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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년 대만정부는 대만에 온 디아스포라 중국. 1994

인 학생들에게 호적과 신분증 배포를 중지하고 여권은 있지만 호적이 없는, 

무호적자 국민으로 정의했다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 태생의 대만 배경의 디아. 

스포라 중국인들은 대부분 호적이 없다 이들은 이렇게 국민의 통합에서 배제. 

됐다 이들은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국민으로 받. , , 

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인인가 일본에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한다고. ? 

해도 혈통주의 단일민족의 일본에서 진정한 일본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 

이는 대만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같았다, .407)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경 

계지대를 살아가는 주변인일 뿐이었다 진정한 나라 진정한 고향을 찾지 못하. , 

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혼돈은 디아스포라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모국이 이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분리되

어 있다는 점 거주국이 이주민에게 배타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 때문에 상, 

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이해와 특징C.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 이주의 현장에 디아스, 

포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음을 논증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의 공간이 선. 

교의 공간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또한 위기의 시대에 중국선교를 지리적 영. 

토개념을 넘어서 공간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 장에서는 년 월부터 년 월 현재까지 일본 거주 중국인2004 5 2021 9 , 

디아스포라 가운데 수행됐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현장을 디아스포라 선

교의 주요 특징에 따라 분류 정리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디아스프로라 중, , , 

국인 선교가 위기에 처한 중국선교의 새로운 선교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한

407)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 , , , , 20『

변화 , 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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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를 통해 영토개념을 넘어 공간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새로운 중. 

국선교의 가능성을 논한다. 

도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외국인의 연도별 인구변동추이[ 12] 408)

 

경계지대의 선교1. 

경계지대는 이주가 만들어낸 디아스포라 공간의 특징이다 서로 다른 . 

사람과 문화가 만나 섞이고 충돌하며 새롭게 창조되는 장소다 또한 서로의 . 

정체성이 더욱 확연하게 확인되는 곳이다 그리고 경계지대는 기독교의 역사. 

에 있어서 항상 기독교 생명력과 확산의 중심역할을 해왔다.409) 경계지대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위치에 있다 두 지역의 인적 물적인 자원이 . , 

경계지대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통된다 또한 경계지대는 국경지대처럼 가장 . 

외곽지대이지만 동시에 두 지역이 만나게 되는 중심지대다, .

408) 접속일 년 월 일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6222.pdf , : 2021 3 9 .
409) 아시아 기독교 탐구Sunquist, 『 』, 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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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기독교는 경계지대에 서 있는 종교다 전체 개신교 기독교인. 

이 인구의 에 지나지 않으며0.3% 410) 일본의 기독교는 그 어떤 교파가 되었든 , 

역사상 장기적으로 성장한 경험이 없다.411) 일본에서 기독교는 신앙으로써 일 

본 문화와 사회의 벽을 넘어서 주류사회에 진입해보지 못했다 신도라는 다신. 

교적인 종교문화 속에서 유일신교인 기독교는 뿌리내리지 못했다.412) 한마디 

로 일본에서 기독교는 경계지대의 종교다 여기에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 

인들은 이중의 경계지대를 살아간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 

인 사회의 바깥쪽 경계지대에 위치한다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 밖에 있는 나. 

라로 언제가 거대 문명의 테두리 밖에서 존재하며 항상 외국 것과 자기 것을 , , 

구별하는 배타성이 강한 나라다.413) 이런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중심 

부로 들어가기 더욱 어렵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경제적인 이유. 

로 이주했던 동남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는 달리 초기에 많은 중국, 

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본은 구. 

국운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동남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경우 식민지. 

시기 지배자와 현지인 사이에서 중개인 임무를 수행하여 많은 부를 획득하고 

경제적 우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일본 국민보다 경제적으로 취, 

약하거나 비슷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정치적 원. , 

인으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정체성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다, 

중성을 보여준다.414)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이들은 결국 일본 , 

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일본의 경계 지역에 자리 , ,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 

410) , (柴田初男 宣 更新 求 見 日本 現デ タブック の を めて デ タから る の の とー ー 教 ー 教会 状
데이터로 보는 일본 교회의 현황과 과제), Tokyo: FCC No8, 課題 か ブックレット

2011, 26.
411) Mark R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김성건 이숙희 역 일본의 종교 토, , , -『

착교회 운동 , 2019, 6.』

412) 최현민 일본 종교를 알아야 일본이 보인다 서울 자유문고 , , : , 2020, 378.『 』

413) R. Taggart Murphy, Japan and the Shackles of the Past 윤영수 박경환 역 일본, , , 『
의 굴레 경기 글항아리, : , 2021, 44-48.』

414) 임채완 외 인 화인 디아스포라의 다중정체성과 모국 관계 4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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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경계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다. 

그런데 경계지대는 기독교의 전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퀴스트. 

가 경계지대 라는 개념을 선교를 위해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borderlands)

있다고 강조했듯이,415)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서도 경계지대에  

대한 고찰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들은 일본이라는 세계선교의 경계지대 안에 거주하는 또 다른 경계지대 즉 , 

이중의 경계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선퀴스트의 관찰에 의하면 기독교는 늘 경계선을 넘어서 전해지며 끊

임없이 움직이는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는 전파의 과정 중에 경계지대를 통과. 

하는데 이곳은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곳이요 창조적인 장소였다 이런 경계지, . 

대를 포용한 기독교 지역은 번성했으며 반면에 이를 무시한 기독교 지역은 , 

고립되어 쇠퇴했다.416) 

이주는 경계지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경계지대에 자리 잡은 새로운 , 

선교공간은 전도와 선교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간이며 이 공간을 어떻게 , 

활용하는가는 기독교 번성의 중요요인이 된다 또한 이 공간은 다양한 언어. , 

문화가 만나는 디아스포라의 혼종성 이 다분한 곳이다 에큐메니컬 (Hybridity) . 

