop the existing ministries of Darkhan YWAM 

and the 8-week Mobile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which is a short-term leader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establish an indigenous church in the Mongolian situation, 'Mobile DTS', a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shows that it is suit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Mentor: Enoch J. Kim Ph.D.,                                                                     306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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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ABSTRACT)

박해영 

2019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연구: 몽골 다르항시 YWAM 사역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213 pp. 

본 연구의 중심 과제는 몽골 다르항시의 YWAM (Youth With A Mission)을 

중심으로 토착교회 설립 촉진을 위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 선교학적, 평신도운동 이론에 근거하여 토착교회 설립의 

성경적 관점과 토착 교회 설립과 관련된 주요 선교학적 이론과 개념들을 이해하고, 

평신도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의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토착 교회 설립 방안’을 위해 제 I부에서는 다르항시 YWAM이 

개척한 교회들이 토착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이론적 문헌 연구로서 토착교회 설립의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평신도 선교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교회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 II부는 현장 연구로서 토착 교회 설립에 방해가 되는 한계성의 요소들이 

3자 원칙의 불안정함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결여임이 검증한다. 따라서 이 

방해 요소들을 해소하고 파일럿을 하게 되면 다르항시 YWAM을 통한 토착교회 설립이 

촉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갖게 된다. 

제 III부에서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토착교회 설립 방안을 구체화한다. 

다르항시 YWAM에서 추진하려는 토착 교회 설립CD (Change Dynamic)의 기존 전략을 

단순화하고 구체화해서 어느 교회에서나 짧은 시간에 실현 가능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역동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토착교회 설립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그 동안 다르항시 YWAM에서 해오던 기존 사역들, 

정규과정의 DTS (제자훈련학교-6개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단기(short-term) 지도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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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인 ‘Mobile DTS (8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실행하였다. 몽골 상황에서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가 토착교회 설립 인식전환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Mentor: Enoch J. Kim Ph.D.,                                                                      206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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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몽골의 두 번째 도시인 다르항(Darkhan)시 YWAM (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이 토착 교회 설립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몽골 타 지역과 동인종 국가에 설립된 교회들이 토착화하며 지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선교 전략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서론에서는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핵심주제, 연구의 질문들, 

용어의 정의, 연구의 제한들, 연구의 가정들, 연구의 방법, 그리고 연구의 개관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필자는 1989년 스페인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했고, 1990년 한국으로 돌아와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YWAM) 사역자로서 복음전도팀, 중고등부, 선교부에서 

사역한 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몽골에서 10개의 현지인 교회를 설립했다. 그 

교회들에서 두 목회자 가정을 제3국 선교사로 파송하여, 현재 그들은 중국 내몽골과 

러시아 브리앗트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교육센터에서는 King’s Kids 유치원을 세워 

현재까지 500여 명의 아이들을 졸업시켰고, 그중 60% 이상의 아이들과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각 교회의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다. YWAM 선교센터를 설립해서 

800여 명 이상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켰고, 현재는 그들이 사회로 돌아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으며, 도시나 시골에 교회를 설립해서 

몽골족을 섬기는 목회자로도 사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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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몽골 비거주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켜 몽골을 중심으로 8개 나라 30여 개 

종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과 선교동원 사역을 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독립국인 몽골리아(외몽골)의 몽골족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및 교회 설립 

사역을 하고 있다.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며 동인종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용이하다. 

몽골은 1990년에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러시아)이 무너지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문이 열려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구소련의 부속 국가 정도로 알려진 숨겨진 

나라였던 몽골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은 1990년 3월에 몽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경제, 종교, 구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몽골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물결을 따라 전 세계의 선교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몽골로 

향했지만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때로는 

조심스럽게 시작한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이 교회가 되기도 했다.  

비밀리에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1990년대 초 산재해 있던 KGB 

(비밀경찰)요원들의 감시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몽골의 먼 시골까지 전파되며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교회들은 현재 토착화 되어 

가고 있다.   

생명력 있는 토착교회는 몽골의 여러 지역에 설립되면서 성령님의 현존과 능력에 

대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9년 현재 몽골 선교의 문이 열린 지 28년이 

되었다. 몽골 내에 선교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다. 즉, 

교육선교, 교회 설립, 제자훈련, 비영리법인(농업, 구제, 고아원 등), 병원 사역, 신학교 사역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몽골 선교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몽골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 정체성과 부르심의 위기, 지도자 양성의 결여, 선교사역의 부진에 직면하고 있다. 

또, 시골에 많은 교회가 설립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거나 지도자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필자와 몽골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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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몽골 다르항시 YWAM 지도자들과 교회 

설립 전략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은 설립된 교회들이 ‘토착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한 교회들 중에는 자치, 자전, 자립하여 토착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다. 이에 몽골 다르항시 

YWAM을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하여 동인종 국가에 모델을 

제시하기 원한다. 이를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현장 조사와 성경적, 선교학적, 평신도 

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선교 현지에서 현지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실천 가능케 하기 원한다.     

본 연구는 몽골 다르항시 YWAM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토착 

교회 성장 원리들을 연구해서 효과적이고 재생산하는 교회를 설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몽골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은 토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생산되는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토착 교회의 본질을 

인식하고, 교회 설립에 동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르항시 

YWAM은 과연 어떤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 왜 설립할 

것인가? 이 논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바라며, 토착 교회 설립 전략을 수립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토착 교회에 대한 성경적, 선교학적, 평신도 운동 이론을 

기반으로 몽골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 설립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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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표는 몽골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 설립 운동을 촉진하는 

단체가 되기 위하여 토착교회 설립의 성경적 관점과 그에 관련된 주요 선교학적 이론과 

개념들을 이해하며, 평신도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교회의 가능성을 연구하여 

지도자양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의 중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으로 YWAM 선교단체 사역자로 몽골에서 토착 교회를 설립했던 

상황과 전략들을 재평가하고,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의 토착 교회 설립 가능성에 대해 

타당한 이론들을 정립할 수 있다.  

둘째, YWAM 선교단체가 타 문화권 토착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객관적인 이론과 전략들을 다르항시 YWAM 사역자들 뿐 아니라 몽골 5개 지역의 

YWAM 선교베이스의 지도자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몽골 

토착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치, 자전, 자립하여 타지역에도 효과적으로 토착 교회 

설립 및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데 

중요성을 둔다. 

셋째, 본 연구는 타 문화권에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원하는 현지인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연구의 핵심 주제(Central Research)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몽골 다르항시 YWAM에서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몽골 상황적 관점에서의 성경적, 선교학적 토착교회 설립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핵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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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토착 교회 설립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둘째, 토착 교회 설립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토착 교회의 평신도 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넷째, 몽골 다르항시 YWAM과 토착 교회 설립의 상황은 무엇인가? 

용어의 정의(Defini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토착 교회(Indigenous Church): 선교사나 외부의 도움 없이 현지 교회가 자전(Self 

Propagating), 자치(Self-Governing), 자립(Self-Supporting) 할 수 있는, 이른바 네비우스가 

주창한 ‘3자 원칙’을 강조하여 사역하는 교회를 말한다(박기호 2005, 92).    

*교회 성장(Church Growth): 교회 성장이란 용어는 맥가브란이 그의 저서 교회 

성장 이해 에서 사용하였다. 교회 성장은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것이고, 단지 수적인 

확장만을 말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성경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교회가 성경적, 상황적,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말한다(2003, 32). 

*평신도선교운동(A Lay Missionary Movement): 폴 피어슨의 기독교 선교 

운동사에서는 평신도 선교운동의 정의를 잘 표현했는데, 그것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신분적 구분은 잘못된 선교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평신도 

선교운동은 목회자를 돕는 평신도를 모집하고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일로써, 

목회자 중심의 제도적 교회에서 평신도를 현장 사역자로 세워서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능동적인 교회 주체자로 만드는 전략이자 운동이다( 2009, 108). 

*소달리티(Sodality): 소달리티 구조인 선교단체는 교회와는 다르게 특정한 목적과 

목표와 전략을 갖는다. 지정된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으로서, 선교의 

대상이나 타깃으로 하는 종족 그룹이나 특정지역에 같은 목적으로 선교사역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조직된 집단이다. 교회가 보편적인 역할과 특성을 갖고 있다면 소달리티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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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특별하고 분명한 선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 공동체라고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랄프 윈터는 정의한다(2005, 209).   

*모달리티(Modality): 모달리티는 지역교회 공동체로 행정적, 형식적, 공식적인 

구조를 가진 단체다. 이순정은 교회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역, 계층, 

나이, 학벌, 인종과 관계없이 예수를 자신의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한다(2012, 214).   

*동반협력(Partnership Ministry): 동반협력은 소달리티의 선교 전략들과 

모달리티의 교회 설립 전략들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선교 모델을 개발하고 

세워 나가는 것이다( 2012, 192).  

*동질집단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 동질 집단이란 모든 구성원이 

어떤 구조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사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맥가브란은 동질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독특한 자화상(unique self-image), 민족의식(people 

consciousness), 결혼 관습(marriage customs), 권력구조(elite or power structure), 토지 권리 

(land rights), 성 관습(sex mores), 거주지(where people live), 언어(language) 등을 

제시한다(맥가브란 2003, 316-35). 

*상황화(Contextualization): 상황화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지역의 민족과 

수용자들의 문화에 맞게 제시한다는 의미이다(윈터 2005:324). 

*YWAM(Youth With A Mission): 한국에서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부른다. 국제 

초교파 선교단체인 YWAM의 설립자는 로렌커닝햄 목사이다. 1960년에 국제 YWAM: 

Youth With A Mission이 창설되었다. 그 이후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처의 서로 다른 

문화와 교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 YWAM은 전 세계 

180개국에 1,000여 개의 지부를 두고 18,000여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단체로 

발전하였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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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Revival Church Alliance): ‘부흥교회 연합회’는 필자가 몽골 2대 도시 

다르항시를 중심으로 설립한 교회들 연합단체이다. RCA는 현재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양되어 있다. 

*YWAM NASA Window Mission Alliance: 2005년에 필자가 교회 개척 사역과 

다르항시 YWAM 사역을 하면서 몽골을 중심으로 8개의 나라, 30여 종족을 복음화시키고 

토착 교회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조직한 단체로서, 2005년 5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파서디나에 정식으로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및 북방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부르며 12주간의 

강의, 12주간의 복음 전도 실습의 24주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 기간 동안, 

훈련생들은 반드시 공동 생활을 해야 하며 직장과 학교를 휴직, 휴학하고 훈련소에 

들어와야 한다.  

*Mobile DTS: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제자훈련학교이며, 단기로는 7주 

강의와 1주의 전도여행, 장기로는 8개월 강의와 2-4주간의 전도여행 실습으로 운영된다. 

직장인 제자 훈련 학교의 강의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전일이나,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전일 강의에 참석하는 훈련 커리큘럼이다. 각 교회와 

지역에 따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Mobile DTS 제자 훈련 학교의 특징은 직장에서 

휴직이나, 학교에서 휴학하지 않고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 교회에 

필요에 따라 학교 운영자들이 찾아가서 학교를 연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본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첫째, 토착 교회 설립의 모델 연구에서 성경적 관점은 신약성경으로 제한한다. 

둘째, 토착 교회 설립에 대한 연구는 다르항시 YWAM 선교 단체로 제한한다.  

셋째, 토착 교회와 일반 교회 비교 연구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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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가정들(Assumptions) 

본 연구를 시작할 때 갖는 필자의 입장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착 교회의 성경적, 선교학적, 평신도 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지인 토착 교회 설립 모델을 고안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둘째, 다르항시 YWAM 선교단체 사역자들도 전략적인 훈련을 통하여 토착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셋째, YWAM 사역자들과 일반교회가 서로 동역하여 타 지역에 토착 교회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넷째, 평신도 지도자들도 효과적인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토착 교회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연적 교회 성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Research Methodology)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 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토착 교회 설립 연구의 

문헌연구와 양적, 질적 자료수집 연구 방법을 독립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연구 범주 별로 

자료의 수집과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차이가 있겠지만 양적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 방법이 진행될 것이며, 특히 현장 조사의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은 이 논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적 삼각화 설계는 토착 교회에 대한 

연구에 매우 실질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몽골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토착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개관(Overview) 

본 연구는 3부로 이루어진다. 제1부는 문헌 연구이며, 제2부는 현장 조사이고, 

제3부는 변화를 위한 제안(Change Dynamic)이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1부 문헌 연구의 

제2장에서는 토착교회 설립의 성경적 관점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토착교회 선교학적 

관점을 다루며, 제4장에서는 평신도 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 현장 조사 부분의 제5장에서는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현장 연구를 기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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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현장 연구 결과를, 제7장에서는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한 상황을 기술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3부, 변화를 위한 방안의 제8장에서는 현장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실제적인 파일럿 프로젝트 접목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 전략들을 

결론으로 맺고, 토착 교회 설립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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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본 논문의 제1부 문헌연구에서는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교회들이 토착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이론적 문헌연구로 토착교회 설립의 성경적 , 선교학적 관점을 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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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신약성경에 나타난 토착 교회 설립의 관점

성경에서 ‘토착 교회(Indigenous Church)’ 설립에 관해 이론과 전략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성경에 ‘토착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성경 안에 토착 교회 설립의 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에 나타난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이론과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성경적 관점의 연구를 신약성경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 설립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의 토착 교회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 구체적으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 초대 교회 시대에 토착화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복음 전파와 사도 바울을 통해 설립 되고 성장한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신약시대에서 교회 설립(Church Planting)의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은 여러 곳에서 

발견 되는데 그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 설립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그리고 자라게 하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 자립성, 독립성, 연합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교회를 

설립하면 교회가 토착화 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ock 1994, 

89). 마치 선교사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현지인에게 맡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강조한다.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을 통해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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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며, 각자에게 부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가 

재생산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Brock 1981, 55-61).    

일반적으로 교회 설립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교회 설립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복음 선포, 제자 훈련, 구제 사역, 

재정적 독립, 지도자를 세우는 것 등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선교사나 지도자가 그 

교회를 떠나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한다고 할 지라도 생명력 있게 성장하며 건강하게 

재생산하도록 자전, 자립, 자치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박기호 2014, 43).  

토착 교회 설립에 있어서 신약 성경 관점의 ‘토착’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3자 

원칙의 패러다임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설립된 교회가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재생산하는 것(reproduction, multiplication)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토착 교회 설립 전략이다. 

그러므로 ‘토착 교회’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토착 교회에 대한 

복음서의 관점을 살펴본 후에 사도행전, 서신서 순서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것이다.   

토착교회에 관한 복음서의 관점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언급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의 이름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개명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 16:18)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모임,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박기호 2014, 44).  

초대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런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토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네비우스의 3자 원칙: 자전(自轉 

Misinterpretation of Self-propagation), 자립(自立: Misinterpretation of Self-support), 

자치(自治: Misinterpretation of Self-government) (김남식1990, 167-70)과 선교회와 교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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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랄프 윈터박사의 4P (Pioneer, Parents, Partner, Participants) (윈터 2005, 219)를 

몸소 가르치시고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마치 랄프 윈터가 4P를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으며 후에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하나다(헤셀그레이브1999, 92).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찾아갔지만 신약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수신자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했다(크레프트 2006, 289). 수신자 지향적이라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receptor)를 의미한다(크레프트 1999, 67). 이것이 바로 3자 원칙의 

‘자전(Self-propagation)’의 의미이다. 그리고 자전이란 현지인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랄프 윈터가 언급한 것처럼 참여자(participants) 단계, 현지인 

지도자가 성숙한 지도력으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윈터와 호돈 2005, 218-19).  

예수님께서는 자전 원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권위를 이양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복음서의 관점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리더십의 특징임을 보여 준다(링겐펠터 2011, 27).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그들을 열방으로 파송했다. 이런 전략과 원리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배가시킨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모교회(Mother Church)가 다른 

지역에 지교회(Daughter Church)를 재생산하는 것은 토착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고, 제자들은 그 분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에서 배웠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행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재생산’이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가르침과 훈련을 의미한다. 복음의 위력을 통해 온 세계가 영향을 받아 

변화된다는 의미이다(베이미1994, 34, 35).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까지의 선교 

‘대위임령’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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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다. 다음은 예수님의 토착 교회 설립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찾아가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을 위해 모인 

다락방에서 최후의 교훈을 주시기 전에 있었다(요13:1-11).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사랑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종 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종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섬기게 되었다(글라서 

2006, 333-34).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섬김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교회 설립, 

교회 성장 전략의 하나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 주고 죽기까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6-28절은 말하고 있다.   

토착 교회 설립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섬김이다. 예수님의 종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섬김을 넘어 희생과 

생명을 다하는 섬김을 말한다. 현지 사역자들은 교회 성도들이나 마을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섬김과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나오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토착화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착화하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섬긴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섬긴다’는 것을 

홍성건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눠 말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태도’다. 태도는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거룩, 순결, 긍휼, 정직, 희생적인 헌신, 공의, 겸손, 온유, 

권리 포기 그리고 깨어진 마음 등이다. 이것은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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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 행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신뢰성이다. 

즉 순종, 충성, 성령의 능력, 중보기도, 열심, 열정, 전도, 구제, 교육, 고난 그리고 고통 

등이다. 이런 덕목을 가진 자가 섬기며 다스릴 수 있는 목자이고 청지기이며, 

지도자다(홍성건 2011, 248).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핍박 받는 

종으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실 것에 대해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화와 옷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쇼우와 밴 엥겐 2007, 49, 50).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의 기준이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상처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마가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두고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선교, 찾아가서 섬기는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은 귀신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그 후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사람의 가족에게 알리라고 

명했다(막 5:19-20). 그런데 그는 가족뿐 아니라 데가볼리(10개의 도시)에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스스로 타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3자 원칙인 

자전(self-propagation)을 실천한 사람이다. 후 일에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데가볼리를 

방문하신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거라사인들에게 귀신들린 

사람이 회복되어 복음을 전했고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서 네비우스에 대해 나누겠지만 네비우스는 순례사역을 감행했다. 선교 

센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찾아가는 선교다. 

그 분은 하늘로부터 유대 땅에 상황화 되셨다.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선교는 토착 교회 

설립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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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상황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 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육신(incarnation)이다. 

성육신적인 사역은 토착 교회 설립과 부흥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지만 1세기 때 유대인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 교회의 머리,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과 

특권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쏟아부으시고, 고귀한 신분을 버리시고 인간성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심으로써 인류를 자유롭게 하셨다(밴 겔더 2015, 218). 유대 문화와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문화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본인의 모국어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의 문화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글라서 2006, 326).  

이렇듯이 예수님은 상황화(Contextualization) 선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시다. 옛날 

선교사들은 그 민족들의 옛 관습들이나 문화(북, 노래, 연극, 춤, 몸치장, 특정한 옷과 음식, 

결혼 관습과 장례식 등)를 이교도적인 행위라고 여겼으며 전통적인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들을 정죄했다. 무조건 자기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카네이션을 성취하지 못하고 토착화하는 데 실패한 선교사로 자기 스스로가 

정죄에 빠질지도 모른다(히버트 1996, 261-6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육신적인 상황화 사역의 모델을 선교의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처럼 타 

문화를 수용하는 토착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크레프트 2007, 185).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섬김의 도와 성육신적인 삶을 이방 세계에 접목하자 교회는 세워지고 평창 되기 

시작했다. 만약 영적 지도자나 선교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문화만을 고집한다면 맥가브란이 우려하는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토착 교회 설립 사역자들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늘의 메시지의 의미를 100% 

전달하며, 복음의 분명한 본질을 한 지역, 문화 안에서 상황화된 메시지로 부활시켜야 

한다(베반스 2002, 45).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적이며 성육신적인 상황화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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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도래하는데 준거가 되며 토착화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그 문화 방식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던 

것처럼 사역자들도 그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을 

세우는 것은 복음 전파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창의적 접근 지역에 교회를 

효과적으로 설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정치계를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열 두 제자로 선택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은 3년여 동안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제자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마 28:18),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왓슨 

2016:38). 권위를 위임한다는 것은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리더십이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리더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존 맥스웰은 말한다(맥스웰 2000, 

178). 이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공동체의 참모습을 재발견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삶의 도전,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말씀 선포, 신뢰심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신약의 토착 교회 설립 전략 중에 ‘제자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복음서에 ‘제자들’이란 단어가 233번이나 사용되면서 그 중요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은 아니다.  ‘열두 제자들’ 이라는 표현은 

세 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마 10:1; 11:1; 20:17).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마 8:19-22; 눅 6:13, 17, 20; 19:37; 요 4:1; 6:66; 8:31; 9:28; 행 6:1-7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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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도의 정의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둘째, 자기를 부인 하며, 

셋째,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넷째, 그리스도를 따르는기 위해 삶을 드리고, 다섯째,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섯째, 주님의 말씀 안에 확고히 거하고, 

일곱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박기호 2007, 14).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로서 일평생 

가져야 할 삶의 행태나 태도를 말하며, 계속해서 차원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성품과 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윌키슨 2005, 42).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눅 14:33).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구속하는 전략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서 열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셨고, 세상으로 보내셨고,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제자도, 제자훈련은 교회 사역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는 옥한흠의 말은 실제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다(옥한흠 2005, 122).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제자훈련’이다. 네비우스의 ‘3자 원칙’의 자치하는 

교회를 위해 교회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자훈련,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도자를 가능한 한 빨리 세워 사역을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며 당부하신 

이야기를 통해 누가는 사도행전 1장 6-11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다. 그 후에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출현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든다(윌킨스 2015, 38).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기억했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제자의 삶은 복음이다.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제자도의 열매를 제자들이 거두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로 배우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그 몸짓은 세대를 거쳐 훈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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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되어 결과를 만들어 냈다(맥케이 2004, 97). 다음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토착 교회 설립의 원리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 성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 병 고침을 받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 사건을 볼 때 외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도 설립된 교회들이 

토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의 토착 교회에 대한 관점 

오순절의 성령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후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졌다. 

예루살렘교회는 시작부터 토착 교회였다. 성령께서 초대 교회에 공동체를 이루셨다. 초대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행해졌던 일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먹고, 매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행 2:43-47). 그러므로 본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사역을 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인 자립이 가능했던 토착 

교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토착 원리에 대해 사도행전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다.     

초대 교회의 성령 운동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라고도 한다. 초대 교회들은 성령님에 의해 설립된 

교회였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의 역사로, 선택 받은 백성들만이 소유했던 

구원의 역사가 일반인들과 이방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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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글라서 2006, 420).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완성, 

성취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에 대해 열린 마음과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교회 설립을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역사는 진짜가 

아니다. 무미건조한 광야의 길이 될 것이다(피어슨 2009, 238). 또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성경적으로 토착 교회를 설립하며 교회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참 

능력, 즉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역동적이고 생명을 주는 교회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맥킨토시 2004, 101).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말씀이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 전도자, 증인은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들을 하셨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오순절 이후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회심해 예수님을 믿었다(행 2:41).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사도들의 이적과 

기적에도 놀라워했지만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교제”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같은 것,” “함께 나눔”인 코이노니아(koinwnia) 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김문현 2009, 81-82). 믿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함께 물건을 

통용했다(행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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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공동체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원칙은 ‘3자 

원칙’ 중 자립(self-support)이다. 자립과 자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교회의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교회가 재정적인 

독립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토착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초대 교회의 토착화 원리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네비우스의 새 방법(The New Methods) 중에 다른 교회들의 협조와 

연합하는 원리를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에서 기초로 한 원리일 것이다(김남식 1990, 163). 

스캇은 공동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극도의 충성심과 겸손한 복종 안에서 형성된다.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그분의 리더십과 돌봄에 중심을 둔 

새로운 가족에 편입되는 것을 기대하셨다. 그것은 모든 구성원이 예수께 

헌신하고 그러므로 모든 이의 필요가 채워지는 순례자의 공동체였다. 

그것은 이동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개인의 재산들은 이동 가능성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방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함께 부르셨던 무리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선퀴스트 2015, 547)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한곳에 모인 성령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다. 성령님에 이끌림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토착화된 성령 공동체인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운동이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바로 복음 전파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급박한 재림을 믿었다.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만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피어슨 2009, 627). 이렇듯이 

성령의 역사는 성도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교회 설립자가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자전(self-propag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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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언급하면서 설립된 교회가 독자적으로 복음을 타 지역에 전할 때 비로소 성경적인 

토착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요엘이 예언했던 ‘주의 날을 위한 무대를 준비한 것’으로 

규정하였다(욜 2:28-32; 행 2:17-18). 베드로는 이날 새로운 구원의 날이 밝아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유대인과 여러 

이방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과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글라스 2006, 425).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선교다.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이다. 지상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과 함께 해야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는 교훈과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주제인 ‘선교’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교회 형태, 즉 선교사나 외부의 물질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힘 있는 토착 교회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다. 

선교적 대위임령의 여러 진술을 조사해 보면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성령에 의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일 우선순위에 둠을 알 수 있다(2006, 425). 

그러므로 토착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토착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현지 사역자들은 토착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교회 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순절에 만난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첫 설교에 수 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 초대 교회가 

세워졌으며, 성령에 의해 지도자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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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지도자  

사도행전 2장 41-42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첫 모임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 

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듯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교회 설립의 기반이 된다.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설립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강조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행 6:3-4).   

타 문화권 선교 측면에서 보면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설립한 안디옥 교회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타 

문화권 토착 교회 모델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5-26) (박기호 2005, 47).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루디아’를 통해 교회가 설립된다. 

그 교회는 빌립보교회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행 16:13-15). 이렇듯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설립된다. 설립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자립하게 

된다(Betz 1987, 607). 

사도를 세울 때도 기도하며 세웠다(행 1:12-26). 사도들이 선교사를 세워 파송할 

때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행 13:1-3).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로 세워졌고 이방 민족에게 파송을 받게 된다. 그 후 교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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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 전략적 기도와 

평신도 지도자 세우기, 말씀 교육 훈련은 토착 교회 설립에 매우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타 문화권 교회 설립   

‘성령(The Holy Spirit)’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59회나 나온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선교를 진두지휘하신다.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고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향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타문화권에 교회를 세우거나 든든하게 할 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사로 파송한다.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천사를 통해서 빌립을 가사로 보내시고, 사도들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신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스캇 2015, 454-60).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네비우스가 말하는 3자 원칙 중 ‘자전(Self-propagation)’, 사역자를 세워서 복음 

전파하도록 하는 원리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비우스는 교회와 함께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었다. 성령이 교회 설립과 사역을 위해 필요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전호진 1993, 123).   

안디옥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성령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성도들이 전 유럽으로 흩어졌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행 19:19-20).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교회는 교회 리더십 중 바나바를 안디옥교회 지도자로 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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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가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 조력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개종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행 12, 13장).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로 타 문화권에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사도들은 이방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롬 16:4).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보편적 신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다(글라스 2006, 485). 

안디옥 교회는 사도 시대의 모범이 되는 토착 교회다. 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렀으며,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선교단을 구성했다. 안디옥교회에 대해 ‘알렌톰슨’ 은 안디옥 교회는 자체적으로 리더십 

패턴, 선교사 모집, 재정, 훈련과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교회는 성경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까지 한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토착 교회’라 할 수 있겠다(2006, 487). 사도들의 선교사역의 초점은 특히 복음 

전파, 성령사역, 교회 설립, 말씀 연구 그리고 기도 사역이었다. 

토착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남길만한 공헌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열방을 선교하는 일이었다. 안디옥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한 교회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까이는 내 지역부터 멀리는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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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받았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살전 1:6) 

핍박에 굴하지 않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 받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며(살전 1:8),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처에 퍼져 나갔던 선교적인 교회였다(살전 2:13).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지 3 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졌다.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은 제국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었다(행 17:4). 일부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잠시 머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나갔던 것이다. 문화, 인종,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다양한 

도시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토착화 된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에 

충만했는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교회였다.   

지금도 오순절의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고 교회도 설립할 수 없다.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말씀을 선포한 A. W. 

토저(A. W. Tozer)는 그의 저서 Holy Spirit (성령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순절은 

왔다가 가버린 것이 아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찾아와 이제까지 우리 중에 계속 머물러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야 할 충만한 능력의 원천이다”(토저 2006, 68). 그렇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권능을 받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성장하며 배가 되었다면 현재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이며, 가까운 이웃과 먼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도 활발하게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서신서에 나타난 토착 교회의 원리들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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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서에 나타난 토착 교회의 관점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해 서신서를 살펴 보는 것은 토착 교회 설립 이론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성경적 토착 교회의 설립 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토착 교회’라는 단어가 특별히 언급된 부분이 없지만, 서신서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들은 이미 시작부터 토착화된 교회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자립을 전제로 한다. 신약에서 자치와 자전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접목되었다(Beyrhaus 1964, 24). 본 절에서는 토착 교회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파악, 

분석해서 참된 성경적 토착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인 자전(self-propagation), 자립(self-support), 

자치(self-governing)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디모데전후서로 

연구를 제한한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복음이 지방으로 뻗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바울의 도시 선교 

결정은 현재에도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2100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존스톤 2004, 348).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시의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되어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토착화된 교회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각각 교회의 머리와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연합 공동체에 대해 

강조했다(엡 1:4-5).    

에베소서 4장 1-20절에 나타난 교회의 연합 공동체적인 사역은 자립(self-support) 

기반을 암시하는 원리이다.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연합적인 정신과 함께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목회와신학 2009, 183, 184).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 공동체로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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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엡 4:28). 처음에는 사도바울의 가르침 속에 진행 되었지만 후에 에베소 

교회는 자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고 행동으로 옮겼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열심히 일하며 사회 참여에도 동참하며 지역 개발에도 힘썼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에베소 교회는 토착 교회로서 발돋움했다(계 2:3).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1-15)  

에베소서 4장 11-15절의 말씀은 설립된 교회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사명이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에베소 교회의 토착화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했다.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었다. 바울의 토착 교회 설립 방안으로 에베소 교회의 모델을 

제시한 것은 성경적이며 적합하다.  

다음은 자립의 원리가 교회 설립 단계부터 실행되는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겠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했다(행 16:12-15). 바울의 전도팀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는다. 빌립보에는 회당을 세울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곳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충분히 많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1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필요했는데 바울은 남자 대신 기도와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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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에 전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인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빛으로 된 염료를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게 하였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 들이고, 루디아와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다. 그녀의 집은 모든 나그네, 로마 간수, 빌립보의 

사람들을 비추는 등대의 빛과 소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다(김문현 2009, 

262-64).  

빌립보에서 귀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차꼬에 채워진 채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보여 주게 된다(행 16:25-40).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미의 노래가 울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터가 움직여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차꼬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옥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을 빼 자살을 

시도했다(행 16:27).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은 탈옥하지 않았고,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26:31)고 선포했다.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한 

사람(‘루디아’, ‘간수’, ‘그리스보’, 행 18:8)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후 그 가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족, 혈연, 종족 단위로 개종하는 

선교 전략, 도날드 맥가브란의 ‘하나님의 가교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초대교회는 그 다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그 가교들은 보통 사람들, 즉 친척들과 

가족들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다.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지는 그의 고향 구브로였다(맥가브란 2003, 568-69).  

이렇듯이 하나님의 다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점치는 여종과의 만남, 그리고 

간수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바울이 계획한 바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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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일대일 만남의 전도와 선교는 인종 집단보다는 인간 집단에 주목하는 랄프 윈터의 

선교 전략 중의 한 가지이다(임윤택 2013, 270).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토착 교회로 

설립되고 있다는 증거다. 토착 교회의 기반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기적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길에 유일한 동역자들이 되어 선교 후원금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선교사역에 

동참했다(빌 4:15-16) (크로스만 2009, 269).   

그 결과 빌립보 교회는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조종받지 않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 자체에서 결정하고 

추진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빌 1:5-6)하고, 바울과 동역자로서 사역을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빌 4:15), 이 교회를 통해 토착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자발적인 선교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의 자립이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 선교회의 선교사들도 외국의 간섭에 

의한 특권이 중국인들 사이에 반감을 자아낼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외국의 도움에 

의한 특권을 포기했다(곤잘레스 1997, 290-91). 빌립보서에서 자립을 가능하게 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면, 디모데 전, 후서에서는 바울이 지도자를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자치의 

원리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견고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디모데전후서  

디모데 전, 후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자를 세워나갔는지 볼 

수 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집사나 감독을 임명해서 일을 

맡길 때 교회 안팎으로 인정 받아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돌아보는 자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딤전 3장). 그러나 그 사역자는 반드시 검증된 자라야 한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검증되지 않은 신자에게 서둘러 일을 맡기고 책임 있는 공적 직책을 

맡기면 안 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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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눅 6:43-44)고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박기호 2008, 46).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중요하게 다룬 것처럼 톰 S. 

레이너는 그의 저서에서 목회자나 지도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중국의 셀그룹과 가정 교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해 증거들을 제시했다.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 없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3,000만 내지 1억에 이르는 숫자로 늘어났다. 

중국교회는 지도자 양성과 이양, 그리고 셀모임으로 100배 이상으로 배가 된 것이다. 80-

90년대에 중국은 소수의 훈련된 지도자들과 소수의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배가 된 

것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 때문에 가능했다(레이너 1995, 348). 결신자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사역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세우는 일은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토착 교회의 전략이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도구라고 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해주고, 훈련하여 온전케 

해주며, 완전하게 세워 준다고 언급했다(딤후 3:15-17).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밤낮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지도자를 훈련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문제나 교회의 운영 문제 등 모든 일을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행 14:21-22; 

15:41; 골 1:28-29). 바울의 이 놀라운 위임 능력 때문에 건강하고 재생산적인 토착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박기호 2005, 113). 

요약 

이 장에서는 토착 교회 설립의 성경적 관점을 보았다. 신, 구약 전체를 연구하지 

않고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의 관점만 연구하기로 제한했다. 토착 교회 

설립의 성경적 관점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 번째 특징은 복음서에 나타난 토착 교회에 

대한 관점은 ‘찾아가는 선교’, ‘찾아가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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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리더십’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3자 원칙에서 자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본체이시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직접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마 16:18). 교회의 머리요 본체이신 예수님은 

찾아가는 선교를 하셨다. 하늘에서 세상으로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상처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복음서의 토착 교회 설립의 기본 정신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토착 교회의 성경적 관점의 두 번째 특징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다. 초대 교회들은 성령님에 의해 설립된 토착 교회였다. 

성령에 의해 모인 거룩한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 전파, 해외 선교 일이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은 교회 안에서의 자립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한다. 교회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사랑의 실천이 많이 있어야 한다.   

토착 교회의 성경적 관점의 세 번째 특징은 서신서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현지인 지도자 세우기, 재정적인 독립, 

지도자 양성 훈련과 배가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선교’를 한 사람이다. 그는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설립해서 현지 

지도자들에게 위임했으며 교회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비전과 전략을 결정해서 

추진해 갔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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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3장에서는 토착 교회의 선교학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선교학적으로 볼 때 토착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과 재생산 전략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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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토착 교회의 선교학적 관점 

본 장에서 필자는 토착 교회에 관련된 선교학에서 정리된 이론과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론들을 주창한 학자들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표는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들, 

선교학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설립하느냐에 따라 ‘재생산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의존적인 교회’가 되어 도태할 것인가를 관찰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선교학자들은 토착 교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토착 교회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토착 교회 설립의 중요성을 연구하면서 건강한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헨리 벤, 

루푸스 앤더슨, 멜빈 핫지스, 조지 페트슨의 이론들을 알아보겠다.  

헨리 벤(Henry Venn:1796-1873)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3자 원칙’(자전, 자립, 자치)을 네비우스보다 먼저 발견하고 

발전시킨 최초의 학자들이 있었는데(Kasdorf 1974, 77), 그들은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이다. 헨리 벤은 아시아와 나이지리아 중심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아프리카인을 사제들로 세웠으며, 영국 교회 선교회에서 32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 총무로 행정, 훈련 사역을 맡아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리고 앤더슨과 함께 3자 

원칙 중 자력 전파 부분을 개발, 발전시켜 미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 그들은 19세기의 

선교 흐름을 바꿀만한 선교정책 수립자들이었다(김남식1990, 146). 특히 CMS (Christian 

Mission Society)가 1861년에 입안한 토착 교회 정책 중 제17조는 현지 교회가 자립(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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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자치(Self-government)와 자전(Self-propagation)의 원칙으로 설립 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19세기 유럽 선교회나 교회들은 영혼 구원에 대부분의 초점을 맞추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평신도들)은 3자 원칙 중 자전, 즉 스스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국의 성공회나 선교사들에 의해 현지에 세워진 교회가 

사역자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구조였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자전, 자립, 자치가 

활발하게 되지 못해 영국 선교 기지국이나 교회 연합회에 의존하여 성장이 멈춘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재정적 독립 부분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헨리 벤은 성경적 토착 교회, 자생하고 생명력 있는 토착 교회를 세우는 전략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헨리 벤은 19세기 중엽부터 성경적 토착 교회를 연구하면서 ‘3자 원칙’을 

교회 설립에 접목하고 지도자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Harris 1999, 3-5).  

그 후에 헨리 벤의 선교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전도와 사회활동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원주민 교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셋째, 선교사가 반드시 교회당 건립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넷째, 성령과 

말씀은 교회 성장의 필요 요건이다. 다섯째, 평신도의 역할과 성령의 역사는 

중요하다(전호진 1993, 96, 97).   

이와 같은 헨리 벤의 토착 교회 설립 원칙을 볼 때, 유럽 교회와 선교 현지의 부흥은 

‘3자 원칙’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교회가 토착화로 발전,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영향을 받은 네비우스는 헨리와 앤더슨의 선교정책을 중국에 소개했고, 한국에 실제로 

접목하게 되어 혁신적인 토착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앤더슨은 자력 전파에 초점을 두었다. 

루푸스 앤더슨(Rufus Anderson: 1796-1880)  

루푸스 앤더슨은 19세기 초기에 미국에서 제일 처음 설립된 미국 해외 

선교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s for Foreign Missions)의 총무였으며, 19세기 

중엽부터 미국 내에 3자 원칙을 주도한 지도자였다(Harris 1999, 3-4). 그 당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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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은 해외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후보생들이 선교사로 

진출하는 시기였다. 앤더슨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자력 전파(self-propagation)이론은 해외 

선교회가 선교하는 하와이, 인도 등에 적용 되었지만, 한국 교회와는 직접 관련은 

없었다(전호진 1993, 21).   

루푸스 앤더슨은 사도 바울의 교회 설립에 대해 연구하면서 ‘3자 원칙’을 발견했다. 

앤더슨을 통해 ‘three-self formula’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앤더슨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은 신생 선교 교회(Young Missionary Church)들이 어떻게 하면 독립교회,  

자립하는 교회, 스스로 재생산하는 교회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었다(김남식 1990, 147).  

앤더슨은 자력 전파 이론으로 지역 교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며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초대교회의 실체를 파악하여 미국 

교회에 접목했고, 그런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 이 앤더슨의 원리를 교회 성장학파의 

거장인 도날드 맥가브란도 그대로 철저히 계승한다. 미국 해외 선교회의 총무로 사역했던 

루푸스 앤더슨과의 연합은 3자 원칙을 더 극대화 해 많은 지역에 적용하게 되었다. 특별히 

루푸스 앤더슨의 자력 전파(self-propagation) 사상은 벤의 선교 사상과 토착 교회관에 

영향을 주어 벤의 사역은 더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전호진 1993, 72).  

앤더슨의 선교 정책 개요는 “선교는 성경적이고 자력전파(self-propagation)하는 

기독교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선교 유일의 목적이다” 인데,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는 선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잃은 영혼의 회심, 둘째, 회심자들을 

교회로 조직하는 것, 셋째, 이들 교회에 유능한 원주민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 넷째, 교회가 

독립적이고 자력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1993, 33).   

여기서 헨리 벤과 앤더슨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헨리 벤은 자립(self-

support)을 강조한 반면, 앤더슨은 자력 전파(self-propagation) 즉, 자전을 강조하면서 

(ABCFM 1856, 3), 현지 높은 수준의 지도자 훈련(신학, 성경학)에 대한 중요성을 토착 교회 

설립의 핵심 전략으로 본 것이다. 그 증거로 현지인 지도자 없이 토착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과 논리에 영향을 받은 앤더슨이 1814년에 현지 지도자 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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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 선교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ars Foreign Mission)의 지침서를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지침서의 내용은 수준 높은 성경 학교와 신학교는 지역에 하나 정도 있어야 하고, 

현지 지도자들의 삶의 거룩함과 말씀 선포의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와 다른 교육을 받은 조력자들을 준비함으로 경건하고 지적인 동역자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지도자가 이교도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기독교적 이성과 교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집단에서 생활한 그런 사역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Anderson 1869, 48-61). 

그러나 앤더슨이 주장하는 자전의 원리는 임상 결과, 그 당시 평가가 좋지 않았고, 

열매는 저조했다. 왜냐하면 현지 지도자들이 고등 교육을 받은 설교자로만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헨리 벤과 네비우스, 바울과 예수님은 사회의 하류 계층과 중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상류층과의 관계도 가졌다. 

앤더슨은 토착 교회의 원리인 자전, 자립,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felt needs)과 현지 상황적인 부분을 보는 눈이 그에게는 필요했었다. 나중에 

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그는 하류, 중류계층에 맞는 토착 교회 설립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멜빈 핫지스(Melvin L. Hodges: 1909-1988) 

멜빈 핫지스는 제3국 선교지의 지역 교회가 토착 교회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첫째는 선교사들이 한 지역에 너무 오래 거주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설립되고 현지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빨리 이양하고 떠나 다른 지역에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특정지역에 선교사가 너무 많아서 현지인 지도자들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셋째는 선교 전략이 다분히 서양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지 상황화를 하지 못하고 서양문화를 접목하려는 문제를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외국 자본이 현지 교회에 들어가고 있어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Hodges 2009,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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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멜빈 핫지스는 일반적인 교회를 세워 사역하다가 

토착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토착화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첫 번째 원리는 설립된 교회는 외부의 도움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현지인 지도자 

스스로가 교회의 정책을 세워 운영하고, 문제들이 생기면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자치’(self-governing)이다. 두 번째는 현지 성도가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교회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이고(自立,self-

supporting), 세 번째는 현지인이 자기 민족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교회사역 

진행과정과 전반적인 영적 성장, 부흥 프로그램의 결정은 현지 성도들에 의해 결정되는 

‘자전’(自傳, self-propagation)이다 (Hodges2009, 43-107).  

멜빈 핫지스의 3가지 원리는 존 네비우스의 3자 원칙과 같은 의미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현지 토착 교회의 설립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선교사들의 특권의식, 

우월의식이었다. 선교사들은 현지 교회가 토착화 된다면 본국에서의 지원이 끊어지고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 그러나 구제사역이나 지나친 

교회 지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할 때 오히려 토착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박기호2014, 129). 

토착 교회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동의를 얻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토착화로 전환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단계적 프로세스는 현지인 지도자 그룹이 완전히 

자립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지인 지도자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조지 패터슨(George A. Patterson: 1932-) 

조지 패터슨은 온두라스의 전통적인 신학 기관에서 목사들을 훈련하는 동안 

전통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시골에서 온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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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기관에서 학교 폐쇄 조치를 통보 받자, 그는 시골로 직접 찾아가서 현지인들을 훈련해 

지도자를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느린 속도로 

성장하지만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의 훈련은 그 

상황에서 적합했던 것이다(패터슨 2005, 427).  

그래서 패터슨은 혁신적인 토착사역,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로 제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종족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그 종족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 종족을 안다는 것은 

개인들의 마음에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그 종족의 교회가 그 종족의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재생산을 위해 제자들이 즉시 자신들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준비하고 동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다. 넷째는 교회들을 재생산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교회들 사이에 

사랑스럽고 발전적인 책임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2005, 428-36).  

재생산할 수 있는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대위임령(마 28:19-20)을 

수행해야 한다. 대위임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해외 선교지에 가서 교회 하나를 설립하고 

평생 그곳에서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해서 지역의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하는 것이다(패터슨 2011, 271). 그래서 패터슨은 

토착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나면 그 교회의 지도자 스스로가 지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자전, 자립, 자치를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교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재생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은 토착 교회를 세우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전도와 신학적 훈련도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  

지도자로서 성품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핵심 인 ‘3자 원칙’으로 교회 설립에 절정을 이룬 존 네비우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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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네비우스(John L. Nevius: 1829-1893) 

네비우스에 따르면 19세기 무렵,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해외 선교사들은 

중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사역을 시켰다. 초창기 한국 교회도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중국 산동, 북장로교 선교회의 존 네비우스(John L. Nevius)는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3자 원칙(3S)’을 자신의 선교 단체의 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제안했지만 그 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3자 원칙 이론은 중국 대륙을 지나 조선 땅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1890년 6월 조선에서 사역하는 7명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네비우스박사 부부를 조선에 초청해 2주 간 교회 설립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게 

했다(김남식 2012, 55). 토착 교회 설립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큰 

도전을 받고 조선의 교회들에 영향을 끼쳤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원리들은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근본 원리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시대적, 지역적 상황에 맞게 접목 되어 현지 

지도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곽안련 2015, 16-17).  

네비우스의 3자 원칙은 설립된 교회들이 독자적 교회, 즉 자전, 자립, 자치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권위를 

위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아시아의 교회들은 점점 외국 교회와 

선교사들을 의존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교회로서 복음을 전해 지교회를 세우거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역들은 퇴보하고 있었다. 네비우스 당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현대 해외 선교사들 역시도 마치 회사의 직원처럼 월급을 주고 

현지인들을 교회 지도자로 고용하며 사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빠른 결과를 내기 

원해서이다. 빠른 결과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성경적인 원칙으로 

토착 교회를 세운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네비우스의 선교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새 

방법’이 무엇인지, 왜 옛 방법은 토착 교회 설립에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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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우스의 선교방법   

존 네비우스의 선교 방법은 먼저 선교 대상을 정하는 것이었다. 로마 카톨릭은 선교 

대상을 엘리트 계층으로 정하고, 사역자를 돈으로 고용한 반면, 네비우스는 중류층과 

하류층에 초점을 맞추었다. 네비우스가 복음을 전할 때 비교적 최초의 회심자는 중류층과 

하류층이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토착화 되는 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토착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원주민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그들이 직접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자전, 자립, 자치하게 

했다(김남식 1990, 150, 151). 롤란드 알렌은 20세기의 첫 20년 동안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통찰에 영향 받아 토착 선교 원리들을 위한 성경적 기초를 발전시켰다. 그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선교 방법은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맥가브란 2003, 545). 그래서 네비우스는 초기에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세울 때 

신학 교육은 했지만 서구식의 고등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그들의 경건과 열정과 

희생에 더 큰 중심을 두었다(Nevius 1958, 353). 

네비우스가 선교 대상을 결정하고 그들을 훈련해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가 기대했던 열매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중국의 옛 

선교 방법들의 접근 방식에 있었다. 이에 그는 ‘3자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새 방법’을 

세워 접목했다. 옛 방법과 새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설립된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토착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옛 방법과 새 방법을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옛 방법과 새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옛 방법들(The Old Methods) 

중국에서 사용되던 선교 정책 중 옛 방법은 미국 선교사들의 토착 교회 설립의 기본 

목표와 연관되어 있었다. 초창기 중국 선교사들은 예외 없이 아래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전략의 열매는 현저하게 적었다. 그 옛 방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외 선교사들은 전도자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현지에 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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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선교사가 재정 전체를 운영한다.   

3. 대부분 교회, 모임 장소는 외국의 자금으로 사거나 임대한다.  

4. 일반적으로 성경공부나 조직적인 가르침이 없다.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없다.  

5.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6. 해외 선교사가 교회의 소송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7. 성도들의 경제 생활에 무관심하다. 교회의 유일한 의무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곽안련2015, 45, 46).  

이제 어떻게 네비우스는 옛 방법을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새 

방법으로 발전시켜 그의 사역에 접목했는지 살펴 보겠다.  

새 방법들(The New Methods) 

네비우스의 새로운 선교 방법을 몇 가지로 요약한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 각자의 개인 전도와 순회 전도를 장려한다. 

2. 모든 일을 성경 중심으로 해야 한다.  

3. 설립된 교회는 독자적으로 자전, 자립, 자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4.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함으로써 각 신자가 앞으로 성경 공부반을 지도하거나 도울 

수 있게 한다.  

5. 엄격한 성경 중심 생활을 해야 한다.  

6. 다른 교회와의 협조를 장려하며, 적어도 서로가 지역을 나누어 일할 것을 권장한다.  

7. 소송문제와 그와 같은 유의 사건에는 선교사들은 관여를 삼가야 한다.  

8. 성도들의 경제 문제에는 언제나 도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곽안련 2015, 44, 45). 

네비우스가 옛 방법(낡은 제도)와 새 방법(새제도)을 비교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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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제도는 외국 재원을 이용해서 발전의 첫 단계에 자국 교회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고무시키고자 노력한다. 그 후에 점차적으로 그러한 재원의 

이용을 그만두고자 한다. 반면에, 새 제도를 채택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립과 자기 의존의 원리를 적용할 때 바람직한 목적이 최고를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이 두 이론의 차이는 그것들이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낡은 제도는 실제 가능한한 자유롭게 좀 더 

우수하고 지적인 교회 회원을, 보수를 받은 서적 취급인, 성경 판매인, 복음 

전도자, 교회의 영수의 자격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새 제도는 

여러가지 능력이 있는 각 사람들이 그들 본래의 고향에 남아있고 직업에 

종사할 때 결과적으로 더 유용하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한다. (김남식 1990, 

18, 19)  

네비우스가 처음 설립하는 교회에 새 방법을 바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옛 방법을 새 방법으로 전환할 때 여러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위의 네비우스의 새 방법은 설립된 교회가 토착화하는데 기반을 놓는 중요한 선교 정책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선교 정책과 교회 설립 원리를 성경 안에서 찾아 ‘3자 원칙’을 

세웠다는 것은 선교학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발전이다. 곽안련은 ‘네비우스 선교 

방식은 성경 강조 정책이다’라고 강조면서 성경 중심적으로 교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Clark 1937, 273). 그러므로 네비우스의 새 방법(The New Methods)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네비우스가 새 방법중에 강조하는 몇 부분을 살펴보자.  

성경 강조 정책  

성경 강조 정책을 사용한 네비우스의 선교 방법 및 토착교회 설립 전략은 

한국교회를 건강하고 자치, 자전, 자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곽안련 선교사는 한국 

교회의 태동은 지극히 성경중심이었다고 말한다. 성경 중심으로 교회 성도들의 교육과 

목양을 했으며, ‘3자원칙’이 구체화된 것도 성경 중심이었다. 네비우스가 중국과 한국의 

교회 설립 사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성경 강조 정책’ 이었다고 

볼 수 있다(곽안련 1994, 142). 토착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구제 사역,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들은 

초창기부터 전교인들이 성경 연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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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모든 사역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다시 말해 사경회 제도와 주일 학교, 

성경 학교, 여름 성경 학교, 성경 클럼, 성경 통신 과정, 가정 예배에서의 성경 공부 등에서 

추진력이 생겨난 것이다.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 들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 하신다고 믿게 될 때, 상황이 그를 붙잡는다면 그는 이웃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할 것이며, 자전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이다(곽안련 1994, 

321). 성경 강조 정책을 수립하고 교회에 접목함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다.    

성령에 의한 전도와 선교 

네비우스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는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각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민족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네비우스의 삶 자체였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비우스의 선교 전략도 

순회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김남식 1990, 120).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서 복음 전도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성도로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지도자로 성장하고 스스로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에 힘 쓰는 전략은 네비우스가 말하는 3자원칙 중 ‘자전’에 해당된다. 

자전하는 방안은 순회 설교, 노방 전도, 사랑방 전도, 여인숙 전도, 문서의 배부, 부흥회, 

사경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 되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설교하는 형태로 

정착되었다(1990, 169).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행했던 

전략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덕분에 가능했다. 네비우스는 성령님을 의지 해 

교회 설립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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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와 선교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즉, 전도자와 교회 설립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행해야 한다. 사도행전 10장 19절의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는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 가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음을 보여준다. (박기호 2014, 64). 전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세우신다. 네비우스는 성령의 역할을 인정하고 신자들을 주께 

맡겼다.  

평신도 지도자  세우기  

네비우스는 교회 성도들을 지도자로 훈련시켰다. 네비우스가 사역했던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교회 설립을 위해 새로 믿는 중국인 성도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여 

사역하게 하는 선교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은 궁극적으로 독립적이고, 

자립하는 진취적인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네비우스는 토착교회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질로 사역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에게 도전을 주었다(박기호 2014, 16, 17).  

네비우스는 교회 설립 전략으로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중심을 두었다. 현지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르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전수했다. 현지인 지도자 양성은 교회 설립의 토착화 원리 가운데 매우 중요했다. 

네비우스는 중국 복음 전파의 중심적 사역은 결국 중국 현지인들이라고 인식했고, 그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깊은 영적 경험을 갖게 했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지도력을 맡겼다.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중심 역사와 진리를 철저히 배우게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김남식 1990, 153-55).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네비우스 선교 전략들 중 

성경 강조 정책, 성령에 의한 전도와 선교, 평신도 지도자 세우기를 살펴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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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들이 진행 되면서 자연스럽게 ‘3자원칙’이 이루어졌다. 이제 네비우스가 중국과 

한국에 접목한 ‘3자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3자 원칙(3selfs)’   

존 네비우스의 ‘3자 원칙’ 이론은 토착 교회 설립에 효과적인 전략 중의 하나다.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이 각각 영국과 미국 선교회의 지도자로서 3자 원칙을 선교지에 

접목하도록 가르치고 도왔다면, 네비우스는 제3국의 선교사로서 그것을 직접 적용하고 

개발해서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비우스는 교회가 재생산하는 일에 크게 공헌했다. 

그 원리가 실질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나비효과가 되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위에서 3자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1854년 중국 

선교사로 사역한 네비우스 가 주창한 교회의 토착화를 위한 ‘3S (자전, 자립, 자치)’ 즉,  

현지인이 자기 민족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자전’(自傳, self-propagation), 현지 

성도가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자립’(自立,self-supporting),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문제를 성도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자치’(自治, self-governing)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자전(Self-propagation)의 원칙 

자전(Self-propagation)이란 현지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민족에게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행위다.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믿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이나 

기독인의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과 교육 프로그램, 

선교 방식과 방향 등을 개발하고 확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룹의 리더나 교회 리더의 

지도하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자전이라고 한다(곽안련 2015, 44).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도록 도전을 주며,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나아가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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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토착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자라는 것은 바로 이질감 때문이다. 서로 

상호협력하지만 교회의 행정과 관리는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다(스몰리 2005, 440). 그렇다. 

외부의 도움을 받음으로 독자적으로 무엇인가 결정을 할 수 없는 교회라면 토착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전은 다음 소개할 자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자립하는 교회는 행정과 운영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전하려고 힘써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된 유급 

사역자들에 의해 자전이 된다면 한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비우스는 개인 전도, 순회 

설교, 집회, 부흥 성회 등을 통해 복음 전파에 매진했으며,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자립(Self-supporting)의 원리 

자립(Self-supporting)이란 설립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세울 때 현지인 

중심으로 준비하고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결신자들이 많아지면 교회 건물을 세운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당회, 운영위원회)을 

구성해서 교회 사역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직원들은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한다. 위의 정책은 설립될 시기에만 사용된다. 각 교회의 현지인 

목사에게 외국의 지원금이나 후원금으로 사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곽안련 2015, 44).  

그러나 자립에 대한 잘못된 적용은 재정 관리에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 아주 

토착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기금을 받아들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운용 하는가이다(스몰리 

2005, 439). 네비우스는 처음부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어떤 구조나 단체에 의존할 경우 토착 교회 설립에 방해가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방해 되는 속성들을 없애고 스스로가 재정 원칙을 정하고 결정한다면 

건강한 토착 교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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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Self-governing)의 원리 

자치(Self-govermnig)는 설립된 교회가 독립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교회 전체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그룹은 선임된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순회 교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순회 집회 시에는 교인들을 훈련해 

미래에 구역, 지방, 전국의 지도자가 되게 한다. 설립된 교회 내에 문제나 해결해야 할 

사안이 생길 경우 성경적으로 징계를 통해 엄격히 치리를 실시한다(곽안련 2015, 45).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스데바나의 다른 회심자들을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모습은 독립적인 

교회로 성장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Gilliland 1998, 172). 

그러나 자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큰 결과를 낳을 수있다. 서구적인 운영 방식들을 

마치 성경에서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많은 교회는 지도자를 투표로 뽑는 것, 

소위원들을 구성하는 것 등과 같은 서구의 운영 개념들을 그저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조직되어 있다. 그것은 토착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진정한 토착화 기독교 운동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다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스몰리 2005, 

438). 하지만, 성경적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산과 모든 권리, 책임을 

현지인 지도자에게 이양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전, 자립, 자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멘토링과 멤버 케어가 있어야 한다.  

네비우스 선교전략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 3자 원칙인 

자립, 자전, 자치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와 가르치기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선교사들이나 지역 교회 목회자들은 

현지인들을섬기기 위한 조력자로서 언어습득과 그 지역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인 지도자를 세워서 설립된 교회를 이양한다(요하난 

1991, 170). 그 원주민 지도자로 말미암아 설립된 교회가 자전, 자립, 자치가 이루어지는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네비우스 선교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전, 자립, 

자치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3자 원칙의 장점과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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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원칙’의 장점과 한계점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 3자 원칙의 장점은 첫째,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가 

활성화 된다. 둘째, 성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가 생긴다. 셋째, 독립 정신이 높아지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넷째, 설립된 교회의 자존 의식이 고취되었다. 

다섯째, 토착적 선교의 원리를 정립해서 정착 시킬 수 있다.  

그 반면에 한계점은 첫째, 신학자와 학자 양성에는 미흡하다. 둘째, 수준 높은 신학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 셋째, 교회 간에 연합이 원활하지 않다. 넷째,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김남식 1990, 172-74). 또한 3자 원칙은 교회론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의 조직체 또는 기관처럼 보일 수 있어 자칫 개인주의의 특색이 들어 나타날 수 

있다(Van Engen 1981, 272).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네비우스가 쓴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를 기초로 곽안련(Charles A. Clark)이 요약한 것(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을 한국교회는 잘 적용해서 교회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그 후에 알렌(Roland 

Allen)이 정리한 사경회 제도(Bible Class System)와 자급(Self-support), 그리고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정리한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독립 정신을 

고취했으며, 스스로 나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만들었다(네비우스 1990, 162-64). 이 

시기에 8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평양의 성경 훈련반이 부흥해 7,500 일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날로 약속했고, 재령지부는 10,000 일, 서울 근교에는 170명이 성경 

5000권을 구입하고 1,175일, 3월 이전에 36,600일 넘는 날을 영혼 구원의 날을 약속, 수백 

명이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었다(언더우드 2015, 307). 이것은 3자 원칙의 열매였다.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고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맥가브란 2003, 34, 35). 

그러므로 네비우스의 3자 원칙은 토착 교회 설립의 완벽한 전략은 아니지만 비교적 

건강하고 혁신적인 전략이라 하겠다. 3자 원칙은 설립된 교회가 토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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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우스의 ‘3자 원칙’으로 성장한 교회 사례  

이제 네비우스의 ‘3자 원칙을 접목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토착화 되는 사례를 한국 

교회와 태국의 카렌족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다.  

한국교회의 부흥  

네비우스의 3자 원칙을 받아들여 접목한 한국 교회는 괄목상대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 1890년 중국에서 사역하던 네비우스는 한국 장로교 부흥집회의 강사로 초청받아 

한국 교회에 3자 원칙을 소개했다. 중국의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네비우스 정책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한국의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토착 교회 설립의 방법으로 네비우스 

정책을 수용하였다(피어슨 2009, 576). 이 원리에 따르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지만, 

지나친 돌봄은 몸을 해친다.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선교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관에게 주신 생명체가 활발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적 어려움과 

장애를 최소화 해주면 타 문화권 교회 성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슈바르츠 

2000, 10). 모든 생식 세포가 그 자체 안에 생명과 발전의 법칙을 갖고 있는 식물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성장케 

하신다.  

토착 교회가 ‘3자 원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 지도부는 

현지 지도자가 사역하면서 겪는 시련과 아픔, 고난 등을 잘 견딜 수 있는지 그 사역에 

합당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농경 문화라서 농한기에 네비우스가 성경 강조 정책을 

위해 부흥집회를 매 월 열었고, 기도 모임의 활성화도 강조 되었다(피어슨 2009, 576). 부흥 

성회나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국에 믿는 자들의 수는 수 만 명에 달했다. 이 곳, 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침내 목사들이 안수를 받고 독노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100여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박기호 1999, 40, 41).  

한국 교회 자체적으로 조직한 백만인 구령운동, 빌리 그래함 전도 대회, 

엑스폴로(EXPLO) 74, 민족 복음화 운동, 세계 복음화 운동,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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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한국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 했던 것이다(1999, 341, 342). 이것이 바로 

네비우스의 자전, 자립, 자치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이 선교 강국이 된 것은 네비우스가 한국의 상황을 잘 파악했고, 동질 집단의 

원리를 잘 접목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또한 한국 교회는 네비우스의 토착 선교의 

정신을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수 많은 교회을 세웠다는데 좋은 평가와 긍정적인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성경 중심,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졌다.  

태국 카렌족의 토착화  

태국 카렌족 교회들은 토착화 되기 위해 몇 가지 전략들을 접목했다. 그것은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갖는 것이다. 그 비전과 목표는 태국 카렌족에 적합하고, 성경적으로 

재생산하는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의 구분’이다. 초대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반영구적인 친환경 공동체를 보존하는 카렌 문화, 그리고 버마의 

카렌 침례교회에서 나타난 역사를 종합하여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의 구분은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토착 교회의 지역 교회의 요소인 자립, 

자전, 자치가 태국 카렌 사회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교회를 조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모교회나 교회 단체의 보호와 지도를 받는 미조직 교회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오영철 2009, 122, 123).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 현지인 교회가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네비우스 정책의 ‘자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선교사는 한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결정권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지인들이 결정권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결정권자에서 빨리 동반자로 역할이 전환되어야 하고 결국 조력자가 되어 현지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적인 지원은 현지인들이 자립할 가능성과 연결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인사, 행정권도 가능하면 빨리 현지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한다. 교육적인 영역은 다른 분야보다 많은 나눔이 필요하지만, 지역 교회가 주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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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선교지의 주인인 현지인들이 주인이 

되도록 돕는 자이다. 현지인들이 학력이나 경제능력이 부족하여도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교회가 자립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헌금이다. 헌금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일조인데 태국 카렌족에서는 현금과 쌀이다. 중요한 특징은 십일조가 

낮은 경우는 대부분 잠재적인 자립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외부 예산 포함 목회자 지원비가 

100% 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대로 십일조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립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2009, 122-35). 

위의 과정을 통해서 태국의 카렌족은 건강한 토착 교회가 되었다. 태국 카렌족의 

교회가 토착화 되는 과정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카렌족의 교회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외부의 지도력이나 권위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목표를 받은 교회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치, 자전, 

자립을 감행했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약 

본 장에서는 토착 교회의 선교학적 관점을 보았다. 토착 교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토착 교회 설립의 전략에서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 학자들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토착 교회에 대해 경험하고 이론들을 

정립하였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들을 보게 되었다. 헨리 벤, 루푸스 앤더슨, 멜빈 

핫지스, 조지 페트슨, 존 네비우스의 이론들을 살펴볼 때, 그들도 현지인 지도자들의 

세움과 훈련, 목양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했고, 특히 교회가 재생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네비우스보다 먼저 3자 원칙(자전, 자립, 자치)을 발견한 

영국 교회의 헨리 벤과 미국 교회의 루푸스 앤더슨의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 

부흥의 결과에 대해 다르항시 YWAM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존 네비우스는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의 영향을 받아 ‘3자 원칙’을 발전시켰다. 

3자 원칙은 토착 교회 설립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교회가 설립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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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하는 교회, 토착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것, 현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모든 운영의 원칙들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은 토착 교회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성품 개발과 성숙함을 통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토착 교회에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평신도 

선교 운동은 건강한 토착 교회 설립의 토양을 제공한다. 

특히 본 장에서 한국 교회와 태국 교회(카렌족)의 교회가 어떻게 토착화되었는지 

비교를 했는데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하는 토착 교회의 실제적인 모델의 일부분을 

배우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네비우스 정책을 한국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세워서 접목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룹 정체성, 끼리 문화 등이 있기 때문에 도날드 

맥가브란의 ‘동질 집단의 원리’가 적절하게 어우러졌다.  

태국의 카렌족의 토착 교회 전략은 교회가 비전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었다. 다른 

외부의 지도력이나 권위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목표를 

받은 교회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치, 자전, 자립을 감행했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토착 교회 설립의 선교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 네비우스의 3자 원칙과 

태국 카렌족 교회의 비전과 목표 설정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위의 전략들은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적합한 방안이라 하겠다. 다음 장은 토착 교회의 평신도 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의 가능성을 연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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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평신도 선교 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의 가능성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들을 

시대마다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다양한 선교사들,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왔다. 평신도 선교 운동은 성령께서 

주관하시지만, 평신도들을 통해서 토착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적절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평신도 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의 가능성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 평신도 선교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평신도 선교 운동이 토착 

교회 설립 방안으로 효과적인 전략인지 학자들의 견해와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평신도 선교 운동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선교를 볼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초대 

시대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AD 4세기부터 켈트 

교회의 선교 운동으로 많은 교회가 설립 되었고, 6세기는 영국 선교 운동, 7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동방교회와 네스토리우스 교파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 12-16세기의 예수회나 프란시스회 선교 운동, 그 이후 종교 개혁, 청교도 신학,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선교 운동은 그 시대의 교회 성장을 가져왔다. 1700년 중엽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면 텐트 메이커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원사, 장인, 커피 

사업 관련 일 등이 주를 이루었다(Lewis 1962, 92). 부흥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평신도 사역자였다. 독일 경건주의 선교 운동으로 말미암아 평신도이며 구두 수선공인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는 영국의 선교 운동을 폭발적으로 일으켰으며, 인도의 

선교문이 열리는 데 큰 공헌을 했고, 근대 선교 운동의 초석을 다졌다(김성태 199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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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의 성경 뒤쪽 여백에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문의 24명의 

동역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테일러 2011, 200). 그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했다. 1890년 이후 네비우스 선교 정책(Nevius Methods)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 

한국의 토착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선교 운동의 핵심 리더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미국에서는 첫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메이카로 갔던 노예 출신인 흑인 선교사가 첫 번째 미국 선교사다(피어슨 Pierson 

Syllabus 2008, 3). 수 세기 동안 영적 부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왜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을 부흥 운동에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선교 전략이었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에 

청종하고 순종하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놀랍게 나타난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효과적인 선교 전략들을 세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토착교회 설립 방안 중 하나인 평신도 선교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평신도 선교의 중요성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성경의 많은 영웅들도 평범한 인물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요셉은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었다. 신약의 

베드로는 어부였고, 누가는 의사, 고넬료는 군인, 루디아는 자주 장사 여성 사업가였다. 

그러나 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며, 

교회를 세운 역군들이다. 그들은 현장 사역자였고,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다. 

이렇듯 평신도 선교 운동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다.  



 

56 

바울은 토착 선교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결코 

지도자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는 개종하거나 새로운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급 장로들을 

임명해서 그 모임을 주도하고 인도하게 했다. 교회의 모든 훈련과 치리 문제들을 성령 

안에서 지역 교회들에게 맡겼다(맥가브란 2003, 545). 

1800년대 중반 신대륙에서 일어난 D.L. 무디의 부흥 운동과 영국의 스펄전의 선교 

운동 지원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복음적 운동과 세계 선교에 대한 평신도 역할에 새로운 

비전을 자극하여 허드슨 테일러의 평신도 중심 중국 내륙 선교에 인적, 재정적인 공헌을 

했다. 후방의 부흥 운동은 선교지에 활력과 자원 지원에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이다(이순정 2012, 87). 

그래서 헨드릭 크래머는 “평신도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와 능동적 행위자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상에서조차 교회는 주로 성직자에게 의미를 많이 두고 평신도는 

보조적 존재로 치부하기 일쑤다. 일반 서구 선교사들의 세계관에서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해야 하므로 목회자는 우월성을 가진 상위 귄위자, 문명화 된 특별한 

직위인 반면, 평신도는 목회자를 수종하는 하급자로 분류되고 있다(히버트 2006, 31). 

그러나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을 뿐, 목회자나 평신도의 자격 같은 것으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다(크래머 

2014, 21-22).  

만인 제사장직을 믿고 모든 성도들을 동역자로 여기는 폴 스티븐스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와 선교 단체를 섬기다가 부흥하던 교회의 목사 지도자 자리를 내려 놓고 목수로 

일하면서 밴쿠버 시내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설립했다. 폴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견해를 도표로 표현했다(스티븐스 2015,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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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중에 있는 

지도자들 

 

 

 

 

 

 

<그림 1> 

 

현대교회, 신약교회의 견해 비교 

(스티븐스 2015, 38) 

풀 스티븐슨의 책에 언급된 자료를 보면 미국 감리교단의 성도들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평신도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59,9%가 ‘안수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직자의 교회 일을 돕는 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위의 그림1에 

신약교회의 견해에 보면 ‘라오스’라고 나오는데 이 라오스라는 의미는 헬라어는 ‘군중’, 

‘한 국가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구약성경의 헬라어 역(70인 역)에서 ‘암’(am) 이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단어로 채용되었다(2015, 36, 

37).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평신도, 보냄을 받은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라오스)이니”(벧전 2:9). 이 말씀은 만인 제사장직을 명료하게 나타내는 구절이다. 또,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성 어거스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음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을 인정했다(스티븐스 2015, 208-9). 베드로전서 2장의 ‘너희는’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백성’은 현대 교회의 언어로 말한다면 평신도들이다. 그 평신도들이 왕 

성직자 

평신도 

백성(라오스) 

신약교회의 견해 현대교회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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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신도의 제사장직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도(Apostle)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했다. 그들은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을 따로 세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신다. 그들도 사도인 셈이다. 

열두 사도들은 그 당시 질서를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이었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택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사도이며 성직자인 것이다(정진호 2014, 234-35).  

기존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성직자와 목회자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렇다면 평신도로서 많은 지역과 열방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도 사도인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네비우스는 보냄 받은 자,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고 ‘성경 강조 정책’을 통해 훈련을 잘 시켰고, 훈련 된 평신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했다. 한국에서도 초창기에는 평신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 설립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평신도 운동을 주도한 모라비아파와 존 웨슬리의 선교 운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모라비아파(Moravians) 선교 운동  

모라비아파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진젠돌프는 할레 대학에서 프란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대학을 다니면서 스페너와 프란케의 영향을 받아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했다. 

모라비아파가 헤른후트(Herrnhut)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후에 진젠돌프는 그 공동체의 

책임자가 되어 1732년에는 카리브(Caribbean)에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아프리카, 

인디아, 남아메리카 등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개신교 선교를 팽창시켰다(곤잘레스 1997, 

138). 

그 후 그가 모라비안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서 모라비아파의 선교 운동은 

시작되었는데 특히 1772년 8월에 설교와 기도회 중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땅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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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고, 그 후 모라비아파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대륙, 북미, 

남미, 그린란드, 남태평양군도 등 전 세계를 다니며 활동했다. 모라비아파 선교사들 안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으며, 교인 60명당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태 1998, 97-98). 

친첸도르프의 지도로 말미암아 이 조그마한 교회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선교적 정열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모라비안들은 흔히 이 땅에서 가장 

후미지고 조건이 나쁘며 방치된 곳을 찾아 선교 여행을 떠났다. 이 

선교사들은 대부분 대단히 단순한 농부들이었으며 기술공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이다. (Neil 2006, 297)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귀한 삶을 바친 것이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거나 바꾸지 않고 자기의 전문 생업에 

종사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들은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직업이 다양했고 

다양한 영역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전문적인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농업 

선교 등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도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공헌을 했다.  

네비우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권고했고, 

새 회심자들에게 영성 훈련과 성경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다. 모라비안 사람들은 영적인 

훈련 면에서도 열정이 남달랐다. 모라비안 선교 운동은 마치 개신교의 수도원 운동과 

유사했다. 다른 점은 모리비안들은 평신도로서 결혼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연구한 점이다. 영적 훈련과 전도 훈련을 강하게 받았고,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갈 준비를 해야 했다(피어슨 2009, 402).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녀 

평신도들이었다. 노동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 했다. 

모라비안 형제단을 세운지 30년 만에 28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보쉬 2013, 394-

95).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은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설립된 교회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진다. 평신도 선교 운동을 

통해서 모교회는 지교회를 설립하고, 다시 지교회는 다른 교회를 설립하는 운동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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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라비아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의 선교 운동을 

살펴보자.  

존 웨슬리(John Wesley)선교 운동    

존 웨슬리의 영적 부흥 운동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는 그의 부모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는 신성 

클럽을 만들어 초대 교회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사모했으며, 결국 미국 인디언들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다. 그 후 선교의 실패로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에서 모라비아파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김상근 2004, 184-85). 

혹자는 지난 이천 년 역사 가운데에서 18세기를 ‘시궁창’이라고 비하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교회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졌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랜 전쟁이 끝난 이후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교회의 영적 권위는 

사라지고 정치는 세속에 물들어 타협하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존 

웨슬리의 영적 부흥 운동’ 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없애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운동이었으며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도덕적 타락의 문제와 잘못된 교리가 팽배한 시대 상황 

속에서 감리교(Methodism)를 창시한 신학자이며, 근대 복음주의적 기독교 부흥을 이끈 

웨슬리의 영적 부흥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에 선교 부흥을 가져다 주었다. 웨슬리는 

선교 구조로서의 작은 양육 모임(Class 와 Band)을 평신도들이 인도하게 했다. 평신도 

설교자 제도는 후에 교회 설립의 기반이 되었고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순회 전도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력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켰다(김성태 1998, 119-21).  

 웨슬리는 그 평신도들을 현장 사역에 곧바로 참여시켜서 전 성도의 선교 사상을 

전수하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 평신도가 심방을 하며, 병자 

방문, 설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메소디스트 선교 운동 초기에는 지도자들 중 



 

61 

정규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없었다. 영국 국교회에서는 규정 위반이었고,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복음운동의 놀라운 결과는 평신도 지도자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노홍호 2008, 223).  

웨슬리의 평신도 선교 운동을 통해서 감리 교회의 속회나 밴드가 발전하고 그 

소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과 한국의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서도 선교사들이 

평신도 조사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소그룹의 활성화로 교회가 설립되고 토착화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평신도 사역은 타 문화권 교회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모라비안과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 19세기에도 많은 선교단체 교단들이 평신도 선교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세기 초부터 말까지 교회 선교회(Church Missionary Society)는 65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는데 그 중 410명이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들이었다. 1796년 

남태평양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런던 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소속 30명 선교사 

중에 26명이 직공들이었고 평신도 선교사였다. 19세기 말엽에 신앙선교 활동하던 

대부분의 선교사는 목사도 학자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선교의 공헌이 일반 목회자 

선교사들보다 더 컸다. 신앙 선교 활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정식교육을 거의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호소를 하였다(케인 1999, 127).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그를 “젊은 영웅” 이라고 격찬했으며, 그의 업적은 윌리엄 케리에 

필적한다고 평가했다.  

대학도 못 가 보고, 더구나 선교훈련도 못 받은 채 단지 의료학교의 학력과 

과거의 잡다한 개인적 경력만으로 선교현장에서 활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멸시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신다. (터커 2003, 240) 

모라비아파 선교운동, 웨슬리 선교운동, 그리고 19세기 선교 운동들을 보면서 

21세기에도 세계 곳곳에서 평신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 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있다는 

것은 토착 교회 설립의 방법 중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평신도 선교 운동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생각들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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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선교운동 학자들의 견해    

선교학적으로 볼 때 토착 교회 설립의 원동력은 평신도 선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를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 평신도들의 활약은 누구의 활동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이다. 토착 교회 

설립의 ‘3자 원칙’을 주창한 학자들이나 개발, 발전시킨 학자들도 평신도 지도자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학자들은 ‘평신도 선교 운동’을 통해서 교회 설립이 이루어진다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학자들이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1924-2009)의 견해  

랄프 윈터의 평신도 선교 운동의 강조는 그의 책 ‘비서구 선교 운동사’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오순절 운동은 교회의 일반 성도와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만인 

제사장설을 실제로 보여주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을 인정하고 보수 기존 교회를 벗어나 

변두리에서 오순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윈터 2012, 180).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며 교회가 설립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설을 믿고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와 부르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60년 초에 벨기에 식민 정부가 콩고에서 철수했을 때 사회는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1960년 당시 개신교가 1만여 곳이었고 신자는 전체 인구의 7분의1 정도였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갑자기 철수한 것이다. 그 당시 콩고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과 현장 

사역자 평신도들은 주일 성수를 기본으로 했고, 의사 선교사가 떠난 상황에서도 현지인 

조수가 선교 병원 문을 닫지 않고 어려운 수술을 해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래서 더욱 토착화 되어 갔다(2012, 68, 69). 중국에도 

1980년대 중반 기독교 공동체를 약회시킬 목적으로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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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남아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토착 교회의 3자 원칙 즉 자전, 

자립, 자치를 이루어 내었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다.       

랄프 윈터는 기존 교회의 행정과 조직 그리고 변두리의 평신도 운동과 영성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랄프 윈터의 선교적 관점은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 간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두 구조를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구조인 ‘모달리티’와 선교 

구조인 ‘소달리티’다.  또한 랄프 윈터는 두 가지 구조가 온전하고 적합하게 연합하고 상호 

보완을 해줄 때 많은 선교 단체와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과 열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윈터 2005, 169-70).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교회 기관을 모달리티라고 하고, 선교단체를 

소달리티라고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소달리티의 구조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랄프 윈터는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단체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연합이 교회 설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폴 피어슨(Paul E. Pierson:1927-)의 견해  

폴 피어슨은 그의 책 ‘기독교 선교 운동사’에서 선교 역사적으로 부흥 운동과 교회 

설립의 이름 없는 영웅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이었다고 주장했다(피어슨 2009, 240). 평신도 

선교 운동에 대해 성경의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평신도 

운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신도들은 신학, 종교 전문가들이 아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집단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모임의 일원들이었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헬라어로 ‘라오스’(laos)는 ‘백성’ 즉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신학적, 학문적으로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안디옥교회는 몇몇 평신도가 

교회를 설립했다고 기록한다(행 11:20).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다. 초대 교회 시대에 소아시아지역에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거의 평신도였다(피어슨 2009, 108-9). 평신도 선교 운동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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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자나 성직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 성장하며, 교회가 토착화 되는 

데에 평신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폴 피어슨의 선교사관은 아홉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변두리 이론이다. 

성령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달리티와 모달리티를 통해서 세워지며 두 구조가 연합할 때 

효과는 극대화된다. 셋째는 평신도선교 운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주신 

비전을 나누고 확신시킬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는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리더십 개발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부흥과 

확장은 새로운 신앙 생활 양식에서 창조된다. 여섯째는 부흥 운동과 선교 운동은 새로운 

신학적 돌파를 동반한다. 일곱째는 교회의 부흥과 확장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여덟째는 

부흥과 확장은 역사적/상황적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선교 정보의 확산은 

선교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009, 17-19).  

폴 피어슨의 기독교 선교 운동사를 보면 평신도 선교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곳곳에 

평신도 선교운동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며,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시대별로 담고 있다. 폴 피어슨의 평신도 선교 운동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중요한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1929-1992)의 견해  

선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설립과 열방선교에 있어 극단적인 

변화의 물결은 바로 성직자들의 독접적인 사역으로부터 비성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몰트만은 교회와 신학의 임무를 발표해 

공식화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학은 이제 더 이상 단지 사제들과 목사들만을 위한 신학이 

아닌 또한 세상에서 그들의 소명을 가진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보쉬 2013, 688, 689).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 설립을 성직자들만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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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린다면 아마 성직자들의 부재로 교회 설립은 저조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연합은 교회 설립에 시너지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 복음 전파를 회당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인 어부와 세리들을 선택한 것은 극단적인 

모험이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과 상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반전’의 특징이 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정반대적인 습관이나 문화를 터치하므로 결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을 회당이라 부르지 않은 것도 단지 신자들의 

모임, 거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이다. 개신교 선교도 평신도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선교 협회들이 성직자들에게 제한받지 않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Missio Dei)가 창출되는 

센터이다. 이제 더 이상 포도송이를 들고 와서 본부에 보고하는 여호수아의 정찰병이 

아니다( 2013, 694, 695). 

이제는 평신도들이 현장 사역자로서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 전파 주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수님과 바울이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현장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스캇 선퀴스트의 견해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스캇 선퀴스트(Scott Sunquist)의 견해  

서구의 많은 학자나 목회자들은 선교의 주축된 인물들은 평신도가 아니며, 

성직자라고 주장하고 믿어왔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문서들을 발표했으며, 평신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조직임을 확인했다. 사제의 역할은 

평신도를 지도자로 훈련하고 준비시켜 열방으로 파송하는 일을 돕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평신도들은 그 활동으로 현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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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하며 인간구원에 봉사한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바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선퀴스트 2015, 585) 

선퀴스트가 주장한 것처럼 평신도들에 의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가정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시 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해 나갈 것이다.  

피트 스카지로 목사는 뉴욕 퀸즈 지역에 12,000여 명이 다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10여 개의 각기 다른 국적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며, 모든 성도가 선교 

현장 사역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그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전임 사역자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다. 교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그 책임을 상기시키고 현장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2015, 586).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맥도날드 2013, 42). 이것이 바로 평신도들이 

사도직을 수행한다는 말일 것이다. 이상의 학자들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평신도 선교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와의 동반 협력 전략을 다룰 것이다.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의 동반협력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모달리티(교회)와 소달리티(선교단체)의 동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고 동역자이신 

것처럼 두 조직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사역이라 하겠다(쉥크 2003, 39).  

중세 초기에 그레고리 교황(Gregory the Great)과 캔터베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Canterbery)의 협력으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중요성은 극대화 되었다. 그레고리는 로마 

주교로서 모달리티의 대표자였고, 어거스틴은 수도원(소달리티) 출신이었다. 캔터베리는 

자기 친구인 어거스틴에게 영국에 가서 주교 관구 구조를 설립할 것을 요청한다. 그 시기에 

소탈리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이었는데 이 수도원은 켈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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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하고 싶어 했고, 동시에 주교는 이 지역에 교구를 세우고 싶어했기 때문에 서로가 

동반 협력을 해서 모달리티 구조가 세워졌다. 이런 식의 협력은 1000년 동안 

이어졌다(윈터와 호돈 2005, 211). 1000년동안 이어진 동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중세의 사례를 볼 때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연합은 교회 

설립과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연합은 자원과 전략적으로 

집중된 기도의 능력과 창의성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계획적인 사역을 일으킬 수 

있다(해거드 2002, 170). 그러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과연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동반 협력이 토착 교회 설립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의미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의미와 상관 관계를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교회 설립 모델 개념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모달리티(Modality)는 보통 교회를 말하는데, 

행정적이며, 형식적인 단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이다. 또한 교회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이나 계층이나 나이, 학벌, 인종과 관계없이 

예수를 자기의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한다(윈터 2005, 170, 171). 

소달리티(Sodality) 구조인 선교 단체는 교회와는 다르게 특정한 목적과 목표와 

전략을 갖는다. 지정된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으로서, 선교의 대상이나 

타깃으로 하는 종족 그룹이나 특정 지역에 선교사역을 위한 같은 목적으로 모임 사람들이 

조직된 집단이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에 따르면 교회가 보편적인 역할과 특성을 

갖고 있다면 소달리티 선교구조는 특별하고 분명한 선교 특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선교 

공동체라고 말한다(2005, 209).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는 신약시대에 존재하였는데 모달리티 즉,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회 회당과 연속성이 있고, 바울이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선교에만 집중하는 선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소달리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일 2016, 284). 모달리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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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달리티의 특징과 중요성은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 팀이 숙지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사역에 임할 필요가 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특징과 중요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와 문화를 이어 주고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넘은 방법적 이해와 무언의 행동의 소통까지 포함한다(현택수 2005, 15).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동반 협력은 언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이라서 다르항시 YWAM이 효과적으로 토착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토착 교회 

설립의 전략 중 대중을 기다리는 지도자가 아닌 그들의 필요(Felt needs)를 알고 찾아가는 

지도자로 인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연한 것도 보조적인 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소통자(COMMUNICATOR)로서 살아온 존재이다. 

사람들은 활동하는 시간 동안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살고 있다. (소가드 

2011, 71) 

1) 모달리티(교회기관) 

-양육 중심의 회중교회 구조를 말한다(윈터 2005, 169). 

-성별이나 연령의 구분 없이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듣는 

가족 공동체다.  

-모달리티에는 믿음이 뜨거운 사람과 냉담한 사람, 청년과 노인, 새 신자와 성숙한 

신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모달리티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모달리티는 지역 교회 조직과 구성원이 가진 인간 관계망이 잘 되어 있다. 

교회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 지역 교회 조직과 선교 단체 조직이 모두 다 중요하며, 

두 조직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다(피어슨 2009, 17).  

2) 소달리티(선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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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의 노동이 천한 것이라는 귀족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했다(세계관의 

변화).  

-수도사들은 길을 만들고 보수하는 임무를 맡았다(사회참여).  

-중세 도시들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이 산업과 상업의 선구자들이었다(사회개발).  

-비료를 사용해 토양을 개선했다. 

-수도사들 중심으로 농업을 번창케 했다.  

-평신도 형제들 및 고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대지주들이 되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수도사들은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앵글로색슨족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힘써 일했고 서부 유럽, 중앙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했다.  

-성경과 영적인 도서를 출간하는 일을 했다.  

-소달리티는 연령이나 성별 혹은 결혼 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는 조직 단체다.  

-대학생 선교 단체의 좋은 프로그램은 대학생 이 외에는 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선교 사역 유형에 따라 다양한 조직적 특성을 가진다(윈터 2005, 210, 211). 

위의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특징과 중요성을 보면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반 협력을 추진함으로 선교 사역의 행정적, 자원적으로 큰 

도움, 두 기관의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속(영적 성장, 성경 훈련, 지도자 훈련)까지도 

고려하는 전략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연합      

현지 교회들이나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들은 외국 선교 단체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가끔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예를 보면 많은 선교 단체가 

교회가 운영하기에 역부족인 훈련 학교들이나 전문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선교 단체에 입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선교단체에 속해서 결국 교회 사역 보다는 선교 단체의 사역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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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헌신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십수 년 간 계속되어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선교 

단체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게 되었다.  

선교사와 동원가의 연합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한 조직을 관리하고 

그 조직이 원활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동원가라고 할 때 선교사와 동원가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웰리엄 캐리(William Carey)는 혼자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갔다(윈터 2005, 501).  

선교 단체와 현지 지역 교회의 연합 

현지 교회나 선교단체는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한다.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나가면 타 문화권 토착 교회는 자연적으로 세워지리라 본다. 현재 많은 

선교단의 간사들이 지역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또한 교회가 선교 단체의 간사들을 초청해서 제자 훈련이나 전문인 

사역에 대한 세미나 등을 여는 것도 괄목할 만한 일이다. 

많은 교회는 통상적인 성경공부, 교리문답, 훈련을 제공한다. 일부 교회들은 그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는 선교팀들을 보내기도 했다. 그들은 교회의 성장과 열매 맺는 

사역을 보기 위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선교 조직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회가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리려는 비전은 칭찬 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런 비전은 보통 기존의 

선교 조직들과 공유하고 협력할 때 가장 잘 나타날 것이다(2005, 502). 

특히 선교 대국인 한국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여 선교지로 파송을 많이 한다. 

또, 한국 교회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후방의 파송 단체와 후원 단체들의 협력 필요성과 

당위성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한국 세계선교협의회(KWMA: Korean World 

Missions Association1)는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미 YWAM (Youth With A Mission)이나 

                                                      
1 선교 단체들과 교단과의 연합으로 구성된 단체로 선교지에 중복 투자 방지와 효과적인 

협력을 국내와 선교지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의회. 



 

71 

IVF (Inter-Varsity Fellowship) 같은 선교단체들은 지역 모달리티인 교회들과 잘 협력하는 

소달리티 사역을 하고 있다(이순정 2012, 236).  

위의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합하는 것은 선교 사역과 교회 설립에 매우 적합한 

전략 중의 하나다. 필자는 동반 협력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는 강력한 지도력과 조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동반 협력에도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들을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래 <표1>은 모달리티 교회 구조와 소달리티 선교 구조가 

연합하여 사역하면서 설립된 교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몽골 다르항 YWAM과 세르긍만달(RCA)과 연합 

(몽골 YWAM NASA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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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동반 협력의 한계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수 세기 동안 교회는 이 두 가지 구조, 즉 

소달리티와 모달리티의 연합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 왔다. 이 두 가지 

구조는 연합하면 토착 교회 설립을 극대화 시키지만 분리되면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교회 구조와 선교 단체 구조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는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은 모달리티 즉, 교회 

구조만 있으면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는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달리티가 정말 

필요한가? 모달리티에서 소달리티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의 기동성과 역동성있는 교회 설립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인 모달리티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달리티만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 나아가서 소달리티는 모달리티를 방해하고, 모달리티는 소달리티의 존재를 무시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극단의 입장도 갖는다(이순정 2012, 215). 

분명히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연합하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다. 단점을 보고 뒤로 

물러선다면 토착 교회 설립은 지연될 것이다. 건강하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교회 구조와 선교회 구조가 연합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몽골의 

역사와 현대 선교상황을 살펴보면서 몽골 민족의 성향과 진취적이고 자발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민족성이 현대 몽골 선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몽골의 평신도 선교운동의 영향 

몽골의 선교 역사는 길지 않다. 몽골 선교 역사를 볼 때 1989년까지는 몽골 내에 

기독교인이 전혀 없었지만 1990년 6월에 영국 선교사 존 기븐슨과 그의 몽골인 아내 

알타치멕이 몽골어로 번역된 10,000권의 신약성경을 가지고 들어와 사역을 시작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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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몽골의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보고 1990년부터 선교의 

상황과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다.  

몽골 개요 

몽골리아에 대한 대략적인 일반적인 정보이다. 몽골의 국토, 지형과 기후는 다음과 

같다. 남으로 중국과 북으로 러시아 사이에 있으며 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는 토바(Tuba), 브리앗트 공화국과 몽골의 남쪽 국경 지역에는 

신강 위그루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를 접하고 있다. 면적은 남한의 16배인 약 1,566,500km2 

인데 남북 거리가 1,259km, 동서 거리가 2,392km, 전체 국경 길이가 8,114km에 달하는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국토를 갖고 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날씨의 변화가 

심하고 건조하다. 건냉 지역이라서 세계에서도 네번째로 건조한 지역이다. 일교차와 

연교차가 매우 크고, 겨울이 길고 추우며, 봄, 여름, 가을이 짧고, 여름은 매우 덥다. 연중 

평균 강수량은 매우 적으며 그중 65-78%가 여름에 비로 보충이 된다(김봉춘 2016, 24).  

몽골에 거주하는 종족은 대략 15개 종족으로 나뉘어 있는데 크게 할카몽골, 카자흐, 

두르버드, 뱌야트, 브리야트, 기타 민족으로 나누어진다. 기타 민족 중 러시아인, 

중국인들을 제외한 소규모의 종족은 할카 몽골 계통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언어 사용 

현황은 할카몽골 77.5%, 카자흐 5%, 브리야트 1.6% 그리고 다르하드가 1.2%이다. 1990년 

민주주의로 개방되었을 시기의 몽골인구는 대략 215만 명 정도 였으며, 2016년 현재 

몽골인구는 300만 명을 넘었다. 총 인구의 49.6%가 남성이며 50.4%는 여성이다. 몽골은 

21개 도와 340개의 군, 1671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은 의회주의 국가다.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열리며 76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지방 자치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몽골 정치는 유혈혁명 없이 원만하고 평화적인 상태로 

이어져 왔다. 몽골 군사 체계는 몽골 인민군과 몽골 인민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군은 

없다. 농업과 목축업 위주에서 공업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에너지, 연료, 화학, 금속산업 

등 중공업 비중은 총 공업 생산 중 53%를 차지하고 있다(몽골 한인선교사회 20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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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초, 중, 고등학교 구분 없이 11학년제이며 같은 학교에서 배운다. 실력에 

따라 8학년으로 졸업하여 기술 학교, 직업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10년으로 졸업하여 

대학교에 들어가기도 한다. 10여 개의 국립 대학교와 100여 개의 사립 대학교가 있다. 몽골 

칭기스칸 시대의 종교는 애니미즘(Animism)이었고, 파란하늘(Tenger)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 후에 애니미즘으로부터 생성, 발전된 샤머니즘(Shamanism)이다. ‘Tenger’의 

의미는 ‘하늘의 신, 권세가 있는 하늘의 지도자’이다(Kwanten 1979, 216).  

몽골의 대표적인 종교는 라마 불교, 샤머니즘, 그리고 이슬람의 세 종교다. 몽골의 

라마 불교는 몽골의 전통 종교인 샤머니즘을 16-17세기에 지속적으로 박해를 했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라마 불교 속으로 깊이 들어가 혼합 종교형태로 변형되어갔다. 몽골의 국교는 

라마 불교다. 1570년에 몽골로 들어와서 샤먼 신앙을 부정하고 몽골 민족의 중심이 되는 

국교로 자리매김을 했다.  

라마 불교는 몽골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었으며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시골 사람들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라마승에게 찾아가 아이들의 이름, 이사하는 날, 결혼하는 날 

등을 물어보면 라마승은 무당이 점을 보는 것과 같이 날짜를 정해준다. 이슬람교와 

관련해서는 몽골의 서쪽에 몽골 국적 카자흐스탄 민족이 ‘바양을기’ 라는 지역에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 울란바타토르에 7000여명, ‘날나이흐’ 시에도 4-5000여명의 이슬람 

교도들과 집회소가 있다(김봉춘 2016, 27-31).  

몽골은 여전히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가 종교가 

라마불교, 샤머니즘 그리고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있다.   

몽골 선교의 다양성        

1990년 9월에 몽골 현대 선교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 이후 지난 20년 동안 몽골의 기독교는 짧은 시간 많은 성장을 보였고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다양한 비정부기구, 구호단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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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세워져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현지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신학교가 

세워졌고, 해외 선교 단체와 기관, 해외 교회와 많은 연합과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2010년 몽골 정부의 인구 조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몽골 인구 중 41,117명이 

기독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숫자는 조사 응답자의 2.1%에 해당한다. 또한 

복음주의협의회(MEA)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몽골 기독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600여 

교회, 해외에는 100여 교회가 있고, 현재 몽골인 사역자 1,000여 명 중 안수 받은 목사 수는 

170명이며 신학생(2-4년과정)은 350여 명이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몽골현지선교회 2012, 

365). 

여러 가지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양한 비정부기구, 구호단체, 병원, 

학교등을 운영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평신도 선교사다.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BAM)의 일환으로 텐트 메이커(Tent Maker) 평신도 선교사들도 

여러 명이다. 몽골의 향후 5년 차 계획은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개발해 공급하는 것이다. 

YWAM은 1993년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해 성공했다. 그 후 각 도와 군에서 농업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몽골 국민 식생활 개선에 앞장섰다. 주변의 다른 NGO단체들도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0년 간 몽골 선교를 통해서 3,600만 명이 복음을 들었으며 몽골어로 집필, 

번역된 기독교 서적은 600여 종에 이르고 기독교 선교 단체는 40개에 이른다. 그 동안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여러 교회와 기관, 선교단체 등에서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이 

이양되었거나 이양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단계적 사역의 이양을 해야 할 것이다. 몽골 

선교는 점차 현지인 지도자들에 의해 자전, 자치, 자립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의 역량으로는 아직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거나 담당하여 

몽골 선교가 내외적으로 성숙하고 양적, 질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몽골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를 향하여 선교하는 몽골이 되어야 한다(2012, 3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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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선교 발전 단계         

몽골 ‘연합 신학교’의 학장인 푸렙더르찌는 지난 20년간의 몽골 교회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했다. 그 첫 번째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형성기다. 사회주의 이념이 붕괴 

된 상태에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탐색하던 시기라 하겠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평균 

연령은 20세에 불과했다. 1995년에는 기독교인이 10,000명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성장과 이양기이다. 이 시기에 몽골 현지인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도하던 사역을 협력 과정을 거치면서 이양 받기 시작했고, 1995-2000년에는 

성경 학교와 몽골 복음주의 연맹 등 연합 기관들과 자치 기관들이 생겨났다. 2005년에는 

몽골 전체 교회의 숫자가 약 370개와 50,000여 명의 교인이 생겨났다. 세 번째는 2006부터 

현재까지의 성숙기이다. 몽골 교회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현지인 180여 명이 

목사안수를 받았고 2-4년제 신학교에 350여 명이 신학 수업을 받고 있으며, 600여 개의 

교회와 50,000명의 교인을 가지게 되었다(대한 예수교 장로회 몽골 현지선교회 2012, 93, 

94). 위 상황을 보면 빠른 기간에 지도력을 이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헨리 

벤이 주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선교지 주민들이 선교사의 지도력을 

가능한 한 빨리 이양 받아 지도자로 세움 받는 것이 교회가 토착화하는 데 동력이 될 

것이다(Shenk 1983, 31).  

몽골 현대 선교의 현황을 볼 때 선교사들의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의 교회 성장과 현지인 지도자의 열정으로 인해 열방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 초기에 몇 명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급속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 믿는다.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 

속에서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사들은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했다. 

필자는 그 당시 찬양 사역자 연합회를 세워 찬양을 번역해서 보급했으며 평신도 지도자, 

찬양 인도자들에게 찬양 예배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각 교회 마다 예배 운동을 

일으켰다. 현재 몽골의 주축이 되는 교회의 목회자들 몇 명은 초창기 찬양 사역자 

연합회에서 훈련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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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역대 선교 운동과 교회 설립 역사를 볼 때 평신도 선교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선교와 교회 설립의 효과적인 전략은 평신도 선교 전략이다. 평신도와 성직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토착 교회 설립의 전략은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가 동반 협력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모라비아파들처럼 

성직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존 

웨슬리의 선교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의 배경에는 평신도 선교 단체의 역할이 컸음을 발견할 

수 있다.   

랄프 윈터, 폴 피어슨, 데이비드 보쉬 그리고 스캇 선퀴스트는 평신도 선교 운동의 

중요성을 선교 역사적으로 연구, 발표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평신도 선교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케 한다고 도전을 준다. 평신도 선교 운동은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연합할 것을 상기시킨다. 두 가지 구조가 

온전하고 적합하게 연합되어 상호보완 될 때 토착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룬 선교학자들의 평신도 선교 운동 견해와 역사를 볼 때 평신도들의 

역할이 교회 설립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사역한 몽골 2대 도시, 

다르항(Darkhan)시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 현장에서도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이 활발했음을 

발견했다. 위의 몽골의 현대 선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혁신적인 토착 교회의 

설립의 많은 부분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가 설립 되고, 다양한 

비정부기구, 구호 단체, 병원, 학교 등이 세워질 때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춧돌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평신도 선교 운동을 통한 토착 교회 설립에 대한 바른 이해는 몽골 

교회 지도자들과 몽골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설립하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의 바른 이해를 통해 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고 자신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 Part II 는 다르항시 YWAM 중심으로 설립된 토착 교회 현장 연구이다. 제5장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현장 연구 설계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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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다르항시 YWAM을 중심으로 설립된 토착 교회 현장연구

현장연구를 통해서 토착 교회 설립이 방해가 되는 한계성의 요소들은 3자 원칙의 

불안정함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결여임이 검증되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 파일럿을 

하게 되면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 설립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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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몽골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을 위한 현장연구 설계

토착 교회 설립 연구의 양적, 질적 자료 수집의 두 가지 연구 방법을 독립적으로 

실행한 후, 종합 한다면 창의적인 조합이 가능해 통찰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동시적 삼각화 설계는 토착 교회에 대한 연구에 매우 실제적이며 효과적이다. 

현장 연구 목적(Purpose) 

본 현장 연구 목적은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 성장 요소를 찾아내어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장 연구 목표(Research Objective) 

목표1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현황을 파악한다. 

목표2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성장 요인을 연구한다. 

목표3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 사역의 한계성을 연구한다. 

목표4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현장 연구 목표와 필요 정보(Research Objective & Information 

Needs) 

목표1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현황을 파악한다. 

질문1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현황은 무엇인가? 



 

80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교회 성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토착화되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데에 중요하다.  

 

목표2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성장 요인을 연구한다. 

질문2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성장 요인은 무엇인가? 

* 이것이 왜 필요한가?  

다르항 YWAM 선교 단체가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3자 원칙’인 

자치, 자전, 자립이 건강하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토착 교회 설립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핵심 연구목표가 되어야 한다. 

 

목표3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 사역의 한계성을 연구한다. 

질문3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사역 한계성은 무엇인가? 

필요 정보 꾸러미1 설문지 번호 

1.1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1,2,3,4 

1.2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들의 현황을 파악한다. 9,10,11,24,25, 

1.3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의 목회자들의 소명 의식을 

확인한다. 

3,29,30 

필요 정보 꾸러미2 설문지 번호 

2.1 다르항시를 중심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을 연구한다. 

3,5,6,7,8, 

2.2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들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들을 

파악한다. 

11,12,17 

2.3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촉진 요소를 연구한다. 13,14,16,22 

2.4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들의 사역 전략을 평가한다. 6,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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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왜 필요한가?  

다르항시를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들이 자치, 자전, 자립하는 토착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사역의 다양성을 확대, 팽창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사역해 

온 과정들과 결과들을 평가하여 사역의 한계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기존 교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다른 교회들도 이 모델을 통해 토착 교회로 발전시키고 

실천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목표4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질문4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를 설립을 위해 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  

필요 정보 꾸러미3 설문지 번호 

3.1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들의 사역 전략을 평가하고, 

토착화하는 데 한계를 파악한다. 

5,6,7,23 

3.2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데 방해 요소를 파악한다. 15,22,25 

3.3 다르항시 YWAM과 기존 교회와의 협력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18,20 

3.4 해외 단기 선교팀들의 역할과 사역 정보를 조사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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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토착 교회에서는 현지인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탁월한 

선교사가 교회를 설립하여 사역한다 할지라도 현지인 지도자가 없이는 그 교회는 문을 

닫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적, 효과적으로 교회를 토착화할 수 있는 리더를 

배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지 교회에 잘 

접목한다면 토착 교회는 자연적으로 설립되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이 연구의 핵심이 된다.  

통합연구방법설계(Mixed Methodoligy Design)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다르항시 YWAM 사역자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토착 

교회를 이해하고 설립하고 팽창해 나가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몽골 북방 지역과 주변 

동인종 국가에 토착 교회 설립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질적조사인 인터뷰를 

통해서 토착 교회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전략을 심도 있게 연구하게 될 것이다. 

기술적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인터뷰를 사용하여 현장 속에서 구체화한 내용을 참고할 

것이며, 문헌 연구를 통해서 객관성 있고 진실성 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 

신뢰성 있는 질적 연구가 진행될 때 양적 조사에 동일한 우선권을 부여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동시에 내재 설계를 하여 최종적으로 의미 해석이 나오게 될 것이다. 설문지를 

필요 정보 꾸러미4 설문지 번호 

4.1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26,28 

4.2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성경 훈련, 선교 훈련, 영성 훈련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한다.  

22,31,34 

4.3 다르항시 YWAM에서 지역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도자 훈련의 

강점을 정리한다.  

27,33 

4.4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가 다른 교회에 끼지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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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현장 속에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사를 함으로써양적 조사는 

시행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몽골 북방 지역의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해 

연구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강점들을 발견해서 상호 보완하고 활용하면 연구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관적과 객관적 지향성의 

양극단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연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조사인 인터뷰를 통해서 토착 교회 설립 사역자들의 심층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성이 부족한 면을 양적 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성 있는 

연구가 되게 할 것이다. 토착 교회 설립 연구의 양적/질적 자료 수집이나 귀납/연역 논리는 

반복적이고, 다양한 사이클을 거쳐 진행된다. 두 가지 연구 방법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후 

종합 한다면 창의적인 조합이 가능해 통찰력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동시적 삼각화 

설계(The Parrel Triangulation)는 토착 교회에 대한 연구에 매우 실제적이며 효과적이다. 

 

 

 

 

 

 

<그림 2> 

 

동시적 삼각화설계 

(Enoch Kim 2015:Lesson 8,9) 

표본 추출 계획(Sampling) 

본 연구의 표본 추출 계획은 질적 조사를 위한 할당 추출과 양적 조사를 위한 할당 

추출을 확보해서 북방 지역의 교회들을 토착화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될 것이다.  

 

양적 자료  

수집과 분석 

비교  

혹은 연계 

의미해석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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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적 조사를 위한 할당 추출 

질적 조사를 하기 위해 인터뷰를 사용할 것이다. 인터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역이 한가한 오전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토착 교회를 직접 설립한 

다르항시 YWAM 센터의 리더십 5명과 RCA 목회자들 10명을 추출할 것이다.  선교 

단체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어떻게 토착화해야 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2. 양적 조사를 위한 할당 추출  

몽골 다르항시 YWAM 선교단체 사역자 20명, RCA (Revival Church Alliance) 

목회자와 장로 30명, 다르항 복음주의 협의회 목회자 30명, YWAM Mongolia (UB, Erdnet) 

교회 설립 사역자 50명을 추출하여 총 130명 대상으로 토착 교회에 관한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현장 조사하려고 한다. 선교 단체에서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 전략을 연구해야 하기에 

필자가 세운 YWAM단체의 사역자들과 YWAM단체에서 세운 RCA (Revival Church 

Alliance)의 목회자들을 그룹별로 할당하고 표본 추출하여 그들의 토착 교회 설립 전략과 

상황을 조사하려고 한다. 질적 조사인 인터뷰의 심층 연구 자료와 양적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연구 목적인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 성장 요인을 연구하고 북방 

지역에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를 가능하게 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자료 수집 계획(Data Collection Plan) 

본 현장 연구 자료 수집은 몽골 다르항시를 중심으로한 양적 연구로 시작 할 것이다. 

양적 연구를 먼저 할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다. 그 다음에는 질적 연구인 3명의 인터뷰 참여자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은 현지 교회나 지역, 개인이나 단체와 좋은 관계 형성을 

만들 수 있어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필요와 중요성을 깊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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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자료 수집 계획(Survey Data Collection Plan)       

설문지 자료 수집 계획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다르항시 YWAM과 RCA 목회자들과 관계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1) 한글로 설문지를 만든 다음 몽골에 전문번역사인 ‘통가’ 간사가 몽골어로 번역을 

하면서 pretesting을 시행한다(2017년 4월). 

2) 다르항시 YWAM 책임자, RCA (Revival Church Alliance) 목회자 그룹 책임자, 

다르항시 목회자 연합회 책임자들에게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 하고 협조를 구한다(2017년 3월 말).  

3) 위의 책임자들에게 면담원이 되어 달라고 요청해 면담원의 역할과 주의사항을 

교육한다(2017년 4월).  

4) 각 교회와 사역지를 찾아가 직접 설문조사 한다(2017년 4월).  

5) Email과 SNS를 통해서 설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6) 완성된 설문지는 스캔을 해서 전자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것을 연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7)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데이터를 구축한다. 

인터뷰 자료 수집 계획(Interview Data Collection Plan)       

본 연구의 인터뷰 자료 수집 계획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인터뷰에 의해 토착 교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인터뷰 조사 전에 연구의 목적과 더불어 응답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알린다. 그리고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면담조사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전에 리허설한다.  

2) 인터뷰는 3명을 선발해서 한다.    

3) 장소는 교회나 센터의 사무실에서 가지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4) 참여자에게 연구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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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이 인터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준다.  

6) 사전에 응답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조사가 녹음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포커스 그룹 자료 수집 계획(Focus Group Interview Data Collection 

Plan)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자료수집 계획은 쉽지 않았다. 각 리더의 시간과 상황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룹의 리더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을 파악하고 질문을 정리해서 진행자가 그룹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리허설을 한다. 

2) 포커스 그룹의 인원을 10명 정도로 하고 인원은 동질 집단의 형태인 다르항시 

YWAM 사역자 3명, RCA (Revival Church Alliance) 목회자 4명, 다르항 목회자연합회의 

목회자 3명을 선택해서 포커스 그룹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3) 10명의 응답자가 참석하면 먼저 현장 연구 목적을 파악하고 연구 문제를 정의한 

다음 질적 연구에 맞는 연구 목적을 구체화해서 포커스 그룹에게 설명한다. 

4) 포커스 그룹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밝고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를 준비한다.  

5) 포커스 그룹의 시간은 역동성을 고려해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만날 계획이다.   

6) 포커스 그룹 시간에 녹음해서 자료 정리를 하고 얻어진 자료를 잘 분석, 정리, 

보관 한다. 

요약 

본 장은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 설립을 하기 위해서 현장 연구를 하여 토착 

교회의 현황과 성장요인 사역의 한계성 그리고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양적, 질적 자료 수집 두 가지 연구 방법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후 종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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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조합이 가능해 통찰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질 것이다. 다르항시 YWAM 선교 

단체가 다양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토착 교회 설립 사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좀 더 혁신적인 토착 교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연구를 

할 것이다. 현장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해 다르항시 YWAM 선교 단체가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3자 원칙’(자전, 자립, 자치)에 맞추어 사역을 진행하고,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잘 접목한다면 건강한 토착 교회를 효과적으로 설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의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은 신뢰성 있는 인터뷰 자료 수집과 심도 

깊은 포커스 그룹 자료수집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에 의해 

다르항시를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들이 자치, 자전, 자립하는 토착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사역의 다양성을 확대,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그 동안 

사역해온 과정들과 결과들을 평가하여 사역의 한계성이 무엇인지를 보면 두 가지 전략의 

문제로 좁혀진다. 하나는 기존 교회와의 협력에 대한 결여이며, 다른 하나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몽골의 토착 교회는 현지인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탁월한 

선교사가 교회를 설립하여 사역한다 할지라도 현지인 지도자가 없이는 그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지 교회에 잘 접목한다면 

토착 교회는 자연적으로 설립될 것이며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이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 6장은 현장 연구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들을 통해서 

다르항시 YWAM이 추구하는 토착 교회 설립 전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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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현장연구 결과 

설문조사는 2017년 3월 31일에서 4월 5일까지 몽골 다르항시에 있는 YWAM 

사역자들, RCA (Revival Church Alliance)목회자들, 다르항 목회자 연합회의 목회자들 중 

102명의 목회자, 사역자들을 방문해서 실시하였다. 이번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자료 수집 이후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 더 심도있게 실시한 

설문 조사이다. 2016년에는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2017년 3월에는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세 그룹의 지도자와 인터뷰를 했고, 세 그룹과 포커스 그룹을 

진행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마친 후의 피드백을 보 았을 때, 

이번 조사는 지난 번보다 깊은 신뢰성과 타당성의 결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았다.  

설문지에 대한 심층 자료를 더수집하기 위해 3명을 선별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토착 교회에 대해 질문들을 하면서 선교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세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초창기 선교는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장했는데 

이제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인터뷰 결과 

랄프 윈터의 4P (Pioneer, Parents, Partner, Participants)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비우스의 3자 원칙을 적용해서 토착 교회로의 행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몽골 땅뿐 아니라 동인종 국가에도 토착 교회가 

설립되기를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포커스 그룹의 모임을 마무리 

했다. 

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했다. 토착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의 부족과 미약한 재정 독립, 그리고 기존 교회와의 협력의 

결여(찾아가는 선교, 찾아가는 지도력), 부재 중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혁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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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르항시 YWAM이 추구하는 토착 교회 설립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에 대한 이해도  

본 연구의 목표 1은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현황을 파악한다’이고, 

이를 위한 질문은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현황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설문지를 만들어 설문 조사를 했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장,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표 1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중요한 용어가 나온다. 

그것은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이다. 만약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설문지의 결과는 필자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필자는 토착 교회의 3자원칙에 대한 정의를 

제일 앞에 설명을 해두었다. 그리고 ‘토착’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찾았다. 오랫동안 사역한 A 선교사는 토착을 ‘Nutagchlah’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의미는 ‘지역을 구분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선교사에게 물어봤을 때는 

‘Mongolchilah’라고 했다. 그것은 ‘몽골스럽게’라는 의미이다. 나의 설문지 번역을 의뢰한 

한몽전문번역가인 통가에게 물어봤을 때 ‘Nutagshuulah’라는 단어를 찾았다. 현재 

몽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외부의 것을 그 지역에 맞게 적용시키기도 하고, 

내부의 것을 발전시켜서 자발적으로 자라고 번성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보살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3자 원칙’이다.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현재 몽골 현지교회들 중 여러 교회가 네비우스를 알지 못하지만 3자 원칙의 몇몇 부분은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착 교회의 ‘3자 원칙(교회의 자치, 자전, 자립)’에 대한 이해도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2%였다.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지역 교회에 맞는 토착 

교회 전략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몽골 다르항시의 YWAM 지도자들과 RCA 

(Revival Church Alliance)의 목회자들, 다르항시 목회자 연합회의 목회자들 102명중에 

84%가 매우 잘 알거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 이 첫 번째 질문으로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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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항시를 중심으로 북방 지역에 교회들이 토착화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보았다.  

 

 

<차트 A> 

토착교회의 3자 원칙 이해함정도  

3자 원칙이 토착 교회를 세우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대부분의 지도자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토착화 되는 속도가 느리다.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지도자의 부재와 경제적 독립을 통한 공동체적 토착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몽골의 북방 지역에 복음의 확산과 교회 설립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와 참여도    

연구 목표 2는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성장요인을 연구한다’이다. 

이를 위하여 질문은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성장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다르항시 YWAM 선교 단체가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3자 원칙’인 자치, 

자전, 자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장, 단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토착 교회 설립의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YWAM을 통해서 설립된 몇몇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성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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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성숙을 위해 진행하는 성경 세미나, 리더십 훈련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하고 특히 

재정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질문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헌신도와 참여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헌신도와 참여도를 통해 신앙심의 높낮이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해 토착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토착 교회의 전략인 3자 원칙 중 

자립과 관련된 항목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정 헌금과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여전히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헌금 생활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 자체에서 목회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쉬운 일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직업 창출 및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설립된 교회가 토착적 자전을 하려면 적어도 50%이상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교회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 활동 참여도에 매우 

그렇다가 19%밖에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를 표시한 설문 참여자는 51%이다. 각 교회 

성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 활동 참여를 통해 성도들의 

헌신도를 볼 수 있고, 개인의 신앙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전하는데 기초를 놓을 수 

있다.  

참여도와 헌신도를 구분했다. 헌신도는 조금 더 깊은 단계를 말하는데 헌신도에 

따라 토착 교회의 재생산 가능성과 지도자 양성의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역시 교회 활동 

참여도와 교회 헌신도의 차트를 볼 때 거의 비슷한 데이타가 나왔는데 ‘그렇다’ 가 각각  

20%, 21% 가 나왔다. 교회 활동 참여도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결과를 

엿 볼 수 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가 높기 때문에자립의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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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B> 

정기적인 주정헌금, 십일조 

 

이렇게 자전과 재정적인 자립을 하면 스스로 교회를 설립하는 단계에 이른다. 설문 

응답자 중 39%가 설립을 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아직 자전 중이거나 자전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5개 이상 설립한 교회가 27%, 3개가 13%, 2개 4%, 1개 17%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교회를 전혀 설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위한 효과적인 

토착 교회 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다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차트 C> 

모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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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중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토착 교회 설립 전략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대답은 리더십 훈련과 

선교와 전도였다. 헌금 생활은 7% 밖에 되지 않았다.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우면서 왜 이 

질문의 응답이 대부분 1) 리더십훈련과, 5) 전도 및 선교 활동 이라고 생각하는가? 의 

질문에 대한 인터뷰에 3명이 “선교사나 몽골 선배 목회자와 함께 사역할 때보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이 논문의 목적과 연관된 질문,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성장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은 지도자 양성 훈련이었다. 

다르항시 목회자 연합회의 목회자들이 응답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균형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수집할 수 있었다. 포커스 그룹에서는 이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성장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답으로는 지도자 훈련이 30%, 전도와 선교 27%,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21%, 예배와 설교 16% 그리고 헌금 생활이 6%가 나왔다. 그 답 중에 ‘지도자 훈련’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인가?” “지도자 훈련의 결과는 무엇인가?” “쉽게 

접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내어놓았다.  

RCA목회자들은 YWAM에서 독립 되어 자체적으로 운영된 지 8년이 되었고, 

초창기에는 지도자 훈련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역해 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자 

훈련과 더불어 재정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BAM(Business As Mission)에 대해 연구를 하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RCA 교회들 중 실제로 교회 자체 운영은 되지만 목회자 사례금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곳이 여러 곳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모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들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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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연구 목표 3은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 사역의 한계성을 

연구한다’이다. 이를 위한 질문은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사역의 

한계성은 무엇인가?’이다. 다르항시를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들은 자치, 자전, 자립하는 

토착 교회로서 다양한 전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토착 교회로 거듭남에 

한계성과 벽들이 있음을 발견된다. 기존 교회와의 협력은 잘 되고 있는 편이나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족하다.  

다르항시 YWAM은 2003년에 설립이 되었다. 현지인 사역자와 선교사 두 명에 

의해 시작된 사역들은 확장이 되어 유치원, 제자 훈련 학교, 구제 사역, 교회 설립 사역 등을 

하게 되었다. 특히 교회 설립 사역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부흥 교회 연합회’ RCA (Revival 

Church Alliance) 설립되어 현지인 목회자가 운영하고 있다. 토착 교회의 성장 요인이 

있다면 방해요인도 있다. 방해 요인들을 극복해야 하고 성장 요인들을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교회들의 토착화에 있어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재정의 어려움보다는 영적 훈련의 부족이었다. 의외로 교회가 빈민촌 지역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차트 D> 

토착 교회 성장의 방해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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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3자 원칙 중 자전의 역할을 활발하게 하면 그 교회는 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지도자들의 응답은 전혀 복음 전도팀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26%이고, 별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23%이다. 매우 그렇다가 10% 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복음 전도에 힘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정보다. 인터뷰에서 B참여자는 선교에 도전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선교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하는지 모르는 교회들이 있다고 했다. 전도 

선교팀을 전혀 보내지 않고 관심이 없으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훈련이 시급하다.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의 전략 중 한 가지는 기존 교회들과의 상호 

협력이다. ‘다르항시 YWAM과 기존 교회가 상호협력을 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다르항에서 먼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이유다. 인터뷰 C참여자는 YWAM 리더 중 한 사람인데 먼 지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면 기동성과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떠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하던 사역의 문을 닫거나 중단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모든 사역을 이양 받은 후 1-3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현재는 회복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기동성과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 다르항시 YWAM에 적합한 토착 교회를 설립해서 몽골 

북방과 동인족 국가에 건강하고 효과적인 토착 교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타교회들이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한 토착 교회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이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모델로 삼겠는가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인 대답은 39%였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도 15%로서 상당히 높았다. 여기서 다르항시 YWAM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자.  

인터뷰 A 응답자에게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를 모델로 삼겠다’는 질문에 ‘왜 

목회자들이 그렇다가 25%, 보통이다가 40%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는 수년 

전에는 교회 설립이 활발했는데 지금은 주춤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YWAM 지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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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한 것 같다며 안타까 했다. 예전처럼 모든 전략을 다 사용해서 사역하고 있지만 조금 

더 목회자의 재훈련과 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자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사역자가 쉼 없이 사역하면서 탈진이 온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도자들의 탈진은 리더십과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목회자가 자기 

계발과 훈련을 받지 않고 예전 것을 답습하고 있다면 그 사역과 교회는 발전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이다. 

B 응답자는 몽골에 선교의 문이 열린 지 28년이 되었고, 교회는 600여 개, 해외 

선교사로 50여 명이 파송되었다 했다. 여러 선교 단체가 몽골에 들어와 교회 설립을 해오고 

있다. YWAM의 토착 교회 전략을 세워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 신학, 지도자 훈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 모델이 교회성장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본다고 했다.   

C 응답자는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 전략의 모델로 북방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고 이로 인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지역은 

농업 지역인데 그 곳에서 지교회를 두 곳이나 설립해서 섬기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YWAM에서 시행하는 지도자 양성 프로램과 가정 

사역 프로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필자는 다르항시 YWAM의 교회 설립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교회들이 토착화 되며, 주변의 타 교회들이 토착 교회 설립 

모델로 삼고 진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추진해보았다. 예를 들면 해외 단기 선교팀들이 현지 교회가 운영하기 어려운 세미나, 건축 

사역, 구제 사역, 교육 사역 등에 도움을 주면서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포커스 그룹에게 해외 단기 선교팀이 여러분들 지역에 

온다면 환영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모두가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필자에게 해외 단기 

선교팀을 연결해줄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지 지도자가 5년 동안 복음으로 만나는 

사람들보다 단기 선교팀이 2-3주 기간동안 만나는 숫자가 더 많고 열매도 더 많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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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안에 들어오면 현지 목회자가 이들의 신앙 생활을 전심으로 돌본다. 단기 선교팀이 

전임 사역자의 사역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된다(깁슨 1994, 35). 

다르항시 YWAM의 설립한 교회가 토착화 하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전략은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여 훈련하고 세워서 교회 설립지로 파송하는 일이다. 1991년 몽골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평신도 선교 운동’으로 많은 교회가 설립 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71%가 평신도 선교 

운동의 중요성을 말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포커스 그룹에서 토론 중에 평신도 선교 

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앞으로 교회 지도자, 목회자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에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Mongolian Evangelical 

Alliance: MEA)와 목회자 연합회에서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목사는 

기본적으로 4년제 성경 학교, 신학교를 마친 자에게 안수 및 인준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나 서양의 모순된 기독교 문화가 몽골에 정착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소리도 있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평신도 선교 운동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평신도 선교 운동의 역사적인 사실과 정보를 가지고 현재 다가오는 21세기 

선교전략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 전략을 통해 토착 교회 설립과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트 E> 

평신도 선교운동, 토착 교회의 설립과 부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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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교회가 토착 교회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평신도 선교 운동의 중요성을 알지만 YWAM이 설립한 교회가 토착화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동역자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다. 지도자 양성은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전략이다. YWAM 지도자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요즘 YWAM에서 훈련 받아 사역자로 지원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 중에 장기로 헌신하는 사역자 비유은 30-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는 

1-3년 정도 사역하고 고향으로, 본 교회로,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YWAM은 사람을 

남겨야 한다. 장기 사역자를 양성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 되는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서라도 지도자 훈련은 필요하다. 다음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자료이다.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본 연구 목표 4는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지도자 훈련 프로 

그램을 연구한다’이다. 이를 위한 질문은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이다. YWAM이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YWAM에서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성경 훈련, 선교 훈련,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타 교회의 필요에 

의해 직접 사역자들이 가서 세미나를 운영하여 그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왔기 때문에 타 교회에 토착 교회 설립 및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포커스 그룹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것은 바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다르항 

목회자 연합회 목회자들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각 교회마다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회마다 리더십이 보통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 정도 있다. 그 지도자들은 셀 

리더, 공동체 책임자, 사역 책임자들인데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거나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도자 훈련을 시켜서 시골 지역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나누었다. 또한 성경 학교와 더불어 신학 공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두 번째로 미룬다면 앞으로 교회와 



 

99 

개인의 성장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연구하고, 다양성과 한계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설문 응답자들 중 84%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가 토착 교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표기했다. 인터뷰 중 한 참여자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식적으로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만 

실제로 본인이 소속된 교회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더불어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도자 훈련을 받으면 다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는 재정이 문제였고, 재정이 해결되면 문제가 모두 해결 될 것 같았는데 

이후에도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교회 운영 및 경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고 

나누었다.  

 

 

<차트 F>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토착 교회로 전환  

더 놀라운 결과는 지도자 훈련으로 교회의 영적, 수적인 증가가 된다는 응답으로 

98%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런 자료 수집 결과를 볼 때 대부분 목회자는 지도자 

훈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토착 교회의 설립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지도자 훈련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앞으로 체인지 다이나믹(Change 

Dynamic)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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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가 끝나고도 여러 명이 모여서 지도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커스 그룹에서는 지도자 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단하게 

언급한 후 의외로 지도자로서의 준비, 부르심, 역할, 비전, 목표, 성품 등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 본인들이 지도자,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실수한 것, 모순된 것, 무지했던 

것들을 겸허하게 나누고 받아들였다.   

다른 한편 우리 교회가 토착 교회라고 확신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지도자 훈련을 

받았으며 그들도 본 교회에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지도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가 92% 수치로, 지도자 훈련을 받고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목회자들의 교회들은 토착 교회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36%가 개교회에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포커스 그룹 C에서는 YWAM의 Leadership Training School에 대해 관심있게 질문하며 

교회에 접목할 수 있는지 요청했다.  

설문 조사에 응한 102명의 목회자들은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지도자 훈련 학교와 제자 훈련 학교를 꼽았다. 포커스 

그룹에서 지도자 훈련 학교와 제자 훈련 학교에 관해 토론하면서 출퇴근식의 공부와 

훈련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모여서 지도자 훈련과 제자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포커스 그룹 중 70-80%가 예전에 

공동체 훈련 및 지도자훈련을 받았다. 다음은 현장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과 해석, 

그리고 결론을 살펴보자.  

현장 연구의 해석과 결론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현장 연구는 깊이있고 신뢰 있게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 포커스 그룹은 현장의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험과 데이터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현장 연구의 해석과 결론 

부분을 꾸러미별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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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정보 꾸러미1: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질문들의 해석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토착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몽골 목회자 중에 

충분히 이해하고 접목하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지만 토착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교회를 발견했다. 그래서 몽골 교회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토착 교회에 

대한 이해와  토착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선교학, 성경학, 신학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시골 지역의 목회자들은 양질의 

교육이나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설문지 및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둘째, ‘3자 원칙’과 이것을 창시한 네비우스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몽골 

지도자들이 3자 원칙대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유형을 볼 때 몽골의 여러 

지역에서 현지인 교회가 자전, 자치, 자립의 3자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발견 할 수 있었다. YWAM은 토착 교회와 3자 원칙에 

대한 정보나 세미나를 그것을 모르는 교회를 대상으로 교육 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교회는 토착 교회로서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73%가 나왔다. 

고래로 몽골인들은 진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도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를 배우면 여러 가지를 스스로 감행하는 성향이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지도력이다. 그래서 지금 본인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에 대해 표현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 한다. 

지도자의 영적인 겸손함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필요 정보 꾸러미2: 교회에 대한 헌신도와 참여도의 해석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회에 대한 헌신도와 참여도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높은 편이다. 

공적인 예배와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해서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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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성도들의 헌신적인 시간과 섬김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력 중 

하나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들이 토착 교회 전략 중에 재정의 순위가 낮은 측에 속해 

있었던 것 같다. 반대로 도시의 헌신도와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도시화에 따라 

바빠지는 삶과 경제적인 압박감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 성도들과 교회에 큰 도전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토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전략으로 응답자들은 리더십 훈련 35%, 전도 및 선교활동 34%라고 대답 했고 

나머지는 지역 사회 개발 3%, 교회 활동 21%, 헌금 생활 7%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이다.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동장, 이장, 

군수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교회가 유지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몽골에는 1년에 한 

번씩 교회 등록 연장을 해야 한다. 연장을 해주는 기관은 군청과 시청이다. 그들이 등록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교회 운영을 사실상 못한다.  

다르항시 YWAM은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 조사와 더불어 그 

지역장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 지역에 미치는 선한 영향에 대해 나눈다. 전도와 선교 

활동이 34%인데 많이 약한 편이다. 교회의 존립 이유는 복음 전도다. 복음 전도를 해야 

교회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지도자 훈련, 지역 사회참여 및 개발 등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 전도다. 

넷째, 교회가 세워진 위치 중 아파트 지역이 56% 였다. 이 결과를 볼 때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교회의 위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임이 드러난다. 상가 지역이나 목축 

지역, 농업 지역 등은 특수 지역으로 분류해야 할 정도다. 초창기 선교사나 현지인 

목회자들은 빈민 지역에 교회 설립을 많이 하지만 도시가 점점 커지고 현대화 되어감에 

따라 교회 설립도 대도시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됐다.  도시 중심적으로 

대형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도시 이외의 지역에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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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정보 꾸러미3: 다르항시 YWAM 토착 교회의 질문에 대한 해석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 사역의 한계성에 대한 

연구이다.  

첫째, 토착 교회의 방해 요인을 잘 파악해서 수정, 보완한다면 성장 요인의 

항목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훈련의 부족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훈련 

부족과 직결된다. 지도자가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은 내용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개인의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둘째, 질문 12와 질문 17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질문 12에 대한 

응답 중 토착 교회 전략 중에 지역 사회 참여나 개발의 응답이 3%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 17에 대한 응답에 의하면 YWAM의 토착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다. 그럼 왜 이런 간극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영향력이 크다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을 토착 교회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지역장과 지역 주민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르항시 YWAM은 다르항시에 있는 교회들과 북방 지역에 있는 타 

교회들과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 선교 단체가 교회를 설립하고, 이미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얻어 지속해서 지원하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다르항시 YWAM의 전략 중 한 가지다. 무엇보다도 ‘평신도 선교 

운동이 토착 교회 시작의 요인이 되다’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해서 몽골 

교회의 설립 사역은 전망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토착 교회를 설립하려는 교회에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훈련하여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설문지의 참여자는 총 102명이었고 이 중에서 남성이 47%, 여성이 53%였고, 

기혼 목회자가 72%, 미혼 목회자가 7%, 편모편부 목회자가 21%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5%, 30대는 46%, 50대는 21%, 20대는 8%였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목회자들의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통 선교 단체 훈련 그리고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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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에게 받는 훈련들은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경 학교나 

신학교 공부는 남편이 혼자 공부를 하고 아내는 목회의 조력자로서 교회의 행정 일이나 

심방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목회자의 아내가 함께 사역하게 될 경우 최소한 성경 학교나 

선교 단체 훈련을 받는 것이 좋다. 목회자, 지도자의 교육 정도를 알아보는 세션에서는 

남성 목회자의 교육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필요 정보 꾸러미4: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의 해석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토착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87%)에는 

동의하지만, 교회 상황이나 현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다. 선교 단체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가능한 교회들이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전략적 방법을 고안해 냈다. 실제로 지도자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의 교회는 영적인 수준과 수적인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수적인 

증가는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둘째, 목회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다. 목회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회자 개개인들을 만나보면 목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목회자의 교회는 영적, 수적, 행정적으로도 불안정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정체성이 분명한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긍정적인 

생각한다(라이트 Jr. 2002, 26). 신(新）다르항에 있는 A교회 목회자는 지도자 훈련을 

본인이 받았을 뿐 아니라 직접 교회에 접목해서 운영한다. 성도들은 그 훈련을 받고 

헌신도와 참여도가 더 높아졌으며, 수적으로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요약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그리고 포커스 그룹을 통해 얻어낸 

결과들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린 뒤 몇 가지 제안을 했다. 현장 연구 목적은 

다르항 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 성장 요소를 찾아내어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착 교회의 성장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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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원칙(재정 독립 활성화), 기존 교회와의 협력의 결여(찾아가는 선교, 찾아가는 

지도력),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개발> 혁신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것은 다르항시 YWAM이 

추구하는 토착 교회 설립 모델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다르항시 YWAM과 RCA의 리더십들은 위의 성장 요소들을 숙지하고 훈련 받아서 

사역해야 할 것이다.   

토착 교회의 방해 요인을 잘 파악하면 토착 교회 성장요인을 찾을 수 있다. 

다르항시 YWAM에서 세운 교회 지도자들은 토착 교회의 원리에 대해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토착 교회의 ‘3자 원칙’을 스스로가 세워나가며 개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골 목회자들이 선교학, 성경학, 신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사역자들이 다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설문지 및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을 다르항시 YWAM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영적, 지적 

훈련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일에 전략적으로 힘쓴다면 설립된 교회는 토착화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토착 교회 설립 전략 중 어려운 것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상호 협력이다.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르항시 북방에 있는 교회들과 상호 협력을 

하게 되면 그 교회들이 독립하는 데 힘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일을 다르항시 YWAM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선교로 하게 될 경우 교회는 

함께 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현장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3자 원칙에 의한 선교는 이루어질 

것이다. 다르항시 YWAM 에서 찾아가는 선교, 찾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상황을 분석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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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다르항시 YWAM: 토착 교회 설립 상황과 분석 

초대교회 때 일반 ‘평신도’들을 세워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교회는 항상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한 사회에 가장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역대 많은 갱신 운동의 한 가지 특성은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격을 

없애고 평신도들의 은사를 백분 활용, 격려한 것이었음을 성경과 문헌을 통해서 확인했다. 

교회 운동은 처음부터 평신도 남녀의 운동이었다. 하나님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 하신다. 다르항시 YWAM 사역도 필자가 평신도 선교사로 섬길 때 설립했고, 2010년 

다르항시 YWAM을 이양할 때도 현지인 책임자는 평신도 ‘테브나’ 간사였다.  

평신도 사역자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통해서 토착 교회들이 세워졌다.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을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건강한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장에는 다르항 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의 한계들과 설립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몽골 다르항시 YWAM 선교단체의 선교전략   

YWAM 선교 단체의 선교전략은  

* 1단계는 목표선정(Target)이다.  

한 나라나 도시 또는 종족들을 기도하면서 선교 목표지를 정해서 그 곳에 복음을 

전한다. 복음화된 교회들은 토착화 운동을 전략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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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선교사 훈련 학교나 지도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다.    

* 제 2단계는 참여(Engage)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사역으로 종족 집단을 제자화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하는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는 비전트립(Vision Trip), 즉 

선정된 목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러 현지에 가보기도 한다.   

* 제 3단계는 설립 단계(Pioneer)다.  

선교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선교지에 가서 개척자 정신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 민족들과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 후 소그룹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면 다시 새로운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현지인 지도자로 세워 

토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 제 4단계는 배가 운동(Multiply)이다.  

복음을 전해서 믿는 현지인들이 생겨나면 가정 교회를 설립한다. 배가운동의 

단계는  교회 설립자가 교회를 설립한 후 현지인 지도자가 동역자(Partner)가 되어 토착 

교회로 전환 되어갈 무렵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설립하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타겟 2020 

전략 n.d.). 네비우스 선교 전략과 YWAM 선교 전략은 같은 맥락의 토착 교회 설립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두 전략은 혁신적인 토착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울 연구 방안을 

제안해 놓은 것이다. 

훈련(Training) 

훈련(Training)은 습득된 기능을 필요한 곳에 발휘하는 것이다. 열방을 제자화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기본 훈련인 예수 제자 훈련학교(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가 있다. 몽골 YWAM의 5개 지역에서 1년에 6개의 DTS가 운영되는데 

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이양 해서 현재 모든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현지인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르항시 YWAM에서는 현지인 사역자에 의해 2개의 DTS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Family DTS 훈련학교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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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독신자들을 중심으로 Joshua DTS 훈련 학교를 운영한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갈렙 DTS(2주 집중강의와 1주 전도여행실습)가 있다. 그러나 훈련은 많이 하지만 

현장으로 가는 부분은 미약하다. 또한 훈련생들을 선교 센터에 오게 해서 훈련을 시키므로 

‘찾아가는 선교’를 통한 복음 전도, 교회 설립 확산은 아니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제(Mercy) 

구제(mercy)는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역이다. 

미전도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누어 주는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특히 난민촌 사역, 미혼모와 고아원 사역, 집짓기, 의료 사역, 농업 등의 

사역을 한다. 몽골 다르항시 YWAM 베이스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1년에 10가정씩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Ger)를 지어 주었다. 또한 겨울에는 석탄과 밀가루를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교육 선교의 일환으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다. 미취학아동 5, 6살 아이들을 중심으로 고아나 편부모, 소년, 소녀 

가장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 구제 사역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긍휼 사역이다. 그러나 구제의 근본 목적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이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도 및 선교(Evangelism & Mission) 

전도 및 선교(Evangelism & Mission)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하게 하는 일이다(스윗 2014, 18, 19). 예수 전도단은 

이 일을 위해 9개의 변방 지역과 8가지 영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다. 예수 

전도단(YWAM)에서 ‘9개의 변방지역(9 Frontiers)’ -모슬렘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20세 미만의 사람들, 대도시, 복음의 

미전도 종족-과 한 나라와 사회를 구성함에 필요한 ‘8 Spheres’ (정치, 경제, 교육, 

커뮤니케이션,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영역) 에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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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YWAM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 전략을 받았는데 

바로 ‘가정, 교회, 교육, 정부와 정치계, 언론계, 예술계와 연예계와 스포츠, 사업계’의 

7가지 영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영역 

선교를 위해 ‘정치, 경제, 교육, 커뮤니케이션(대중매체), 예술, 교회(종교), 과학기술, 

가정’의 8가지 영역으로 조정 및 확장되었다(콥 2011, 269-70). 

 

 

 

 

 

 

 

 

 

 

<그림 3> 

 

8 SPHERES 와 영역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2011, 269)  

몽골 다르항시 YWAM 선교 센터와 울란바타르에 있는 ‘하이르’ 교회는 

‘먀그마르자브’ 선교사 가정을 2006년에 첫 H국 ‘G’ 종족에 파송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뭉흐에르뜬’ 목사를 브리얏트 공화국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교회 설립 15년 만에 

선교사 두 가정이 배출되었다. 토착 교회의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하고 실행한다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르항시 YWAM이 추구하고 있는 교회 

설립의 문제점은 3자 원칙 중 자립 부분에서 발견 되었다.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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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선교사나 지방 교회 설립에 지도자를 파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 전략들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다르항시 YWAM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추진했다. 왜냐하면 다르항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독립성과 리더십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필자는 그것을 

장점으로 극대화했다. 그러나 다음 단계들을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조사와 목표 설정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는지,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조사는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와 연결되는 선교전략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할 때는 이런 조사는 

더욱 더 필요하다.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존슨 

2007, 45). 복음을 전혀 받아들인 적이 없는 곳이라면 사역 목표와 지역 목표를 설정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왜 복음의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막 1:37-

38)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셨다.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 곳에 설립된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를 

설립했다(박기호 200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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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만 명의 몽골 제 2대 도시인 다르항(Darkhan)은 유목민들이 40%다. 

복음주의 교회는 단 2개였다. 인구가 7만 명인 구(Old)다르항에 1개 교회, 인구 4만 명의 

신(New)다르항에 1개 교회만 설립되어 있었다. 필자는 다르항으로 이주하기 전 2001-

2002년 동안 그 지역을 정탐하며 조사했다. 그리고 유목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인, 

구(Old) 다르항의 6구역에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6구역은 인구 1만여 명이 운집해 

살고 있는 곳으로 다르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다. 그래서 교회 설립을 결정했다. 

그러나 몇 가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설립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 곳은 

가끔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경찰이 오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었다. 교회 

주변에는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밀주를 만드는 동네가 포진해 있었다. 지역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결과였다. 지금은 정부에서 관리해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역 개발, 

사회 참여는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전략적 복음 전파 및 교회 설립  

몽골 2대 도시 다르항으로 이주한 이래로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몽골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르항의 시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외부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누구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받아들인다. 몇 달이 되지 않아 30여 명이 모였다. 그 후 순회 전도를 하면서 1년 동안 교회 

두 곳을 설립하였고, 울란바토르에서 다르항시 YWAM에게 이양한 ‘어르흥’교회를 

맡았으며, 2018년 현재 7개의 교회와 4곳의 가정 교회가 설립되어 성장하고 있다.  

네비우스의 교회 설립 전략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새로운 사역을 개시할 

경우에는 지상 명령과 사도들의 본보기가 시사해 주듯이 무엇보다 먼저 지역을 두루 

순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회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호기심을 보이는 

군중들을 찾아 그들과 접촉하고, 전도지를 자유롭게 뿌려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이다(곽안련 199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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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  

 

다르항시 YWAM 중심으로 교회 설립현황 

(다르항시 YWAM) 

전략적 복음 전파의 방법을 이렇게 세웠다. 첫째로 지역 조사와 더불어 그 지역 

정부의 지도자를 만나 자신의 동네에서 선교 기관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교회 설립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로빈슨 

1999, 231). 커뮤니케이터(전달자)는 현지인, 수령자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수령자들의 내적 상태, 안전감, 메시지, 상황, 인지하는 방법은 크고 작은 면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크레프트 2001, 170). 두 번째, 그 지역에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소규모 모임을 현지인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기 선교팀들을 통한 복음 전파는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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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미션퍼스펙티브 2005, 435) 

넷째, 모교회(Mother Church)와 지교회는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다.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한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지만 그 교회가 토착화 되기까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전략적 복음 전파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함으로 결과는 

좋지 않았다.  

화요 중보 기도 모임(Tueday Intercessary Prayer Meeting)  

다르항에는 30여 개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 6개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가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고, 나머지 24개의 교회는 현지 토착인 사역자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 다르항시 

YWAM에서는 2004년부터 ‘화요 중보 기도 모임(Tuesday Intercessory Prayer Meeting)’을 

시작했다.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의 책임을 ‘냠체릉’에게 맡겨 몽골 상황에 맞는 화요 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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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모임을 운영하도록 했다. YWAM 사역자와 DTS 학생들, 그리고 외부 참석자 30여 

명이 시작했는데, 이 후 250-300여 명이 매주 초교파적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의 중요한 프로그램은 교회가 없는 몽골의 시골 지역과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이다. 필자와 사역자들은 1년에 2-3차례 교회가 없는 

지역과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내몽골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현장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화요 중보 기도 모임 때 PPT자료나 영상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했다.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한 형제, 자매들이 다르항시 YWAM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인 예수 제자 훈련 학교(DTS)를 이수하고, 교회 지도자, 혹은 선교사로 파송 

받기도 했다.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은 몽골 토착 교회 설립에 아주 중요한 엔진이지만 

여전히 타 교회의 몇몇 목회자들은 자기 성도들이 선교단체에 빼앗길까 염려하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몇 년간 울란바토르와 다르항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중단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행정, 재정 및 운영 독립: 지도력 이양하기   

현지 교회가 설립된 지 4-5년이 지나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재정 

및 교회 행정의 독립을 할 때가 왔다고 본다. 2009년 9월에 다르항 중심으로 설립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교회의 재정과 행정의 독립을 선언했다. 처음 교회 설립 

단계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십일조와 감사 헌금, 주정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의 신앙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성도는 십일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헌금 생활을 다 하지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한다.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한 모든 교회를 이양할 

당시 몇 교회의 지도자들은 행정, 재정 및 운영 독립을 어려워했다. 다르항시 YWAM 선교 

단체 교회 설립 팀 리더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성경 공부와 DTS훈련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훈련을 도와주고 멘토링하는 관계로 유지하기로 했다(빌 2001, 202, 203). 네비우스가 

‘고용 제도는 돈을 바라는 마음을 자극하기 쉬우며 보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수를 

증가시킨다’(네비우스 1990, 29)고 말했기 때문에, 다르항 주변의 교회 설립은 선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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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역자와의 관계가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가 아닌 동역자(Partnership)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대표 5개 교단 선교회(modality)가 설립한 교회는 100여 개 

인데 현지인에게 이양한 교회의 숫자는 2개(2%)로 파악되었다. 랄프 윈터의 4P중에 몽골 

교회는 대체로 제 2단계인 ‘부모 단계(Parent)’에서 제 3단계인 ‘협력단계(Partner)’에 

걸쳐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인 지도자에게 교회의 운영이나 목회를 이양한 

상태에서 상담과 멘토링만 해주고, 상황에 따라 지도자 훈련과 지원만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 예수교 장로교회 몽골 현지 선교회 2012, 97).  

<표 2> 

 

몽골에서 사역 중인 한국의 교단선교회 샘플(2011년 11월 말 현재)  

(2012, 98) 

 

교단 사역을 

시작한 해 

현재 

선교사 수 

개척한 

교회 수 

이양한 

교회 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992년 50명 36개 1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992년 39명 ? 1개 

기독교대한감리회 1994년 26명 22개 0개 

기독교한국침례회 1991년 16명 15개 0개 

기독교하나님의 성회 2002년 6명 6개 0개 

 

반면에, 한국의 선교 단체(sodality)는 교단 선교회들과는 달리 설립한 교회들을 

대부분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이양 하고 일부 협력 기구를 만들어 돕고 있다. 한국 선교 

단체는 4P중 4단계인 ‘참여 단계(Participant)’에 와 있다. 그러나 자립적인 부분에 취약점이 

있어 이양은 대략 50%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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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몽골에서 사역 중인 한국의 교단선교회 샘플(2011년 11월 말 현재)  

(2012, 98) 

 

선교단체 사역을 

시작한 해 

현재 

선교사 수 

설립한 

교회 수 

이양한 교회 수 

인터콥 1993년 26명 24개 지도력이양18, 

완전이양1 

두란노해외선교회 1998년 16명 13개 12개 

예수전도단 1993년 6명 8개 7개 

오병이어선교회 1993년 8명 3개 0개 

 

위의 표를 참고할 때 몽골의 선교 단체들이 교회를 설립 후에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의 자료는 2012년의 자료다. 현재는 선교 단체의 교회 설립이 답보상태다. 2018년 

상반기에 필자가 몽골에서 현장 조사 때 포커스 그룹과 인터뷰를 했던 현지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교회 설립이 저조하고 이미 설립된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이유는 현지인들의 영적인 훈련의 결여와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재정의 어려움이었다.  

팀으로서의 사역(Team Ministry)  

교회 설립 위해서는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서 일하는 영웅들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뿐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취감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팀워크를 이루어 전개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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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된다. 명성에 대한 환상과 자기가 중요하다는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행하는 것이다(윈터 2005,  484).  

바울의 팀 구성원은 마치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도 같았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택하셨지만, 바울은 다른 형태의 팀 구성을 했다. 팀 중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고, 

디모데는 혼혈 유대인, 디도는 헬라인, 누가는 이방인 의사, 소스데네는 회장장, 실라는 

선지자 출신, 뵈뵈 그리고 브리스가 같은 여자도 있었다. 세나는 교법사,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마케도냐 출신, 두기고와 두로비모는 

아시아 사람들이었다(글라서 2006, 478).  

바울은 팀으로 형성하여 한 지역에서 연합 선교를 감행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연합의 의미이기도 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르항시 YWAM은 팀으로 교회 설립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원칙은 교회 설립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한 가족과 싱글 한, 두 명이 팀으로 구성해서 교회를 설립하려면 지원자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설립팀을 구성해서 보냈는데 갈등과 분열이 생겨 팀이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갈등을 경험하는 집단들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서 문제 해결을 창조적으로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스테픈 2012, 144). 이러한 변수들을 해결하기 위해 토착 교회 설립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요약 

본 장에서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날의 

사역 상황을 살펴보았다. Part 1에서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교회들이 토착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평신도 운동으로 본 몽골 토착 교회 

가능성의 문헌 연구를 했고, 토착 교회 설립의 다양한 전략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게 되었다. 

성경적인 관점의 토착 교회에 대한 이론과 전략은 인카네이션, 현장을 찾아가는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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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었고, 필자가 소속한 다르항시 YWAM은 그 성경적 전략을 따르고 있었지만,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결실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현지인 사역자들, 지방이나 도시의 

지도자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안일하고 타성에 젖은 사역을 하고 있었음이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리고 토착 교회 설립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겨야하는데 선교단체 스스로가 결정함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 실수해서 프로젝트 사역을 

접은 경우도 있다. 또한 영적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토착 교회 설립과 교회 

갱신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혁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현장연구를 통해서 토착 교회 설립을 방해하는 한계성의 요소들은 3자 원칙의 

불안정함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결여라고 점이 검증되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 

파일럿을 하게 되면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데 촉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제 8장과 제 9장은 다르항시 YWAM이 혁신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추출하게 될 것이다. 토착 교회 설립 Change 

Dynamics의 기존 전략을 단순화하고 구체화해서 어느 교회나 짧은 시간에 실현 가능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역동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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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효과적인 토착화 업무를 위한 YWAM의 변화과정 수립 

Part III에서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토착 교회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다르항시 YWAM에서 추진하려는 토착 교회 설립 CD (Change 

Dynamic)의 기존 전략을 단순화하고 구체화해서 어느 교회나 짧은 시간에 실현 가능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역동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연구(다르항시 YWAM 사역 

중심으로)’를 위해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평신도 운동을 통한 몽골 토착 교회 

가능성에 대한 문헌 연구와 분석의 결과 평신도 지도자가 토착 교회 설립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했다. PartII의 연구 방법론에서는 자료 수집과 문헌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그리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한 교회들과 

주변 교회 내에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전략적 방안은 다르항시 YWAM에서 해오던 기존 사역들, 정규 과정 DTS 

(6개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단기(short-term)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 제자 

훈련 학교(8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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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파일럿 프로젝트 연구 설계 및 실행 

다르항시 YWAM이 건강하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도자 평생 

개발론을 기초로 U 프로세스 이론을 효율성 있게 파일럿 프로젝트에 접목, 실시해서 토착 

교회 설립 방안 모델을 제시한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short-term leadership training 

program)을 개발해서 어떤 교회 지도자나 어렵지 않게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각 교회 지도자들은 토착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학적 정의와 

이론들, 성경적 기반이 되는 지도자 훈련, 전략적 원리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목표 지향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사역이 진행되도록 선교 단체, 다르항시 YWAM과 교회 

연합회(RCA)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 

교회마다 토착 교회로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현지에 맞는 ‘맞춤 

선교 패러다임(수신자 지향적인)’을 접목하는 훈련을 시킨다.  

이번 연구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제자 

훈련 학교’를 한 지역 교회에 효율성 있게 실행 운영해 보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YWAM의 사역자들과 RCA 교회 설립 리더들과 만나 Mobile DTS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전략을 나눈다. 또한 설립된 교회들이나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교회들을 방문, 담임 목사들과 심층 인터뷰하고 토착 교회의 성장 요인과 방해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felt needs)부분을 지원하고 자립 사역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나눈다. 다르항시 YWAM에서 매년 두 번씩 실시되고 있는 제자 훈련 

학교(24주:12주 강의, 12주 전도실습)를 단기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해서 실제적인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 그것은 여름 방학 때 2-3주간 ‘미니 제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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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mini DTS)’를 실시해 가능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 후에 8주간의 

가장 주요한 주제들을 선별해서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Mobile DTS’으로 확장한다. 

각 교회의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을 이용해서 단기 지도자 양성 훈련(Mobile DTS)을 한다면 

단기 지도자 양성 훈련은 교회 성장에 큰 효과를 줄 것이다. Mobile DTS의 매뉴얼을 

부록으로 첨부한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변화의 이론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변화의 이론들은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 

C오토 샤머의 U 이론, 볼만과 딜의 조직의 리프레이밍 이론, 존 코터의 8단계 이론, 로널드 

하이페츠의 적응 리더십 이론 등이 있다. 필자가 나열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파일럿 

프로젝트에 접목하려고 결정한 것은 로버트 클리턴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과 오토 샤머의 

U 이론이다. 지도자 평생 개발론의 원리들과 U 이론은 성경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아래의 두 가지 이론은 다르항시 YWAM이 추구하는 토착 교회 설립 방안과 맞는 변화 

이론으로서 적합한 반면, 다른  세가지 이론은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볼 것이다.   

지도자 평생 개발론    

로버트 클린턴은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한 개인에 의해서 지속되는 리더십 행위를 

뜻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 영향력을 주어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바라는 목적이 달성되며 지도자와 추종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 혜택을 주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클린턴 2011, 63). 

지도자와 추종자들 간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클린턴은 네 가지 성경적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  

*네가지의 성경적 리더십 모델들  

첫 번째, 청지기 모델(The Stewardship Model)에서는 지도자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역 도전, 과업, 과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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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리더십 영향력과 추종자들의 성장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보내신다.  

두 번째, 섬기는 지도자(The Servant Leader)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중요한 자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취지에 잘 드러난다. 이것은 ‘찾아가는 

선교’를 의미한다. 리더십은 일차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으로, 이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수행한다.  

세 번째, 목자형 지도자(The Shepherd Leader)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목자와 양 

비유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것은 추종자들에 대한 돌봄으로 가르치시고, 모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중심적인 가르침에 근거된다. 목자형 지도자는 각각의 

추종자들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  

네 번째, 추수꾼 지도자(Harvest)는 성장에 관한 농사 비유 가운데 드러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구성원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그 나라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취지에 토대를 둔 목회 철학 모델이다(클린턴 2011, 83-98).  

위의 네 가지 리더십 모델은 일종의 습득된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지도자의 필수 요건이다(클리턴 1997, 102, 103). 네 

가지 리더십 모델 중 섬기는 지도자의 모델과 목자형 지도자 모델은 다르항시 YWAM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다르항시 YWAM의 교회 설립 리더들이 개척과 추진력은 

있지만, 책임감과 낮은 자세로 섬기며, 구성원을 돌보는 섬세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생 개발론을 소개하고 가르쳐서 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수꾼의 지도자 모델, 수확하고 확장하는 지도력을 더 연구하고 접목을 하게 

된다면 교회 설립과 교회 성장도 보게 될 것이다.    

클린턴은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강조하면서 은사는 그 존재됨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지도자 개발의 핵심은 은사 개발이라는 것이다. 은사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타고난 은사, 습득된 은사, 그리고 영적인 은사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독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분의 목적하신 것을 섬기도록 그 독특함 또는 존재됨을 사용하신다(클린턴 20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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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은 네 가지 성경적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 이 네가지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실제로 지도자가 어떤 모델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사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르항시 YWAM에서 토착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본인의 은사, 재능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추종자들이 효과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하도록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대해 깊은 이해를 

주어야 할 것이다.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은 3자 원칙에서의 ‘자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U 프로세스를 통해서 토착 교회가 형성될 가능성을 보겠다.  

U 프로세스에서 본질을 찾아     

U Theory 혹은 U 프로세스는 C. 오토 샤머를 중심으로 주창된 이론으로서, 

개인이나 조직, 사회 전체에 출현하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실마리들을 인식하고 인식된 

실마리들을 확대 재생산, 그리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론이며, 이에 대한 실천적 전략 

및 실천 방법론이다. U 프로세스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기본 가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제도화된 구조를 역동적인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프리젠싱(Presencing)은 precence (현재)와 sensing (미래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을 

합친 말로 ‘미래의 가장 큰 가능성을 감지하고 현실화하는 것, 즉 출현하기를 원하는 

미래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니엘 골먼이 말한 ‘전망 

제시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망 제시형은 사람들과 꿈을 공유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이다.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요구될 때나 뚜렷한 방향성이 요구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골먼 2003, 102). 

U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내려받기, 즉 다운로딩(downloading)이라고 부른다. 내려 

받기란 습관적인 행동과 생각을 뜻하며, 늘 같은 행동과 결과로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습관이 버릇이 되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 외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반면에 

프리젠싱은 관심의 폭이 확대되고 새로운 현실이 시야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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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자기 생각 밖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 자신이 보다 확대된 

주변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U 이론의 기본적 개념은 사람이나 조직은 ‘내면에 대한 자아 인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본질적인 혁신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핵심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제시한다. 또, 이 과정에서 존재 의식을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조직과 공동체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원형을 만들어서 그들의 구조와 실천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지향한다. 

변화의 깊은 지점(U자의 바닥)에 도달하려면 먼저 생각과 가슴과 의지를 활짝 열고 

U 자를 따라 내려가야 하며, U자의 바닥에 위치한 바늘 구멍을 통과한 뒤, 다시 U자를 따라 

올라가 새로운 것들을 현실화해야 한다. U 프로세스의 3가지 중요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U 자를 따라 내려가기: 관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라. 습관적인 다운로딩을 

멈추고 잠재력이 가장 큰 곳, 그리고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완전히 몰입하라. 

*U자의 바닥에 머물기: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적 깨달음이 찾아들게 하라. 

조용한 곳으로 가 깨달음이 찾아들게 하라.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사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한다.   

*U자를 따라 올라가기: 즉시 행동하라. 행동하면서 미래를 탐색하라. 원형 

(prototype)을 개발하라. 원형을 만들면 보다 신속하게 미래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즉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으며, 지속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능해진다(샤머 2014, 36-46).  

C. 오토샤머의 U 시스템은 조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줄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려 받기(다운로딩) 이다. 다운로딩은 변화의 시작이다. U 프로세스가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유는 지난 날의 교회 설립 

과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했던 교회 설립 방법과 패턴에 무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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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 고정 관념으로 교회 설립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한다.  

본 연구의 토착 교회 설립 핵심 가치를 찾아낼 방법 중의 하나가 다운로딩이다. 

다운로딩이 없다면 변화된 미래, 조직과 단체의 번창은 기대할 수 없다. 

조직의 리프레이밍의 구조  

볼만과 딜은 조직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네 가지 인식의 틀로 이해한다. 즉 

구조적(Structural), 인적 자원적(Human Resource), 정치적(Political), 상징적(Symbolic) 

인식틀을 제시한다. 네 가지 인식틀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들을 이해하는데 도움 된다. 이런 네 가지 인식의 틀로 조직을 이해함으로써 

불명확하고 복잡하고 모호함이 존재한 조직에 대해서 다원적 사고로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구조적(Structural)프레임: 구조로서의 조직 이해 

2) 인적 자원(Human Resource)프레임: 가족이나 무리(flock)로서의 조직 이해 

3) 정치적(Political) 프레임: 전투 부대, 혹은 ‘정글’로서의 조직 이해  

4) 상징적(Symbolic) 프레임: 유기체로서의 조직 이해(볼만 2004, 57-307). 

조직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에 따른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리프레이밍의 이론은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의 색깔이 짙음으로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에 적합하지 

않는 이론이다.  

변화관리 8 단계 프로세스       

존 코터는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100여 개의 회사를 조사한 후, 그들의 

중대한 실수를 고찰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기업의 문화를 변화시켜서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끈 사례들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의 8단계와 이에 따른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의 근본적인 전제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며, 이 변화를 관리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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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기업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존 코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 관리의 8단계를 

제시한다.  

1단계: ‘위기감을 조성하라’: 어느 정도 긴장감과 정당한 위기감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2단계: ‘강력한 팀을 구성하라’: 팀원끼리 서로 신뢰하고 공동 목표를 세워서 

성취해본다. 

3단계: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라’: 효과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구상하여 효율성 있는 전략을 개발한다. 

 4단계: ‘새로운 비전을 널리 알려라’: 비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5단계: ‘부하 직원의 권한을 넓혀주라’: 직원들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해야 한다.    

6단계: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라’: 우연한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7단계: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복잡한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꾼다. 

 8단계: ‘새로운 제도에 정착시켜라’: 어떤 문화든지 적응하고 접목하라는 

의미다(코터 2002, 55). 

교회 설립 방안을 위해 비전과 전략, 강력한 팀, 권위에 대한 확대 등도 필요하고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로 조직을 움직여야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교적 인간관계 중심적으로 교회 설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 코터의 8 

단계 이론은 본 연구와 맞지 않다고 본다.  

적응 리더십의 도전        

적응 리더십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디고 새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적응 리더십은 번성하는 능력을 가능케 하는 변화에 관한 것이다. 적응은 다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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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으로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들을 그들의 적응적 도전에 맞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하이페츠 2012, 29-33).  

효과적인 적응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시스템과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2012, 22). 두 번째, 적응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시스템을 동원한다(2012, 

148). 세 번째, 자신을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2012, 234). 네 번째, 자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2012, 302).  

적응 리더십 이론은 개인의 리더십 함양과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체나 

조직의 적응적 변화를 창출하려면 시스템과 자기를 진단해야 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적응 리더십은 공동체적인 리더십 함양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적응 리더십도 다르항시 YWAM의 교회설립 실행 계획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다르항시 YWAM이 건강하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도자 평생 개발론을 기초로 U 프로세스 이론을 효율성 있게 파일럿 프로젝트에 접목, 

실시해서 토착 교회 설립 방안 모델을 제시하기를 원한다.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 계획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 성장 요소를 찾아내어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의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부적 인식 변화에 관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현장 

연구에서 3자 원칙(자전, 자립, 자치)을 기반으로 토착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몇 가지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인식변화에 관한 파일럿 

프로젝트는 현지인을 중심으로 설립한 ‘한칠랄린 잠’ 교회에 접목하여 실시하였다. 그 

과정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파일럿 실행 과정         

파일럿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Soft spot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 

스팟은 그 조직의 취약점을 지칭한다. 취약점을 보완하고 개혁하는 것은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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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현장 조사연구를 통해 필자는 다르항시 YWAM 사역 

중에서 Soft spot은 ‘미자립 교회’라는 것을 발견했다. 즉 자치, 자전, 자립이 원활하지 않은 

교회다. 다르항 북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3자 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여전히 다르항시 YWAM에 관리를 받으며 재정적인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지도자 평생 개발론을 기반으로 U 프로세스를 soft spot에 

접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 클린턴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은 실질적으로 

성경적 모델 네 가지를 제안했다. 그 중 청지기 지도자 모델, 목자형, 지도자형은 3자원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U 프로세스 중에 다운로드하기는 바닥 깊은 곳에 머무는 

작업이 가능한 리더십 모델이라서 soft spot에 접목하기가 좋다.   

다르항시 YWAM은 토착화를 필요로하는 교회들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한 교회들, 즉 미자립교회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선교 단체 사역을 함에 있어 

교회와의 협력은 결여되어 있었고, 타성에 젖어 사역 했다. 수 년 동안 같은 지도자 양육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으로 시대의 흐름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제안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들을 귀가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현지인 지도자들과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아래와 같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행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르항시 YWAM 중심으로 설립된 토착 교회 모델을 세우기 

위해 성경적, 교회 성장학적, 역사적 이론을 연구하고, 둘째, 다르항시 YWAM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토착 교회 설립의 상황을 연구하고, 셋째, 다르항시 YWAM 중심으로 

토착 교회 설립 촉진을 위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략과 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 목적은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soft spot인 

미자립교회에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연합하여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Mobile DTS)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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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s (다르항시 YWAM& RCA)        

본 논문에서 Stakeholders는 몽골 다르항시 YWAM 토착 교회 설립팀과 RCA이다. 

이 두 구조의 Stakeholders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토착 교회 설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역들(지도자 양성, 중보 기도, 구제, 행정, 재정, 기획, 맴버 

케어, 찬양, 미디어, 교육 선교, 훈련,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전략 등)이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교회에서 다 진행할 수는 없다. 

리더십의 구성과 교회 프로그램 등을 조직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은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 

단독으로 토착 교회 설립을 하기에는 걸림돌이 없지 않아 있다. 건강하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 설립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서로의 사역 공유, 친밀한 관계의 공감성, 

조직화한 교회 설립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에 다르항시 YWAM 단체에서 교회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는 목표 

지향적었고, 조직의 시스템화 덕분에 체계적인 절차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RCA라는 부흥 교회 연합회를 설립해 이양한 이후에는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동역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두 단체가 각각 발전과 

성장하는 가운데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 강해지면서 상호 협력하는 부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각자의 강점들을 살려서 사역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대두되면서 서로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르항시 YWAM 단체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여러 사역을 접목해야 할 장소와 soft spot인 미자립교회들을 간과했고, RCA는 

사역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장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다르항시 YWAM과 RCA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도움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soft spot: 미자립교회(자치, 자전, 자립이 구체화되지 않은 

교회)를 혁신적인 토착 교회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을 강조했다. 미자립교회를 

토착 교회로 세우기 위한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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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들의 관점을 이해할 사역 Group과 상황  

과거의 다르항시 YWAM과 RCA의 사역들은 다양한 사역들을 많은 사역자와 함께 

같은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시작했다. 그 결과 U 프로세스의 다운로딩을 통해서 과거의 

부족함을 발견, 개선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림 6> 

 

STAKEHOLDERS 과거의 관점이해  

 

그러나 변화 가능한 soft spot을 발견함으로 Stakeholders 상호 연합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Stakeholders의 변화 관점으로 이해한 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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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한 Soft Spot         

몽골 다르항시 YWAM 사역 중심으로 설립된 토착 교회들을 연구하고 현장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 본 교회들이 ‘토착 교회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3자 원칙’이 

효율성 있게 적용되지 않았고, 교회의 비전과 미래의 계획이 없었으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로 운영할 수 없었다. 

사실 재정적인 독립이 되었다고 다 토착 교회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물이 교훈이 되어, 효과적인 토착 교회 설립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토착 교회 설립 모델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위의 도표, U 이론과 토착 교회 설립 

단계별 기술을 보면 U Theory의 7단계가 지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다.  

U 이론 중 첫 번째인 다운로딩(Downloading, 내려받기)단계를 통해서 과거의 

자신이나 조직의 세계에서 행동했던 방식들에 대해 재고하고, 과거의 패턴들을 멈추어 

선다. 다운로딩하는 사람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미개척 영역을 

탐구하려 한다(셔우드와 마빈 2011, 128).  

필자는 거의 20여 년 동안 교회 설립을 해온 경험, 조직, 사회 구조 안에서 

무의식적이고 타성적으로 형성된 행동 패턴과 의식들이 내면에 있었다. 교회를 설립하고 

현지인에게 이양했지만 토착 교회로서 교회 성장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개선된 시각이 필요했다. 필자는 다르항시 YWAM 현지인 사역자들이 건강한 토착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회의 정규 교육도 필요하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제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YWAM 단체의 정규적인 교육, 

즉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DTS (6개월과정)만 고집했다. 십수 년 전에 울란바토르 에밋욱 

교회에 직장인들, 일반인들을 위한 Mobile DTS: 단기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접목해서 

교회 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타성에 빠져 옛날 방식대로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 연구의 목적인 몽골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한 토착 교회의 

모델을 연구해서 몽골과 동인종 국가에 토착 교회 설립 방안을 제시하기를 원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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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관찰하기(Seeing) 단계와 감지의 단계(Sensing)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soft spot, 즉 

미자립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했다. 다르항시 YWAM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는 

테브나 목사와 YWAM 사역자들, 그리고 RCA 목회자들과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으로 

토의를 하면서 실제적인 문제와 건강하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르항시 YWAM이 교회 성장을 필요로 하는 교회나 토착화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자립교회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건강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테브나 목사와 인터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가 현재 몽골 전체 교회 

연합회 부총회장, 다르항시 목회자 연합회 총회장으로 겸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 

기독교 역사와 교회 현황,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있어 

신뢰성 있는 인터뷰가 되었다. 지도자 훈련 양성 프로그램을 다르항 YWAM 만의 

소유물로 다른 교회나 단체와 공유하지 않은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다. 필자는 다운로딩 

단계와 관찰, 감지를 통해서 U자의 바닥에 한동안 머물러 프리젠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간과 시간이었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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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지도자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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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Stakeholders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나가면서 토착 

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U 프로세스의 다운로딩 후에 수신자 지향적인 의사소통으로 soft 

spot을 발견했고, 그 soft spot에 5가지 토착 교회 설립 전략을 접목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변화를 유도해 본 과정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교회들이 토착화되고 새로 설립될 교회가 자치, 자전, 

자립 할 수 있는 3자 원칙 이론으로 설립되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잠재력이 극대화 되어 

토착 교회가 설립 될 수 있는 전략을 아래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이 부분은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 리더십들이 모여 현장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첫째는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리더십 회의, 둘째는 지역 

현장 조사 및 지역 교회 목회자 만남, 셋째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넷째는 평신도 

지도자 세우기, 마지막으로는 모교회 지원과 관리를 살펴보자.  

Step 1. 토착 교회 설립 리더십 회의         

‘한칠랄린 잠’ 교회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접목하기 6개월전부터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 팀은 평신도 지도자 이론과 U 이론을 참고로 하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중요성을 두었다. 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토착 교회를 든든하게 설립하기 위한 회의였기 때문이다.  

첫 단계의 모임은 앞부분에서 다룬 부분인 U 프로세스의 다운로딩(Downloading, 

내려받기) 시간을 한 동안 가졌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르항시 YWAM 팀들에게 새로운 

전략적인 부분을 보여 주셨다. 다운로딩 단계는 다르항시 YWAM과 RCA의 과거 늘 

습관적으로 해오던 전략과 방식(안일하게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자세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깊이 생각하는 단계였다. 과거의 효과적이지 않은 교회 설립 패턴이나 

전략들(지역 리더십 배양을 하지 않고 본부에서 파송하는 방식)을 한쪽에 두고,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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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항시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수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고 현지인에게 이양했지만 토착 교회로서 교회 성장이 

멈춘듯했다. 다르항시 YWAM과 RCA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자에게 “건강한 토착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회의 정규 교육도 필요하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다르항시 YWAM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역자들의 정체성과 교회 설립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리더십의 

정의는 무엇인가?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적 리더십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배우고, 

그 후에 포커스 그룹처럼 모여 토착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전략들을 나누었다. 그 

동안 다르항시 YWAM과 RCA에서 설립한 교회들의 성장 요인과 취약한 부분을 토론했다.  

토착 교회 설립의 취약한 부분은 여러 가지 나왔다. 교회의 자치, 자전, 자립을 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의 약함, 재정적인 문제로 지역 사회 공헌과 참여가 어려운 상황, 전도와 

선교의 비활성화의 문제점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토착 교회 성장을 멈추게 하는 요소들이었다. 그 중에 다르항시 YWAM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었던 개선책은 바로 ‘단기(short-term)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Mobile 

DTS’의 운영이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토착 교회 설립 및 성장이 가능하다고 포커스 

그룹에서 나누게 되었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현장 조사와 지역 교회 목회자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Step 2. 지역 현장조사 및 지역교회 목회자 만남         

한 지역에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도움 요청이 왔다. 그곳은 

시골이나 지방이 아니라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칠랄린 잠(Khaanchlalin zam)’ 

교회였다. ‘Mobile DTS’ 운영 리더십들은 울란바토르시의 ‘한칠랄린 잠(Khaanchlalin zam)’ 

교회 담임인 바트자르갈 목사와 인터뷰를 했다. 크레프트가 강조한 수신자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크레프트 2006, 296)을 접목 해서 ‘한칠랄린 잠’ 교회의 필요한 부분들(felt 

needs)을 파악하고 구체화했다.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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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U 프로세스에 의해 ‘관찰하기’와 ‘감지하기’ 단계에서 선교 

기관은 판단의 목소리를 절제하고 열린 생각으로 ‘한칠랄린 잠’ 교회를 새롭게 관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 리더십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조사를 하고 현지의 원주민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그 마을의 문화를 알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 간의 문화를 수용하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성과 수용성, 신뢰감을 실천하는 일은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엘머 2012, 130),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훌륭한 전략이 된다. 한칠랄린 잠 교회와 주변 

마을의 핵심 문화와 문화 주체, 사회규범들과 신념체계들을 연구하면 수용자의 생각과 

사고를 알게 되고 현장조사에 큰 도움이 된다(히버트 2014, 64, 65).    

그 과정에서 바트자르갈 목사와 리더십과 포커스 그룹을 함으로 한칠랄린 잠 

교회에 Moblie DTS 실행의 타당도(validity)를 높이게 되어 신뢰도(reliability) 있는 

프로그램 접목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한칠랄린 잠 교회의 성도들은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거나 대학생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낸다. 그래서 공동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많은 시간을 내어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 

그래서 다르항시 YWAM 토착 교회 설립팀은 ‘Mobile DTS’ 8주 프로그램(1주 단기 

전도여행 포함)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교회의 지도자 

그룹과 만나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남의 단계, 만나서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felt needs)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젠싱(presencing)단계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칠랄린 잠’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확장, 배가될 미래성을 감지하고 

현실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지역 현장 조사 및 지역 교회 목회자와 다르항시 YWAM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칠랄린 잠’ 교회의 담임 목사는 본인 교회에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은 3자 원칙 중 자치(self-governing)의 원칙을 

교회의 리더십에게 적용해서 교회의 권위를 세워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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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Mobile DTS(8주간)         

Soft spot, 미자립교회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단기라 함은 6주나 8주 혹은 12주 

프로그램을 말한다. 긴 과정을 짧은 기간으로 압축하되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야하며, 

지식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현지인들을 짧은 기간에 훈련을 

시키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었다(스미스 1993, 136, 137). 이 부분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이 단기 프로그램은 공동 생활을 하되 주말을 이용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혹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일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할 수 

있다. 공동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에만 수업할 수 있다.   

YWAM의 정규교육(6개월 과정, 공동생활)만이 지도자를 배양한다는 고정관념만 

버린다면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각 지역 교회에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를 고안해 내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연구 및 추진했다. 

이 Mobile DTS에 참석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본인의 일터와 고향에서 훈련을 

받는다. 그 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대로 그 지역에 머물러 교회를 섬기게 하는 전략이다. 

네비우스 선교정책 중 ‘새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옛 방법을 사용한다면 고용을 하고, 

급여를 주면서 훈련을 시켜야할 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에서 헌신된 평신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데 효과가 크다. Mobile DTS의 

7주간 강의의 주제는 묵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중보 기도, 영적 전쟁, 내적 치유,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재정관, 위탁, 충성, 권리 포기, 영적 성숙, 예배, 공동체, 제자도, 열방을 

향한 선교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주제를 삶에 적용한다. 19-20세기의 갱신 

운동들이 평신도들에 의해 확장, 배가되었던 이유는 한 손에는 전문적 직업과 기술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영성 훈련을 겸비했기 때문이었다.  

국제 YWAM 사역 안에는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이라는 선교 대학이 

여러 나라 곳곳에 있다. 대표적으로 하와이 열방대학과 제주 열방대학을 꼽을 수 있다. 

열방 대학에서 평신도나 목회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대학 과정의 제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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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다. 이 훈련은 몽골(Mongolia)의 4개 지역의 

선교 센터에서 연 평균 여덟 번씩 운영이 된다. 다르항시 YWAM 에서 일 년에 두 번씩, 

가족들을 대상으로 Family DTS와 독신들을 위한 Joshua DTS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에르뜨네뜨시(Erdnet)와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 두 번씩, 바양홍고르 

(BayanHongor)에서 DTS가 열린다. 몽골의 YWAM 모든 선교센터에서 설립된 교회는 60여 

개이다. 60여 개의 교회들 대부분은 DTS훈련을 통해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점차 3자 

원칙이 적용되면서 토착 교회화 되어 갔다.  

위의 정규 교육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Mobile DTS’를 soft spot 

(미자립교회)에 접목, 실행했는데 기존의 토착화 결과보다 더 효율성이 있었고 

혁신적이었다. 국제 YWAM 열방대학의 정규과정 커리귤럼을 지역 교회의 필요에 따라 

축소 및 보완해 수신자 지향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서 운영한다면 ‘맞춤형 움직이는 지도자 

양성학교, 제자 훈련 학교’ 가 될 것이다.  

아래는 8주간의 Mobile DTS 커리큘럼이다.  

Week1 오리엔테이션, 묵상과 하나님 음성듣기  

Week2  예배, 중보 기도, 영적 전쟁 

Week3  성령세례, 성령의 은사, 충만  

Week4  내면다루기, 아버지의 마음 

Week5  성경적 재정관, 세계관  

Week6  권리포기, 영적성숙 

Week7  전도와 선교 

Week8  국내 전도여행  

 전도여행: 4개팀을 나누어 울란바토르 수도의 근교인 툽아이막(Tub Aimag)의 

4개의 군(통군, 에르덴, 다르항, 처이르)에 파송했다. 아서 글라서의 말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 전파를 하면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Mobile DTS 훈련생들은 지역마다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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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전도 집회를 가져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 

일요일부터 작은 가정 교회가 시작 되었고 각 지역마다 소규모로 모임을 하고 있다. 

Step 4. 평신도 지도자 세우기  

‘한칠랄린 잠(Khaanchlalin zam)’의 Mobile DTS 후에 지도 간사와 훈련생들 

중심으로 전도 여행 네 팀이 울란바토르 수도 근교인 툽아이막(Tub Aimag)의 4개의 

군(통군, 에르덴, 다르항, 처이르)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각 지역에 사역자로 헌신하는 훈련생들이 생겼다. 그들을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매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 

지역의 모임을 섬기게 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다. 특히 19세기 초부터 말까지 교단이나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대부분 평신도였다. 그들은 일반 노동자 또는 의사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복음 행진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렇듯이 

몽골의 시골뿐 아니라 도시에도 미자립 교회나 교회가 없는 지역에 평신도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섬기며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   

클린턴이 제시한 리더십 유형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지도자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평신도 지도자로 효율성 있게 토착 교회 설립에 헌신하게 한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 모델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섬기는 리더십 

모델은 토착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배가 운동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공적인 모임 장소에서 평신도 지도자에게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며, 인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담임 목회자와 리더십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권위와 직책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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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교회의 

담임 목사와 리더십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안수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성도들과 교회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다르항시 YWAM은 step 4에서 U 

프로세스의 현존감(presencing)단계를 지나가면서 교회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낡은 방식들을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를 

하게 되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은 목회자나 특별한 직책이 가능케 한다는 고정 관념을 

바꾸는 변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평신도라도 누구나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에서 만난 문제점은 ‘통군, 에르덴, 다르항, 처이르 교회에 3자 

원칙이 구체적으로 접목되어 건강한 토착 교회가 되는가’이다. 4개 교회의 행정과 

재정적인 운영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툽아이막(Tub Aimag)의 4개의 군: 통군, 에르덴, 다르항 그리고 

처이르 지역 현지민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 훈련을 받으니 자기들의 본 고향과 

일터를 떠날 필요가 없이 현장사역과 목양사역을 겸해서 할 수 있으니 서서히 자립하는 

토착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교회인 ‘한칠랄린 잠’ 교회로부터 현지 설립된 교회 지도자의 

사례금은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필자가 다르항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한 후 1년이 되지 

않아 ‘세르긍만달’ 교회와 시골 교회들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행정, 운영에 있어서 

독립 했다. 그러나 필자에게 사례금을 주지 못해서 채소, 밀가루나 고기 등을 주기도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 목회자에게 사례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Step 5에서 

살펴볼 것이다.  

Step 5. 모교회(mother church)의 지원과 관리           

이 단계는 U 이론의 원형화 단계(Prototyping)다. 원래 원형화 단계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파일럿 프로젝트를 단기간(1년) 실험할 수 있는 것은 ‘한칠랄린 잠’교회와 그 

지역에 적합했다. 툽아이막(통군, 에르덴, 다르항, 처이르)의 4개 지역에는 토착 교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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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도자 사례금을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교회인 ‘한칠랄린 

잠(Khaanchlalin zam)’ 교회에서 4개 지역의 교회들이 독립할 때까지 후견인이 되어 주고, 

지도자의 사례금은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BAM (Business As 

Mission)에 대해 도전을 주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례금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훈련을 시켰다. 이 부분은 목양 차원으로써 성도들도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교회도 그로 말미암아 독립을 할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클린턴이 강조하는 목자형 지도자(The Shepherd Leader)모델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족한 삶을 경험함으로써 생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모교회는 설립된 교회가 

토착화되게 하기 위하여 목자형 지도자 모델을 접목하고 케어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가의 원리가 있다. 추수꾼 지도자(Harvest)모델은 하나님으로부터 문화적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하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모교회 지원과 관리 단계에서 soft spot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전략을 조사, 

연구하고 ‘3자 원칙’을 현장에 맞게 접목해서 또 다른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지속적인 체인지 다이나믹(Change Dynamic)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4개 지역 교회 

내의 성도들이 다시 지도자를 배양하고 세우게 될 것이다.  

현재 다르항시 YWAM에서는 단기간(1년)이지만 ‘한칠랄린 잠(Khaanchlalin zam)’ 

교회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이 

프로젝트는 신뢰도 면에서 향후 몽골 YWAM 전체 또는 주변의 교회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      

‘한칠랄린 잠’교회의 담임 바트자르갈 목사는 수도 울란바토르 도시 변두리에 

교회를 설립했다. 시작한 지 얼마 있지 않아 23명의 성도로 늘었다. 이 목사는 교회 성장과 

지도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접목하기 위해 다르항시 YWAM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변화하기를 원했다. 지도자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다면 망한다. 

존 코터의 말대로 “변화야말로 리더십의 본분이다”(블랙커비 2014,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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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르항시 YWAM은 지도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접목하기 위해서 

‘한칠랄린 잠’교회 목회자를 만나 인터뷰와 포커스그룹을 가졌다. 그 결과, 교회 내에 

Mobile DTS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다르항시 YWAM에서 실시하는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즉, 6개월간 공동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시스템을 

축소 및 보완해서 단기간(8주)에 운영할 수 있도록 Pilot Project를 ‘한칠랄린 

잠(Khaanchlalin zam)’교회에 접목하기로 했다. YWAM의 정규 교육인 DTS, 6개월간의 

강의와 공동 생활, 전도 여행을 하지 않고, 대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직장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교회 상황에 따라 8주, 12주, 18주로 프로그램을 축소,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르항시 YWAM과 RCA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세웠다.  

다르항시 YWAM 책임자인 테브나 목사와 사역자들은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 

맞는 맞춤형 Mobile DTS: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열어 7주간 집중 강의를 했다. 강사들은 

현지인 지도자로 구성 되었고 다르항에서 울란바토르로 찾아가 강의를 했다. 한칠랄린 잠 

교회에서는 강사의 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강사비를 해결해주었다. 강의 기간을 마치고 

1주간의 전도여행을 몇 팀으로 나누어 보냈다. 단기 전도여행팀의 경비는 훈련생 본인이 

책임지도록 했다. 그 후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성장을 볼 수 

있었다. 축호 전도와 노방 전도, 구제 사역을 통해서 수 개월 만에 120여명의 성도로 

늘어났고, ‘한칠랄린 잠’교회의 지도자들이 4개 지역에 교회를 설립해서 토착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는 거의 1년 정도 과정이 

소요되었다.  

위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3자의 요소(자전, 자립, 자치)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었고, 지도력이 발휘된 

부분에서 자치가 드러났으며, 자전 부분에서는 교회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부흥의 기반이 된 것이다. 3자 원칙 중 ‘자치’의 원리를 극대화한 것은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현장 맞춤형 Mobile DTS)을 진행한 후에 그들이 각 지역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낸 것에서 드러난다. 다르항시 YWAM이 교회를 설립할 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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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한 경험이 있다. ‘한칠랄린 잠’ 교회도 그 전략 방안을 

접목하고 실행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요약     

이번 장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르항시 YWAM의 지도자들이 성경적이며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토착 교회, 재생산하는 토착 교회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본 파일럿 프로젝트의 이론 작업으로서 ‘지도자 평생 개발론’을 

기초로 ‘U 프로세스 이론’을 효율성 있게 실시했다.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short-term leadership training program)을 개발해서 어떤 교회 지도자나 

어렵지 않게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각 교회 지도자들은 

토착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학 정의와 이론들, 성경적 기반이 되는 지도자 훈련, 

전략적인 원리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도자 평생 개발론의 원리를 가지고 목표 지향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사역이 진행 

되도록 선교 단체와 다르항시 YWAM과 교회 연합회(RCA)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U 프로세스를 접목하면서 현지 

상황에 맞는 토착 교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바꾸어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 선교 패러다임(수신자 지향적인)’,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 

제자 훈련 학교’를 개발했다.  

Mobile DTS를 실시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컨퍼런스를 가졌다. U 프로세스의 다운로딩(Downloading: 내려받기) 시간에 

다르항시 YWAM과 RCA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 오던 전략과 방식(안일하게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자세와 마음)을 내려 놓는다. 둘째, 찾아가는 선교를 통해 현장조사 

및 지역 교회 목회자를 만나 그들의 필요(felt needs)를 듣고 해결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셋째는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한교회에 접목하는 것이다. 그교회는 ‘한칠랄린 잠’ 

교회이다.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리더십과 포커스 그룹은 Moblie DTS를 교회 내에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다르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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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AM에서 찾아가서 현장에 맞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략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실행에 옮겼다.   

네번째는 평신도를 세워서 개척된 교회에 지도자로 섬기게 했다. 지도자를 세워서 

섬기는 리더십 모데를 개발해서 교회 성장은 배가 되었다. 4개 지역의 지역주민들 

(평신도)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는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제안했고 결론을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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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론 및 제안 

이 논문은 Part 1 토착 교회에 대한 문헌 연구, Part 2 다르항시 현장 연구, Part 3 

다르항시 YWAM의 변화를 위한 전략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 과정에서 그 동안 

다르항시 중심으로 YWAM 선교 단체가 하던 토착 교회 설립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춤해 있는 토착 교회 설립을 혁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장 연구 조사를 했다. 현장 

연구에서 설문지, 인터뷰, 포커스 그룹의 자료 수집으로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토착 

교회의 정의, 구성 원리와 네비우스의 ‘3자 원칙’등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으며, 

사역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었다.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문헌과 이론을 이해함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토착 교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 사역의 한계성과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지역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양성되지 못했고, 양성 되더라도 지역 교회 내에 훈련 프로그램을 

지도자 혼자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성경적인 기반에서 3자 원칙을 발견하고 토착 교회 설립 

방안을 고안해 냈다. 다르항시 YWAM의 토착 교회 설립팀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찾아가는 선교, 찾아가는 리더십’으로 교회는 토착화될 것이라는 것을 검증했다.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토착적인 교회로서 자치, 자전 그리고 자립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확장하는 기준이 되었다. 평신도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토착화 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를 설립 하는 

전략 중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동반 협력하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토착 교회가 설립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토착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현지 교회들이 성경적 사명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핵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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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토착 교회는 스스로 적합한 사역과 조직을 구성하며 지역 전도 및 해외 선교 

사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과 자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교회 설립 전략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신뢰성과 객관성있는 

결과물에서 추출한 내용들이다. 그 전략들을 가지고 파일럿 프로젝트인 ‘찾아가는 선교’, 

즉 지역교회에 찾아가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를 세우고 운영하는 사역을 

시도함으로 재생산하는 토착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변화 과정 중 Mobile 

DTS를 ‘한칠랄린 잠’ 교회에 접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전, 자립, 자치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설립된 교회가 토착화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인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 팀들에게 본 연구 토착 교회 설립 방안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Mobile DTS: 예수 제자 훈련 학교  

Mobile DTS는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Mobile DTS는 기동성이 있고 짧은 기간 안에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교회 설립 전략은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것이었다. Mobile DTS는 몽골에 맞는 전략이다. 

그것은 모바일 예수 제자 훈련 학교는 기동성과 융통성 그리고 현대화된 전략이기 

때문이다. 몽골에는 예로부터 움직이는 유목민의 습성이 있다. 진취적이고 기동성이 있는 

민족이었다. 제자 훈련이나 성경 훈련을 마치면 반드시 국내 혹은 국외로 선교하러 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르항시 YWAM 선교 단체에서는 수년 동안 선교 센터나 선교 기지국에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훈련에 참여하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휴직하거나 휴학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간의 훈련을 받아왔다. 장점은 전폭적으로 헌신해서 단기간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반면에 사회 변화나 참여도는 결여되어 있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복직, 복학의 어려움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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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DTS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운영해 직장과 대학을 그만두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 사역자가 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직장과 대학에서 제자화된 삶을 사는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여 토착화 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Mobile DTS’는 지역 교회 성장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고. 복음 전도와 가정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선교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르항시 YWAM이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의 리더십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한다. Mobile DTS 사역에 사역자들의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다시 위탁 기간을 결정한다. Mobile DTS는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방학에 진행 한다. 도시든 시골이든 ‘미자립 교회’에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요청한다면, 제8장의 파일럿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처럼 먼저 다르항시 YWAM과 

RCA의 교회 설립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팀 빌딩(team building)을 한다. 리더십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가지고 깊은 다운로딩을 하고 효율적으로 토착 교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단계를 가진다.  

다르항 YWAM과 지역 교회와의 협력에 대한 인식변화  

일반적으로 선교 단체와 지역 교회들간의 연합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단체는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어 훈련 프로그램에 초대를 하고 

훈련을 시킨다. 하지만, 훈련을 마친 후에는 훈련생들이 선교 단체의 간사로 헌신해서 

사역하게 되면서 선교 단체와 지역 교회와의 연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르항 YWAM 

선교 단체가 설립 될 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사역을 했고, 여러 현지인 

사역자들은 타 지역에서 다르항에 이주해서 다르항 YWAM에서 사역을 했지만 지역 

교회와 연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르항 YWAM은 

지역 교회 목회자 연합회와 RCA 와 만나서 연합사역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다르항 YWAM 선교 단체가 모달리티(교회기관)와 동반협력으로 토착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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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갖게 되었다. 파일럿 프로젝트 프로세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토착 교회 설립 방안의 전략인 

선교단체(소달리티)와 지역교회 (모달리티)와의 동반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 해야 할 

것이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협력하는 것은 다르항시 YWAM 이 추구하는 토착 교회 

설립 방안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현재로 다르항시 YWAM과 다르항시 

YWAM이 세운 RCA가 동반 협력을 해서 설립된 시골 교회에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돕는다면 강력한 지도력과 조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고, 네비우스의 ‘3자 원칙’이 활성화 될 것이다.  

평신도 지도자 세우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무엇보다도 토착 교회 설립과 부흥, 변화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은 ‘평신도 지도자 양성’ 이다. ‘8 영역(Spheres)’— 즉, 한 나라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8가지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가정, 매스컴 그리고 

과학 기술— 이 영역들 속에 교회의 평신도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르항 YWAM은 그 역할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이유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결여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Mobile DTS를 마친 훈련생들은 교회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영역 속에서도 현장 사역자로 사역해야 할 것이다.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전문화해서 전문인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교회는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나아가서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는 평신도 현장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토착화 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한 후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팀 

리더십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 번 모여서 회의를 하고 평신도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논의를 했다. 2003년 이후부터 현재 2018년까지 다르항시 YWAM은 약 800여 명 

이상의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인 토착 교회 설립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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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르항시 YWAM 센터는 토착 교회 설립 전략 중 하나인 평신도 

지도자 세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전 중심의 3자 원칙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평신도 지도력을 지교회에서 배양하는 것은 교회 성장과 부흥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다르항 YWAM 토착 교회 설립자는 한 지역에 

설립한 교회를 3년이나 5년 정도 목회를 한 후,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 교회의 목회자로 

인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지도력 이양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 설립자 혼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사실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한 교회중에서 

‘세르긍만달’ 교회는 필자가 오랫동안 책임자로 섬기면서 현지인 지도자를 늦게 세우게 

되었다. 그 결과 세르긍만달교회는 자전, 자립, 자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보다 

어려워하거나 성장이 늦게 되었다. 다르항시 YWAM 교회 설립자들은 토착 교회 설립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시기, 훈련시기, 이양 시기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몽골의 다른 단체의 경우 수십 개 교회를 설립하고 검증 되지 않은 신학생들을 

파송해서 1-2년 사역하다가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 지도자들이 도시로 철수하는 일이 

허다하게 생긴다. 그 이유는 설립된 교회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 관리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타 문화권 교회 설립 선교사들은 새로 설립된 교회들이 빨리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훈련해서 교회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교회들이 토착 

교회가 되면 부흥과 팽창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나 교회 설립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다시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토착 교회 설립 

요원으로 보낸다. 평신도 지도자를 배양해서 몽골 전 지역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선교사로 

파송해서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가 사역하였던 몽골 다르항시 YWAM에서 설립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토착화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현재 몽골의 많은 교회는 자체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현지인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다. 특히 다르항시 YWAM 선교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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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지도자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설립한 교회들이 토착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에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토착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다르항시 YWAM은 교회 설립 전략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 변화 

과정의 첫 번째는 파일럿 프로젝트(Mobile DTS)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 토착 교회 

설립에 접목 되는 것이다. 그러면 훈련사역의 구체화와 교회 조직의 체계화를 통해서 

지속성 있는 사역이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동반 협력을 해서 

토착 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이 활성화 되어야할 

것이다. 토착 교회 사역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마지막으로 자치, 자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이양해야 할 것이다.    

다르항시 YWAM은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선교’, ‘인카네이션 선교’라 하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류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토착민이셨고 토착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필자는 앞으로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하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지도력을 배우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해 가는 날을 기대해 

본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도 그들에 의해 세워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토착 교회를 

다르항시 YWAM 토착 교회 설립 팀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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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Mobile DTS 메뉴얼     

*Mobile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직장인들을 위한 제자 훈련 학교  

1.  목적 

1) Mobile DTS 목적은 주님께 헌신된 대학생 및 직장인들을 모아 성경적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케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키는 데 있다. 

2)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처한 삶의 터전 *‘8영역(Spheres)’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케 하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따라 직업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성경 공부반에서 

겸손히 제자된 삶을 배워서 대학과 직장의 복음화에 효과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다. 

*8영역(Spheres): 정치/경제/문화예술/가정/종교/교육/메스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 

과학 

2.  목표 

1) 하나님과 자신,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깊이 있게 치유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생활화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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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자들이 삶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훈련자들의 삶 

속에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형성 

되도록 돕는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과 시간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사용법을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생활함으로써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한다. 

4)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시켜 세상과 원수에 대하여 

바로 보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여 헌신하도록 한다.  

3.  비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요한계시록 7:9-10). 

4.  00년 Mobile DTS 약속의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이사야 58:11,12). 

5.  우리 삶의 기본 요소 

   Mobile DTS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음의 사항을 삶의 기본적인 요소로 

삼는다.  

1)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며, 권위있는 

말씀임을 인정하고,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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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배: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며, 그 분의 왕 되심과 주권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하도록 한다.  

3) 중보기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 

4) 증거: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대에 증거하며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  

6.  훈련의 기반  

1) 하나님과의 관계  

•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한 삶을 발전시켜 가는 법 

•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 

2) 자신과의 관계 

• 각자에 대한 은사와 사역의 발견, 활용 

• 청지기적 삶에 대하여 

• 건강한 인간관계의 원리 

• 용서하는 삶 

3) 세상과의 관계  

•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법 

• 전도와 타문화선교           

• 미전도 종족을 향한 전도 

•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 

• 성경적 세계관 

• 사회현상들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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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와의 관계 

• 위탁. 일치 

•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상호보완에 대한 이해 

5) 원수와의 관계 

• 원수의 정체를 바로 알고  

• 기도와 중보기도로 

• 영적전쟁 

<위의 훈련 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다>  

 

훈 련 내 용 

성경적 가르침과 훈련 강의, 말씀 및 반별 성경공부와 교제 

반별활동 (flock meeting) 반별 성경공부 때 설교말씀 및 큐티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나누는 활동 

노동 (work duty)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돕는 

것,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움 

독후감 (book report) 정해진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 

교훈과 결단의 시간 

예배 (worship)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권, 우리 삶의 주인되심을 예배를 

통해 고백 

중보기도 (intercession)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삶 

전도여행 (out-reach) 영혼구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봉사활동 포함) 

나눔 (flowing) 공동체를 위해 나누고 섬기는데 참여 

섬김 (hospitality) 공동체를 위해 나누고 섬기는데 참여 

애찬식 (love feast) 함께 교제하며 서로가 위탁하는 시간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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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쓰는 용어해설 

1) 소그룹 (flock groups) 

소그룹 모임은 강의 적용, 적용, 사랑의 친교를 위해 함께 모이는 모임이다. 

‘소그룹’을 통해 사람들은 같은 목표들을 가진,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목표란 첫째, 신자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엡 4:12), 둘째, 아직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마 28:19-20) 일이다. 

<소그룹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 F (교제: Fellowship)-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 활동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을 알게 함.  

* L (지도력: Leadership)-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킴. 

* O (전도여행: Outreach)-잃어버린 양을 믿는 무리 안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알게 함. 

* C (돌봄: Caring)-실질적인 도움과 위로와 권면과 기도로써 조원과 이웃을 서로 

섬김. 

* K (지식: Knowledge)-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감. 

* S (소금: Salt)-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때로는 맞섬. 

 

플락(flocks) 이란? 

          ‘양 무리, 양떼’란 뜻으로 바로 이러한 플락의 목표들의 알파벳 첫 글자들을 

따 모아 만든 것이기도 하다. 모든 조원들은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영적인 진리와 원리들을 

발견한다. 그 다음 발견한 진리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며 성경의 교훈들을 

적용하도록 서로서로 격려하고 돕는다. 그리하여 조원들은 실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서로를 섬기며 이웃에 있는 불신자를 구원하며 기도로 서로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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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을 배운다. 

3) 애찬식 (love feast) 

① 성경적 기반  

축 제 - 안식일(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함)  

헌 신 -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 

오순절 -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기념, 성령강림 기념 

② 성경적 의미 

감 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교 제: 함께 기뻐함 (우리는 하나) 

헌 신: 이 놀라운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자(새로운 헌신). 훈련과정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교제를 통해 은혜를 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한다. 

4) 학교 섬기는 섬김이 (Host and Hostess)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주인으로서 학교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한다.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학생들의 

생일 축하, 강사에 대한 감사카드 작성, 학생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섬긴다. 

5) 노동 (Work Duty) 

노동을 통한 유익: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노동의 결과를 보며 

다른 사람이 즐거하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 노동을 통해 섬김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새롭게 꾸며가면서 하나님을 알아 간다. 

           “기도하며 노동하고, 노동하며 기도하라” 

6) Q.Q (Quaker's Question) 

퀘이커 교도(George Fox가 창시한 예수교의 일파인 프렌드 회원으로 절대 

평화주의자)들이 모여 자신을 소개할 때 나누었던 질문으로 Mobile DTS 안에서는 보통 

4단계의 질문으로 이 시간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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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출생지, 가족사항등/ 1-

초등학교때까지의 기억) 

②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 가장 추웠던 (정신적, 육체적)기억? 

③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 가장 따뜻했던(정신적, 육체적)기억?  

④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7) 열린 마음, 깨어진 마음 (openness and brokenness)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아픔이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지체들에게 겸손히 드러내므로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함을 

받으며 온전한 지체로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  

8) 현장실습 (out-reach) 

토요일이나 휴일에 훈련 속에서 모든 가르침(성경적 원칙)을 삶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며(전도), 섬김의 도와 협력(Team work)함으로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관계 및 성품 

훈련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9) 섬김 담당 (hospitality) 

모임 가운데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모형으로 베푸는 것을 말하며 

마치 손님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집을 꾸미고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10) 서로 나눠줌 (Flowing) 

① 성경적 기반  

고후 8장 (그리스도의 몸을 평균케 하기 위해 서로 나눠 줌) 

고후 9장: 심는 대로 거두리라(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심음) 

사도행전 2장: 사랑의 도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② 서로 나눠줌의 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마6:1-4) 

③ 서로 나눠줌의 목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요케 하며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배워 갈수 있는 기회이다. 재물 에 대한 세상의 ‘사고 파는 원리’를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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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의 ‘주고 받는 원리’를 삶에 적용함으로 재물의 영을 파하는 훈련의 

기회(권리포기)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기회이다. 

④ 서로 나눠줌의 본: 서로 나눠줌의 본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 

⑤ 주는 자의 태도 

* 누구에게 주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듣고 하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감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 넘치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내게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준다.) 

*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르게 하라. 

(알게 되면 부담이 되고 또 본인의 의가 드러난다.) 

⑥ 받는 자의 태도 

*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 

*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 나에게 나눠준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 나에게 들어 온 것이 필요 없을 때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그때는 기도하고 다시 나눠 주라.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나눠주지 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수 있다). 

11)  8 영역(Spheres) 

한 나라를 형성하는 중요한 8가지 영역으로 가정, 교육계, 정치계, 예술계, 대중매체, 

경제계, 종교계, 과학기술계이다. 이 8가지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어둠 

속에 있는 나라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부분을 의미한다. 

12) 9 Front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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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개척해야 할 9가지 미개척의 영역을 말한다. 

① 무슬림권  

② Unreached people (미전도 지역, 제 3세계)   

③ 대도시 

④ 공산권     

⑤ 불교권    

⑥ 힌두교권    

⑦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⑧ Small Half (25세 미만의 청소년층)    

⑨ 가난하고 소외된 자  

8. 학사일정 

1) 기간: 20**년 0월 0일  ~  0월 00일 (8주간, 12주간 or 20주간) 

2) 시간표: 토요일 오전 9시 ~ 5시 30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중 월화수 저녁) 

 

TIME CONTENTS 

09:00 ~ 09:20 Fellowship (교제 및 팀 빌딩) 

09:20 ~ 09:45 Praise & Worship (찬양) 

09:45 ~ 10:00 Sharing & Meditation (묵상나누기) 

10:00 ~ 11:00 Lecture 1 (강의 1) 

11:00 ~ 11:20 Tea Break (휴식) 

11:20 ~ 12:30 Lecture 2 (강의 2) 

12:30 ~ 13:30 Lunch Time (점심시간) 

13:30 ~ 14:30 Lecture 3 (강의 3) 

14:30 ~ 16:00 Flock Meeting (강의 내용및 묵상나눔) 

16:00 ~ 17:00 Intercessory Prayer(중보기도) 

17:00 ~ 17:30 Work duty(노동의 시간), 간사들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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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재 및 내용 

① 교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깊이 있는 성경공부, 삶이 뒷받침 되는 성경공부를 통해 자기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 

-성경 공부를 직접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 인도법을 숙지하여 좋은 성경 공부 

교사로 훈련된다. 

② QT: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 

③ 성경 읽기 

- 꾸준한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한다. 

- 훈련 기간에 신약과 시편 통독 

④ 독서 

-성령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 기도가 만든 사람 

⑤ 암송 

- 암송을 통해 말씀에 잠긴 삶을 산다. 

- 주에 4개씩 암송하여 60 구절 암송을 목표로 한다. 

⑥ 새벽기도 

- 아침 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한다. 

- 새벽을 깨우는 성도로 거듭난다. 

⑦ 증거 

-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복음전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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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영리 훈련과 거리 전도 훈련을 통해 복음 증거자가 된다. 

- 한 달에 한 번 그룹으로 거리 전도 훈련에 참석한다. 

4) 장소 

000강당  

5) 강의 내용 및 목적 

예수님의 제자된 삶(말씀/기도/교재/증거/중심되신 그리스도/그리스도께 순종), 즉 

제자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6) Mobile DTS 모집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자 

-구원이 기쁨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 

-제자로 성장하고 큰 열망이 있는 자 

-간사나 서번트 들에 의해 추천된 자 

-복음 주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 강의를 통해서 Mobile DTS 수강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이 된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QT 및 말씀 묵상이 생활화 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경험한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즐거워 한다. 

-새벽기도 및 기도생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발전이 있다.         

-교회를 자원함으로 섬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로 인도한다.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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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의 Schedule (20주간) 

Week Month Date Subject Speaker 

Week1 FEB 8 오리엔테이션 & QQ(Orientation & Quaker Questions )  

Week2 15 묵상(하나님의음성)(Meditation and Listening to voice of 

God)- 

 

Week3 22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Intimate Friendship With God)  

Week4 MAR 1 성령으로 행하는 삶(The Holy Spirit)  

Week5 8 성령 세례와은사(Giftedness of the Holy Spirit)  

Week6 15 영적전쟁(Spiritual Warfare)  

Week7 22 중보기도하는 삶 (Intercessory Prayer)  

Week8 29 다림줄(Plumb Line) 

십자가 앞으로(To forward the Cross) 

 

Week9 APR 5 내면 다루기 (Inner Healing)  

Week10 12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Father’s Love)  

Week11 19 Love Feast (애찬식)  

Week12 26 성경적 청지기관(The Biblical View of Stewardship)  

Week13 MAY 3 성경적 세계관(The Biblical World View)  

Week14 10 그리스도인의 균형잡힌 삶(Life of Equilibrium as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교제(Fellowship as Christian:Koinonia) 

 

Week15 17 제자도와 영성(Discipleship and Spirituality)  

Week16 24 지역사회봉사활동   

Week17 31 충성, 위탁(Loyalty, Commitment)  

Week18 JUN 7 헌신, 주권, 비전(Dedication, Lordship, Vision)  

Week19 14 선교, 전도(Mission & Evangelism)  

Week20 21 암송 60구절 테스트(Final Test) 및 졸업식   

필독도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예수전도단/로렌커닝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IVP/고든 맥도날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예수전도단/홍성건)  

*참고도서 

-세 왕 이야기 (예수전도단/ 진에드워드): 관계개선과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수전도단/ 로렌커닝햄): 내려놓음, 권리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바뀔수도 있습니다. 

<출결사항> 

*결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각 2번시 경고, 지각 3번시 면담이 진행됩니다. 꼭 늦어야 하는 상황이면 미리 

상의해 주십시요.  

8) 학교 주요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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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섬김 

*섬김이들의 기도와 철저한 준비 (영적, 내면, 외적 등 모든 준비를 포괄함) 

*학생들이 수업받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은 없는가? 

*수업에 필요한 모든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교재, 책, 노트, 저널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 등) 

*풍성함을 누리고 따뜻한 나눔을 위한 간사, 스텝 각자의 역할과 책임 

*소그룹을 맡은 간사의 전체 운영에 순종, 효과적인 소그룹 운영과 성경공부인도에 

대한 교육필요 

9) 간사 스텝들의 역할 

구분 역할 담당간사 

센터 책임자   

학교장 학교전체를 돌아보며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리더십 운영진  

강의, 수업 등의 기획 및 운영 강의 일정 및 수업스케줄운영 및 점검  

가이드라인 학생생활 규칙 안내 및 점검 출석체크  

저널/ 북리포트 지도 및 점검(학교장 지도)  

강의쉬트 매주 강의쉬트 체크 및 배부/강사 도움  

타임키퍼 시간예고  

찬양인도 예배 및 강의시 찬양인도  

중보기도 가이드 및 점검 매주 중보기도인도 및 기도정보 수집  

기획 및 행정 학교이벤트, 대외관계 및 행정  

회계 예산 결산보고, 재정계획작성  

서기 회의 및 모임내역 기록(리포트)  

강사 하스피 강의시 물, 음료, 간식 제공  

식사관련 및 간식, 학생하스피 식사준비 및 간사와 학생 간식준비 제공  

사진 학교 기간에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진 촬영  

미디어, 음향 영상관련 및 마이크 스피커 설치, ppt  

Work Duty 학생, 노동편성 및 점검(3주단위 바꿈)  

시설/물품관리 필요한 물품제공 및 관리  

이벤트 애찬식 등 학교 행사 기획  

Decoration 학교 장소 주변 강의실 소그룹실을 꾸밈  

생일축하 및 강사 

감사카드준비  

강사, 간사, 학생생일파티 준비   

소그룹 그날 강의에 대해나눔, 묵상나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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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 지침 (Guide line) 

          모든 학교지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서로를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열었으면 닫으십시요. 

*만약 당신이 켰으면 끄십시요. 

*만약 당신이 열었으면 다시 잠그십시요. 

*만약 당신이 고장을 냈으면 고치십시요. 

*만약 당신이 고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시요. 

*만약 당신이 빌렸으면 되돌려 주십시요. 

*만약 당신이 사용하려면 조심해서 사용 하십시요. 

*만약 당신이 어지럽혔으면 깨끗이 치우십시요. 

*만약 당신이 옮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려면 주인에게 꼭 허락 받고 쓰십시요. 

*만약 당신이 사용할 줄 모르거든 그대로 두십시요. 

*만약 당신이 상관없다면 간섭하지 마십시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에 신뢰받을 수 있고  

작은 것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도 정직하지 못하다”(눅 16:10-12). 

 

1) 학교 기간 중에 동성 혹은 이성간의 특별한 관계(SR : special relationship)를 

금합니다. 해당 소그룹 간사님 이외의 간사님과 특별한 관계도 금합니다. 

2) 학생은 학교시작 10분전에 필히 강의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3) 매일 경건의 시간(묵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밀 접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예배전 제출) 

4) 시간은 서로를 위해 엄수합시다. Time Keeper가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함으로 배우는 기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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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과제물(묵상노트, 저널, 독서보고서)은 기한 내에 소그룹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6) Work Duty 는 반 별로 교육장소를 청소한 다음 담당 간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7) 호칭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칭어를 사용하며, 훈련기간 동안 간사에 대한 

호칭은 “간사님”으로, 학생들 간의 호칭은 반드시 “형제님, 자매님”으로 제한합니다. 

나이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지라도 반드시 존칭어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8) 학교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휴대폰은 반드시 

휴대폰 관리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망은 리더쉽 간사님들) 

9) 학생 상호간에 개인 상담은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동일하게 서로가 이 

훈련가운데 배우는 자로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상호간의 상담보다는 

간사님과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옷으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는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은 삼가해 주십시오.  

11) 개인 철야, 금식은 금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있는 장기간의 훈련이므로 

개인의 규모 있는 삶과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는 학교장과 

상의해 주세요.  

12) 영적 성장과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음악과 영화, TV, 잡지, 기타 대중매체는 

훈련기간 동안에는 절제하도록 합시다. 

13) 학생 혹은 간사 모든 경우의 금전 관계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매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플로잉은 할 수 있지만, 금전 거래는 절대 금합니다. 어길시 학교 리더십과 

상담후 권고, 퇴교 조치도 가능합니다.(금전, 영업 매매금지) 

14) 훈련 기간 중 음주, 흡연을 금합니다. 

15) 훈련 기간 중 동성이나 이성간의 부적절한 터치를 삼가해 주십시오. 

 

10. Mobile DTS 수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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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는 아래의 사항을 마칠 때 이루어집니다. 

1) 학사일정 

2) 출석(지각, 조퇴) 

3) 과제물 (말씀읽기, 성경 공부 교재, 큐티(묵상), 새벽기도, 암송, 저널, 책리포트, 

학생생활평가 등) 

4) 기타 

 Mobile DTS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맞추어 출석해야 합니다. 

강의에 결석, 지각, 조퇴를 하는 것은 학교리더쉽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 결정된 후 

가능 합니다 

11.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들 

1)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그 분을 

예배하는 노래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대하 20:22). 

2)우리 속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시 66:18, 시 139:23-

24). 

3)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실제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롬 8:26).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도록 하십시오(엡5:18). 

4)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다는 생각들, 소원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 놓으십시오(잠 3:5-6, 28:26,사 55:8-9). 

5) 기도를 방해하려는 사단과 그 귀신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악령들을 강력히 

대적하십시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공격하십시오(약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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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그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이 기도 시간에도 크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히 13:8). 

7)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져다주시는 것(혹 떠오르게 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하십시오(요 10:27, 시 32:8). 

8)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향을 인도하시거나 확신을 주고자 할 때를 

대비해 가능한 성경을 펴 놓고 기도하십시오(시 119:105). 

9)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마치십시오(롬 11:36). 

12.  저널(C.I.R.)을 작성하는 방법 

1) 저널(C.I.R.: Creative Integrity Record)이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 주간의 삶을 표현하는 것, 기억하기 위한 

메모로서의 기록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그림이나 글로 

표현 하는 것. 

2) 저널의 목적 

저널을 통해 들은 강의를 확인하고 독서와 묵상, 중보기도를 하면서 관찰력을 

발전시키고, 통찰력을 통해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첫 째주에 할 일 

• Note 앞표지 만들기 / 전체 주제 선정 

: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 또는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 첫 장 -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쓰기  

: Mobile DTS에 대한 기대나 훈련에 임하는 마음의 결단을 편지로 쓴다. 

• 둘 째 장∼넷 째 장 - 나의 삶의 이야기(History)  

: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4) 구체적인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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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 - 강의 요약 

- 강의 제목 / 주 표시 / 강사 이름 / 날짜 

- 확인된 것 (Confirm): 이미 알았던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 새로운 것 (New):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기록합니다. 

- 적 용 (Practical): 특별히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Page 2 : 일주일을 돌아봄 

- 감사: 한 주간 특별히 베푸셨던 은혜나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 

- 드러난 죄, 어려웠던 것들: 강의 중에 드러났던 죄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웠던 

것을 표현 

- 암송구절, 도전받은 성경말씀(Rhema): 매주 주어진 암송구절과 개인적으로 

도전받은 말씀을 외우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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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연구의 설문 조사    

필자는 이전에 몽골 선교사로서 다르항에서 사역했고, 현재 중국 내몽골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미국 Fuller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박해영입니다. 본 

설문지는 토착 교회 설립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몽골 북방지역에 

세워질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착 교회가 되고 그러한 토착 교회가 몽골뿐아니라 

주변국에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연구를 위해 제공해 주시는 모든 기록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사역자, 목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어해석> 

*토착 교회:(Indigenous Church): 선교사나 외부의 도움 없이 선교현장에서 그 나라 

현지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다른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토착 교회라고 한다.   

*3자원칙: ‘3자원칙’은 중국선교사 네비우스가 창시한 것인데 교회가 자전, 자치, 

자립을 해야 토착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자전(自傳, self-propagation)은 현지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소조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여 지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하며, 

자치(自治, self-governing)는 교회의 문제들을 토착 교인들이 치리하도록 자치권을 가지는 

것이며, 자립(自立, self-supporting)은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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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적 사항 

1. 성별:    ( ) 남성   ( ) 여성 

2. 혼인여부:  ( ) 미혼     ( )기혼     ( )재혼    ( )편모, 편부    

3. 연령:   ( ) 20대    ( ) 30대    ( ) 40대     ( )50대 이상  

*응답요령: 각 문항에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에 (0)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는 총 4 쪽입니다.) 

1.  토착 교회의 ‘3자원칙(교회의 자치, 자전, 자립)’에 대해 이해함의 정도는?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1> 

토착 교회의 3자원칙 이해함정도  

 

 

 

 

 

 

2.  ‘3자원칙’이 토착 교회를 세우는데 영향을 끼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2> 

3자 원칙이 토착 교회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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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교회는 토착 교회로서 만족하고 있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3> 

토착 교회만족도 

 

 

 

 

 

4.  토착 교회의 기본원리인 3자원칙이 우리 교회에 접목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4> 

3자 원칙 접목과 성장 경험  

 

 

 

 

 

5.  우리교회 성도들이 주정헌금과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5> 

정기적인 주정헌금,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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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및 교회활동 참여도는? (새벽기도, 성경공부, 

셀모임[목장모임], 주일 예배)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6> 

교회활동 참여도  

 

 

 

 

 

7.  귀하의 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입니까?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7> 

교회의 헌신도  

 

 

 

 

 

8.  귀하의 교회는 1년에 특별헌금(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등)을 몇 번 

하십니까?              ( )년 1회 ( )년 2-3회 ( )년 4-5회 ( ) 하지 않는다  

<차트 8> 

교회의 특별헌금(선교,구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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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의 교회의 셀그룹(구역)은 몇 개인가? ( )0개 ( )3개이상 ( )5개이상 

( )10개이상 

<차트 9> 

교회내의 셀그룹 

 

 

 

 

 

10. 귀하의 교회가 설립한 교회는 몇 개인가?   ( )0개 ( )1개 ( )2개 ( )3개 ( )5개이상  

<차트 10> 

모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한 수  

 

 

 

 

 

 

11. 귀하의 교회의 지역은 어디인가?  

                       ( )목축지역 ( )농업지역 ( )빈민지역 (  )아파트지역 ( )상가지역 

<차트 11> 

교회설립 위치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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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착 교회 설립 전략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가지 선택)  ( )리더십훈련 ( )교회활동참여 ( )헌금생활 ( )지역사회개발 ( ) 

전도및선교활동  

<차트 12> 

토착교회 설립 전략  

 

 

 

 

 

 

13. 귀하는 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들 심방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 ) 전혀 ( )주 1-2회 ( ) 주 3-4회 ( )주 5회 이상   

<차트 13> 

목회자의 심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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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성장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선택) 

( )예배와 설교( )지도자훈련( )전도와 선교( )헌금생활(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  

 

<차트 14> 

YWAM의 토착교회의 성장요소   

 

 

 

 

 

 

 

15. 토착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가지 선택) 

( )교회가 빈민촌지역에 있는 것  (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 )전임사역자의 부재   

( )영적훈련의 부족  ( )폐쇄적인 교회분위기    

<차트 15> 

토착 교회 성장의 방해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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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하의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국내 또는 국외)에 전도자나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있습니까?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16> 

미전도지역에 전도자, 단기선교팀파송정도  

 

 

 

 

 

17.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17>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의 사회영향력  

 

 

 

 

 

18. 다르항시 YWAM과 기존 교회가 상호 협력을 잘 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18> 

다르항시 YWAM과 기존 교회의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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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타교회들이 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토착 교회들을 모델로 삼는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19> 

YWAM의 토착 교회를 모델로 삼는 타교회  

 

 

 

 

 

20. 해외단기선교팀들은 토착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움이 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20> 

해외 단기선교팀=토착 교회에 도움  

 

 

 

 

 

21. 토착 교회 설립과 부흥은 평신도 선교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21> 

평신도 선교운동, 토착 교회의 설립과 부흥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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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다르항시 YWAM이 설립한 교회가 토착 교회 되는데 있어 한계는 

무엇입니까?(2가지 선택) (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 )지도자세움 ( )동역자들의 참여결여 ( ) 

부정적인 신앙생활습관 

<차트 22> 

YWAM의 토착 교회화의 한계성  

 

 

 

 

 

23. 귀하는 목회자, 지도자로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습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신학교4년 ( )성경학교2년 ( )선교단체 훈련 ( )선배 목회자로부터 개인적인 훈련  

<차트 23> 

목회자로서의 교육정도  

 

 

 

 

24. 귀하는 지금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되기 전에 몇 개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겨왔습니까? ( ) 1교회 ( ) 2교회 ( ) 3교회 ( ) 4교회 ( ) 5교회 이상 

<차트 24> 

부교역자로 섬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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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우리교회가 토착 교회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25>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토착 교회로 전환  

 

 

 

 

 

26. 교회의 지도자훈련은 개인의 영적인 삶과 교회성도의 수적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26> 

지도자훈련=개인의 영적 삶과 교회수적성장  

 

 

 

 

 

27.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27> 

지도자 훈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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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착 교회 설립은 교회 목회자의 부르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28> 

토착 교회 설립=목회자의 부르심   

 

 

 

 

 

29. 나는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해 준비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 )전혀 ( )별로 ( )보통 ( )약간 ( )매우 

<차트 29> 

토착 교회 설립의 준비된 지도자   

 

 

 

 

 

30. 교회에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차트 30> 

지도자훈련 받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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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회내외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차트 31>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경험   

 

 

 

 

32. 지도자 훈련을 받은 후에 귀하의 교회는 토착 교회로 어느정도 전환되고 

있습니까?  ( )100% ( )80% ( )50% ( )20%   

<차트 32> 

지도자 훈련후 토착 교회로의 전환   

 

 

 

 

 

33.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가지선택) ( )지도자훈련학교 ( )제자훈련학교 ( ) 

신학,성경연구학교 ( )가정사역학교  ( ) 선교사훈련학교  

<차트 33>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중 효과적인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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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34> 

목회자 성별   

 

 

 

 

 

 

<차트 35> 

목회자 혼인 여부   

 

 

 

 

 

<차트 36> 

목회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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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OF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In the city of Darkhan, Mongolia, Youth with A Mission (YWAM) is building a model to 

transform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There is a strategic significance of mission in 

helping to indigenize and reproduce the local church. In this thesis, the background of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church and the research’s purpose, importance, core theme, 

questions, definitions of terms, limitations, methods, and overview are provided.  

Study Background  

The writer worked as a lay missionary to Spain in 1989, and in 1990 returned to Korea to 

work in the evangelizing team, youth group, and mission team. Then from 1993 to 2011, he 

established 10 local churches in Mongolia. Out of those churches, two pastor families were sent 

as missionaries to third world countries. Currently, they are doing ministry in Inner Mongolia, 

China and the Republic of Bratislava, Russia. In the education center, King’s Kids Kindergarten 

was established and more than 500 children have graduated to date, and more than 60% of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have become Christians and serve in the leadership of their church. 

YWAM Mission Center was established and more than 800 leaders were trained. Those leaders 

have gone back into society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and built churches in the city and 

rural areas to serve the Mongolian people.  

From 2012 to 2015, he worked as a non-resident Mongolian missionary in the United 

States and conducted missionary training for Korean residents in California and inter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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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and missionary mobilization ministry for eight countries and thirty ethnic groups 

centering Mongolia. From 2016 to 2018, he has been doing home church leadership training and 

church planting ministry in Inner Mongolia and Mongolia.  

Jesus wants us to build a viable church. That would be an “indigenous church.” With the 

establishment of churches in various regions of Mongolia, there is evidence of the Holy Spirit's 

presence and might in many places. Now 2019, it has been 28 years since the doors to missions 

opened in Mongolia. The gospel is spreading preeminently, through various strategies, but 

especially with educational mission, church establishment, discipleship training, nonprofit 

corporation (agriculture, relief, orphanage, etc.), hospital ministry, and seminary ministry 

progressing actively. Mongolian Missions grew rapidly, allowing many churches to be 

established. However, there was not just the positive side. On the other hand, the Mongolian 

church faced financial difficulties, crises of identity and calling, lack of leadership training, and 

poor ministry work.  

Even though many churches were established in the rural area, the churches either closed 

down or leaders would leave not long after. The writer, Mongolian pastors, and lay leaders 

seriously thought about this situation, prayed to God, and held a church establishment strategic 

planning meeting with Darkhan YWAM leaders. The solution to the problem was for the 

established churches to indigenize.  

While some of the churches established by Darkhan YWAM had grown into self-

supporting, self- governing, self-propagating indigenous churches, some did not. Therefore, I 

would like to set up an effective and innovative indigenous church centering on Darkhan YWAM 

and present the model to ethnic nations. I also want to enable local leaders to establish churches 

in the mission field through credible and valid field studies and by understanding the potential of 

Mongolian indigenous churches through biblical, missiological, and lay mov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church established in 

Darkhan, Mongolia, to study the principles of growth of indigenous churches, and to establish 



 

192 

effective and reproduced churches. The missionaries of the YWAM Church in Darkhan, 

Mongolia, with the task of establishing an innovative indigenous church, will see how the 

Kingdom of God is created and reproduced through the indigenous churches. They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recognizing the nature of the indigenous church and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What church will Darkhan YWAM establish? 

Who will the established church be for? Why will it be established? I hope to find the answer 

through this paper,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and hope 

that a rich and healthy church will be established.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odel for YWAM in Mongolia to change into an 

institutio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based on biblical, missiological, 

and lay movement theories of indigenous churches.  

Goals of Stud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indigenous churches in order for 

YWAM to be an organization that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based on 

biblical, missiological, and lay movement theories in Mongol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ain missiological theories and concepts related to the missionary movement, to 

study the possibility of Mongolian indigenous churches as a layman movement, and to study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in the center of Darkhan 

YWAM.  

Significance of Study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can be explain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o reassess the situation and strategies that established an indigenous church in 



 

193 

Mongolia as a YWAM missionary worker, and to establish reasonable theo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in more areas in the future. Second, 

YWAM leaders in Yongsan, Korea and Mongolia, implement objective theories and strategies 

that allow YWAM to have the potential, insight, It is important that the Mongolian churches can 

experience the history of the early church spiritual community by self-supporting, self-governing, 

and self-propagating by establishing an indigenous church in other regions. Third, this study is 

important for local leaders and missionaries who want to establish indigenous churches in other 

cultures.  

Main Topics of Study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indigenous churches from the aspect of 

biblical, missiological, and Mongolian situations in order to present a plan for the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at Darkhan, Mongolia YWAM.  

Research Questions  

Questions to address key issues of this study mention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biblical perspective of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Second, what i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Third, what is the 

possibility of a Mongolian indigenous church with the indigenous church congregation 

movement? Fourth, what is the situation of Darkhan, Mongolia YWAM and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Delimitations  

The following boundaries have been set for the efficiency of this study. First, research on 

the biblical perspective of the indigenous church model study is limited to the New Tes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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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research regarding indigenous churches is limited to within Darkhan YWAM. Third, 

research is limited to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indigenous church and general church.  

Assumptions of Study  

My position and view as I beg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standing the 

possibility of Mongolian indigenous churches through its biblical, missiological, and 

congregation movement can become the model for the local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Second, Darkhan YWAM workers can also build an indigenous church through strategic training. 

Third, YWAM workers and the local church can work together to develop a model for indigenous 

churches for other areas. Fourth, lay leaders also need learning for an effectiv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Fifth, an indigenous church can improve by natural church growth without 

the help of a missionary.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consists of literature study and field survey methods. I will independently 

study the literature an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collection methods of the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research. Although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methodology of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by research categori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ill be the basi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In particular, field interviews and focus groups will maximize the credibility and validity 

of this paper. The simultaneous triangulation design is practical and effective in the study of 

indigenous churches, so it can present the model of indigenous churches that YWAM would like 

to establish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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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PERSPECTIVE OF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SEEN IN THE NEW TESTAMENT 

In this chapter we see the biblical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We 

do not study the entire New Testament or the Old Testament, but limited the study to the New 

Testament Gospels, Acts, and Epistle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biblical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church.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the view of the native 

church in the Gospels is that the kingdom of God is expanded by “visiting mission” and “visiting 

leadership.” The characteristic of “visiting leadership” is that it spontaneously runs programs for 

church growth and evangelism in areas where the gospel does not enter. This corresponds to 

rotation in the three-prime principle.  

Jesus is the head and body of the church. The church in the Gospels is Jesus. Jesus 

directly mentioned the church (Matthew 16:18). Jesus, the head of the church and the body, 

visited the mission. He came to the world from heaven and saved humankind. Jesus visited those 

who were hurt and in pain. The basic spirit of the Gospel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is the importance of mission to come to Jesus as incarnation and incarnation of Jesus, and to come 

to earth and save mankind.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the biblical view of the indigenous church is the powerful 

history of the Pentecost. The church was built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es of the 

early age were indigenous churches founded by the Holy Spirit. The holy community gathered by 

the Holy Spirit was armed with prayer and the Word,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 world. The 

Holy Spirit spreads the gospel and does overseas missions. Acts 2:44-45 shows the self-reliance 

in the church: "All the believers are together, sharing all things with one another, selling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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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ssessions and distributing them according to the needs of each person." James says that 

faith without works is a dead faith. A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comes into the church an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occur, there must be a lot of practice of love.  

The third characteristic of the biblical view of the indigenous church is the importance of 

local leader building, financial independence, leadership training, and the importance of doubling 

in the Epistles to the Ephesians, the Philippians, and Timothy. The apostle Paul, like Jesus, was 

the one who made the “mission to visit.” He went to Asia Minor to preach the gospel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We can see that the church had been established and delegated to 

the local leaders by giving the word of God to the scattered Jews, including the unbelieving Jews, 

and the church had decided to run its own finances and determine its vision and strategy.  

In Chapter 3, the missiological theory of the indigenous church will be examined in detail, 

and the missiological view of the indigenous church will reveal the importance and usefulness of 

soul salvation and reproduc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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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INDIGENOUS CHURCH 

In this chapter we see the missionary view of the indigenous church. Through the 

scholars’ view of the indigenous church, it clearly explains the importance of Nevius' mission 

policy in the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Scholars have also come to see 

credible results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and established theories about the indigenous 

church from a biblical point of view. When examining the theories of Henry Ben, Lupus 

Anderson, Melvin Haggis, George Peterson, and John Nevius, they also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he establishment, training, and shepherding of local leaders. Dawson City YWAM 

should not be overlooked,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practical and innovative indigenous church 

revival of Henry Ben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Lupus Anderson of the United Church, who 

first discovered the three principles (rotation, self-reliance, autonomy) before Nevius.    

John Nevius was influenced by Henry Ben and Lupus Anderson and developed the "three 

principle" theory. The third princip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Reforming indigenous church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is a 

way for local leaders to establish their own policies, to carry out all the principles of their own 

operations, and to train local lay leaders to become the core of the indigenous church. The 

strategy of developing the attributes of lay leaders and conveying the gospel to friends and family 

through maturity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indigenous church. The lay missionary 

movement provides the soil for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indigenous churches.  

In particular, this chapter compares how Korean churches and the churches of the Thai 

Church (Karen) were indigenized and learned some of the actual models of the indig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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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es established by Darkhan YWAM. The reason why the Korean church grew is that it has 

combined the Nevius policy with a strategy that fits the Korean situation. Because Korea has 

group identity, culture, etc., Donald McGavran's "homogeneous group" principle has been 

appropriately addressed. The indigenous church strategy of the Karen in Thailand is that the 

church has a vision and goals. The churches, which are not run by other external leadership or 

authority but who have received the vision and goals from God, have committed self-supporting, 

self-governing, and self-propagating in order to achieve those goals. In this part, I found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Korean church.  

In this chapter, I review historical missionary studies of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resulting in credible data by John Nevius' three-principled theory and the vision and 

goals of the Karen Church in Thailand. Therefore, the above strategies are a good alterna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in Darkhan YWAM. The next chapter will examine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Mongolian indigenous churches as seen in the lay movement of 

indigenous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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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POTENTIAL OF MONGOLIAN INDIGENOUS CHURCH 

THROUGH LAY MISSIONARY MOVEMENT 

In the history of past missionary movements and establishment of churches, the lay 

missionary movement cannot be overlooked. An effective strategy for world missions and church 

establishment is a lay mission strategy. All lay people and priests can become leaders of God's 

people and all-people priests. The strategy of establishing an indigenous church is more effective 

when the clergy and laity leaders work together. If one is not a clergyman like Moravian pagan, 

you will have to go to a mission field worthy of God's call. In the background of John Wesley's 

missionary movement and spiritual revival movement, it can be seen that lay missionary 

organizations played a large role.  

Ralph Winter, Paul Pearson, David Bosch, and Scott Spoonquist have historically 

presented the importance of the lay missionary movement to missionary studies. They challenge 

that the Holy Spirit God builds and grows the church through the lay missionary movement. The 

lay missionary movement is pushing for the unity of modality and sociality to build a missionary 

church in this era. An indigenous church will be built when the two structures are fully, 

appropriately united and complementary.  

In view of the missionary movement views and history of missionary scholars in this 

chapter, we can discover that the role of laity is effective in establishing a church. I found that the 

role of lay leaders was activ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ity, the center of the Mongolian city of 

Darkhan, where I worked. The current situation of Mongolia's modern mission shows that laity 

plays a large part in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ve local churches. Many churches were founded, 

and lay leaders were also the cornerstone when vari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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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hospitals, and schools were established. At this time of transition,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through the lay missionary movement 

is needed for Mongolian church leaders, churches, and missionaries. Through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mission and role of the church established by God, we can establish a right 

strategy, cooperate with each other, rediscover and dedicate our role, and achieve God's mission 

together.  

Part II is an indigenous church field study centered around YWAM in Darjeeling. 

Chapter 5 looks at a field study design for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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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FIELD RESEARCH DESIGN FOR DARKHAN, MONGOLIA 

YWAM CHURCH ESTABLISHMENT 

This chapter will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indigenous church, the limitations 

of the growth factors, and th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by conducting field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the indigenous church in Darkhan YWAM. This research will collec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If the two research methods are independently studied and integrated, then 

creative combination will be possible, resulting in insightful results. While the YWAM missions 

organizations in Darjeeling have diverse ministries, they have found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We will do field research to supplement and revise the 

problem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more innovative indigenous churches. Through field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YWAM mission organization in Darkhan City will set up an 

indigenous church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principles (rotation, self-reliance, self- 

government).  

All of the above predictable results will be found through reliable interview data 

collection and in- depth focus group data collection. Through interviews and focus groups, we 

discover that churches established in Darjeeling can expand the diversity of ministry by 

understanding what kind of ministry they have been as an autonomous, self-supporting, self-

governing, and self-propagating local church. And the results are narrowed down to two 

strategies to see what the limitations of ministry are. One is the lack of cooperation with existing 

churches, and the other is the lack of leader training programs.  

The local church in Mongolia has a large role as a local leader. Even if a good missionary 

establishes and ministers a church, it will cease to grow without a local leader. So, if we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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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der- building program and put it into the local church, the leader-building program will be at 

the heart of the study, because the native church will naturally be established and growing. In the 

next chapter, we will see the results of field research, and we can see the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church that YWAM pursues in Darj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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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FIELD RESEARCH 

OUTCOMES 

In this chapter, we will interpret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s and conclud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field research is to find the 

growth factors of the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in Darkhan and to secure the necessary 

materials for local church leaders to establish indigenous churches. Therefore, the growth factors 

of the indigenous church are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by YWAM in a diverse way, to 

develop the third principle (financial independence activation), lack of cooperation with the 

existing church (mission to go, It could be an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model. Therefore, 

the leadership of YWAM and RCA in Darkhan must be aware of the above growth factors and be 

trained.  

If we understand the obstacles of the indigenous church, we can find the growth factors 

of the indigenous church. Church leaders established in Darkhan YWAM found that the 

principles of the indigenous church were not academically organized, but they were developing 

the "third principle" of the indigenous church by themselves. I found out that pastoral ministers 

lacked information on missiology, biblical studies, and theology, and found that ministers were 

somewhat neg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If the YWAM actively supports this 

part of the planet and struggles strategically to fulfill the need for spiritual and intellectual 

training, the established church will be a necessary factor for the indigenization.  

Among the strategies to establish an indigenous church is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modality and sociability. If we cooperate with the churches established by Darkhan City 

YWAM as well as with the churches in the northern part of Darjeeling, the churche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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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ed to be independent. If we are going to miss the mission of training the lay people in 

YWAM at different times, the church will see synergy effect. If the saints in the area do not leave 

their hometowns but become leaders in the field and become church leaders, then the third 

principle will be achieved. You will have to demonstrate your missions and your visiting 

leadership at YWAM in Darjeeling. In the next chapter we will look at an analysis of the situation 

that Darwin City YWAM has established as an indigenous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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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SITUATION AND ANALYSIS OF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FIELD RESEARCH 

In this chapter, we look at past ministry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indigenous church of 

YWAM in Darkhan. In Part 1, in order to establish the churches established by Darkhan YWAM 

as an indigenous church, we studied literature on the possibility of Mongolian indigenous 

churches as seen from1 a biblical viewpoint, missiological viewpoint, and lay movement and 

analyzed various strategies of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in depth. If the theory and strategy 

of a biblical view of the indigenous church were incarnation, missionary, and leadership in the 

field, then Darkhan YWAM, which I belong to, was following a biblical strategy but did not 

produce innovative and influential results. It was revealed through data that the ministry of the 

local ministers, the local and city leaders were waiting for them to arrive, and they were doing an 

easy and hard work. An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church, the Holy Spirit depends 

entirely on the Holy Spirit. It is also necessary to conceive a transformational strategy to establish 

spiritually armed leaders and to serve as a cornerston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church and the renewal of the church.  

Through the field research, it was proved that the elements of limitations that interfe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church were lack of instability of the third principle and 

the lack of a leader training program. By eliminating this part and piloting it, I am convinced that 

YWAM can be a cataly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Chapters 8 and 9 will lead to YWAM launching a pilot project and extracting the results 

to establish an innovative indigenous church. By simplifying and embodying the exis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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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ange Dynamics, we can establish a vibrant indigenous church by implementing a church or 

a leader-building program that can be realized in a sho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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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PILOT PROJECT RESEARCH DESIGN AND EXECUTION 

REGARDING INDIGENOUS CHURCH ESTABLISHMENT 

This chapter explores how the leaders of Darkhan YWAM have established a biblical, 

locally influential native church and how to build an indigenous church to reproduce through the 

pilot project. The theory of this pilot project was based on the "Leader Lifelong Development 

Theory" and carried out the "U Process Theory" efficiently. We developed a short-term 

leadership training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and introduced it to 

any church leader so that it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church to which he belongs. The 

conclusion is that each church leader needs to learn specific missionary definitions and theories 

about the indigenous church, biblically-based leadership training, and strategic principles. We 

have sought alternatives so that goal-oriented and relational-centered ministries will be centered 

on missions organizations and YWAM and the Church Association (RCA). Developed as an 

indigenous church system suitable for the local situation, developed the 'Mobile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which is a 'customized missions paradigm (recipient-oriented)' and 

'short- term leader development program'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ilot project to implement Mobile DTS is as follows. First, I 

had a leadership conference. U process of downloading (downloading). It is a mission that 

YWAM and RCA have been habitually doing in the past. I met local church pastors, heard their 

felt needs, and found a solution.  

The Hutchison Lalin 's Church Senior Pastor, Leadership and Focus group has been a 

great help in running the Mobile DTS in the church, and after leaders and saint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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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ed about this program, I took it with confidence in my leadership training program and I 

got it right.  

Th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DTS) program at YWAM International and YWAM 

Darkhan requires a long-term commitment (six months of community life). For this reason, the 

Pilot Project was applied to the "Khaanchlalin zam" church for a short-term (eight-week) 

operation of the new Mobile DTS training school (seven weeks of intensive lectures and one 

week of on-the-job training). College students in the church went to school, and workers went to 

work and were trained in leadership training programs. As a result, the Hachilalinjang Church 

grew to more than 120 saints in a few months, and the church leaders spread the gospel and 

established the church in four different areas. Local residents (laymen) in  

four regions go to other areas to preach the gospel. Finally, the next chapter concluded by 

suggesting what YWAM should do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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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CONCLUSION AND PROPOSI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a literature review of indigenous church planting, a field study 

of the Darkhan city, and a strategy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YWAM in Darjeeling. In the 

course of this research, YWAM organizations conducted field research in order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that found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In the field study, questionnaires, interviews, and focus groups were gathered to 

identify how the leaders in the field were thinking and working on the definition of the 

indigenous churc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the "third principle" of Nevius. By 

understanding the literature and theorie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church, I have 

plann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indigenous church, not passive. We foun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indigenous church ministry established by Darkhan YWAM, 

because leaders in local churches have not been effectively cultivated, and even if they are 

cultivated, they can not create training programs within the local church alone.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e third principle’s biblical foundation and conceived the 

idea of establishing an indigenous church. The establishment team of the indigenous church of 

YWAM in Darkhan proved that the church will become indigenized by “New Mission Bible” and 

“Going Mission, Finding Leadership.” The churches of the New Testament were established as 

healthy churches that are autonomous, self-supporting, and independent as an indigenous church, 

and have become the standard for extending the gospel to the world. The fact that YWAM is able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localization of churches centered on laissez-faire plays a major role in 

the strategy of establishing indigenous churches. And when the modalities and the socal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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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 together, they find the possibility that an active and dynamic indigenous church will be 

establishe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ndigenous church can achieve key goals that are 

important for the local churches to practice their biblical mission. Furthermore, the local church 

found itself able to organize appropriate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to promote local 

evangelism and overseas missions, and to play autobiographical roles.  

These church establishment strategies are extracted from the reliability and overview of 

the results through field surveys. With these strategies, I have seen the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church to reproduce by piloting the mission “Going to Mission,” a local church, and 

trying to establish and run a “Mobile DTS.” During the process of change, Mobile DTS was 

applied to the “Hachilalin Sleep” church. Therefore, the incarnation of an established church can 

be important to the fulfillment of the words of Matthew 28:19-20.  

I have studied how churches established by YWAM in Darkhan, Mongolia, will be 

indigenized. Currently, many Mongolian churches establish their own churches and send 

missionaries overseas. In particular, the YWAM missionary group in Darkhan has been growing 

as an indigenous church that voluntarily established itself as a center of lay leaders, sending 

missionaries overseas.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stablish an indigenous church, 

Darkhan City YWAM suggests that an innovative transformation of the church establishment 

strategy is necessary. The first of these changes, the pilot project (Mobile DTS), should be 

effectively operated and integrated into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churches. Then the 

concrete work of the training ministry and the systematization of the church organization will 

lead to a sustainable ministry. Second, the modality and the socality must cooperate to establish 

an indigenous church. Finally, thirdly, the cultivation of lay leaders should be activated.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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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indigenous church ministry grows, the authority should be transferred to autonomy, rotation, 

and independence.  

Darkhan YWAM should go to the local church to fill the need and serve. This is called 

"missionary visit" and "incarnation mission." Jesus came to humankind from heaven. Jesus 

Himself was an indigenous person and had an indigenous ministry. Through Jesus we saw that 

the love of God was delivered and that the Kingdom of God was being built up in good health. I 

look forward to a day when the churches established by Darkhan YWAM will learn the 

leadership of Jesus and will go to the ends of the earth by the anointing and working of the Holy 

Spirit to preach the gospel and establish a church. The dynamic and innovative indigenous church 

built by them without the help of missionaries will surely see the Darkhan YWAM indigenous 

church building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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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VITA)

박해영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4남1녀 중 네 번째로 강원도 사북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 선교사의 

삶을 선택했다. 몽골 선교지에서 아내 김미원선교사를 만나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결혼해 그곳에서 사역했다. 슬하에 예진(24)와 예빈이(22)가 있다.  

학력: University of the Nations에서 상담학(BA), World Mission University에서 

목회학 석사(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석사(MA)를 마치고, 2019년 

동대학원에서 (Doctor of Missiology) 학위 과정을 마쳤다.  

선교사경력: 몽골(1대 몽골YWAM 대표)을 비롯한 스페인, 중국등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 YWAM Darhan Base Director 로 섬기면서 선교베이스개척, 교회개척, 

제자훈련학교,교육선교, 구제, 상담사역등을 했다. 2003 몽골 다르항지역 YWAM Base 

리더, 2004년 몽골 제1대 YWAM International Chairman 으로 몽골의 5지역 

선교기지국(Base)를 지도하며 섬겼다. 미국에 안식년 때 Pasadena, YWAM NASA Window 

Mission Alliance 책임자로 사역하면서 로고스교회, 또감사교회,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중보기도, 예배사역을 했다.  

사회경력: 공인태권도 3단 자격증 취득, 공인검도 2단 자격증 취득, 호주 정부인정 

Family Therapist 자격증(1997-1998 호주 Family Therapy, Bible School 과정 수료), 한국 

문인협회 회원(순수문학 ‘아이스케키’로 수필가 등단), 한국논단, 문학세계등 수필 다수 

기고를 했다.  

현재, 제주 열방대학교 상담하교, 제자훈련학교 강사, Eldership member of East Asia 

YWAM International, Eldership member of ALLC (Asia Leaders Learning Community), 

Committee member of YWAM Darkhan Mongolia, Committee member of Reviva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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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in Mongolia, Committee member of Mongolian Missionary Association, Committee 

member of Global Mission Network International in Korea , Adviser of Logos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in California(LA and Irvine), Director of Qingdao Rhine Film Culture Media Co., 

LTD in China Branch, LA 새생명비전교회 부목사와 YWAM NASA Window 선교회 대표, 

동북아시아를 위한 비거주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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