운동 가운데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경계지대 

선교를 주장한다 경계지대를 살아가는 이주민 가난한 사람들 즉 주변화 된 . , ,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을 선교의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하며 주변부 사람들, 

의 주장과 비전이 진정한 선교를 위해 결정적이라고 여긴다.417) 이처럼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위치한 경계지대는 수용성과 혼종성의 지역이며, 

창의적인 선교가 가능한 지역이며 기독교의 확장이 일어나는 지역이면서 진, 

정한 선교를 위해 결정적인 지역이다. 

일본선교는 전통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 

415) 아시아 기독교 탐구 Sunquist, ,『 』  384.
416) 위의 글 , 380-382, 384.
417) 에큐메니컬 선교학 변화하는 지형과 새로운 선교개념 Ross, - , 469-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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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이라는 소리도 종종 들린다.418) 그렇지만 일본의 경계지대인 디아스포라 중 

국인들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사역은 침체한 일본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일본교회가 경계지대를 포용하는 기독교가 될 때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 

인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통해서 일본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 

수 있다 북반구 지역에 있는 난민선교와 디아스포라 선교를 북반구 교회의 . 

새로운 희망으로 간주하듯이419)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도 동일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위치는 일본과 중국이 . 

만나는 경계지대로 각자에게는 변두리 경계지대이지만 이 둘이 연합할 때는 , 

양방의 중심지대가 된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연구했던 알베르토스 토마스 모리

에 의하면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 = ) , アルベルトゥス ト マス モリー ・

은 그 자체로 선교의 변경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개척 사역이다.420) 일본의 디 

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계지대의 사역임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존재는 경계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 

들이다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아닌 일본에서 외국인은 더욱 바깥의 사람이 . 

된다 재일교포 세로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한국인의 삶을 살았던 서경식의 . 3

글에는 자신을 자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 

는 일본인의 테두리 안에도 한국인의 테두리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경계선 

밖에 서 있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인 자신을 인식했다.421) 이것이 일본의 디 

아스포라가 살아가는 공간이다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외국인의 존재는 이와 . 

같다 늘 중심에 있지 못하고 경계지대에 서 있게 된다 이것은 일본뿐 아니라 . . 

거의 모든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일본은 단. 

418) 이수구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 서울 좋은씨앗 , , : omf, 2020, 11.『 』

419) George, Refugee Diaspora, 280/3689.
420) = アルベルトゥス ト マス モリ ー ・ (Allbertus-Thomas Mori), 華人 人 越境キリスト の『

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 , 149, 167.宗と 』教実践
421) 徐京植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자의 시선, - , 7/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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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족 국민국가로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명확한 경계선

이 존재한다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이지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기 어렵다 일본. . 

에서 일반적으로 홈랜드 출신국가 조국 국적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 , 

었다 그러나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일반 일본인과는 달리 홈랜드 조. , 

국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인이다, .422)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이 . 

런 고통을 온몸에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년 세로 생을 마감, 2015 90

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천쑨천 이다 그는 년 ( , Chen Shun Chen) . 1924陳舜臣

일본 고베의 대만 출신 무역상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생 일본에서 자랐다 일. 

본의 대표적인 작가인 그는 대만 식민지 출신이다 그런 그가 년 고국인 . 1946

대만으로 돌아갔다가 년 대만에서 사건1947 2.28 423)을 겪는다 그는 국민당 정. 

부에 실망하고 년 월에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온다 당시 일본은 중화인1949 3 . 

민공화국과 대만 가운데 오직 대만만 정식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의 디, 

아스포라 중국인은 일본 국적이 아니면 대만 국적이거나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일본에 돌아온 그의 국적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에서 대만으로 .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길의 중간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 

 

청일전쟁에 의해 우리 대만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적이 청국에

서 일본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년 후 태평양 전쟁으로 또다시 국적이 중. 50
국으로 되돌아왔다 이 또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되었다. .424)

이 글에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바뀌어 버리는 국적에 대한 

작가의 체념적 토로가 느껴진다 후에 천쑨천은 년 중일 국교 정상화가 . 1972

이루어지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다가 년 월 중국의 . 1989 6 6.4 

422) 주로 년대 이후로 이주해 온 신이민 세대 이전의 구화교 세대가 이에 해당 1980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도 유사하다. .

423) 사건은 년 에 대만 전역에서 일어났던 민중붕기 사건이다 중화민국  2.28 1947 2.28 . 
정부 외성인 위주 의 국민당 정부의 차별에 불만을 표했던 대만 원 거주자( )外省人 

였던 본성인 들을 대만 국민당 정부가 폭압적으로 학살했고 이에 맞서 전( ) , 本省人

국적인 항의가 일어났다.
424) 길의 중간에서, ( ) , : 陳舜臣 道半 東京ば『 』 , 集英社 2003,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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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사태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실망하고 년 다시 일본 국적으로 돌아왔1990

다 그의 국적은 일본 국적에서 대만 국적으로 대만 국적에서 중국 국적으로. , , 

중국 국적에서 다시 일본 국적으로 변했다.425) 그의 정체성은 일본 대만 중 , , 

화인민공화국 그 어느 경계 선상에 있었지만 그 어떤 국민국가도 그 경계를 ,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는 국민이 되거나 아니면 다 외국인이었다 이. . 

와 같은 이유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는 한 가족이라도 그 안에는 

일본 대만 중국 국적이 혼재된 경우가 적지 않다, , .426) 이들은 국민국가 사이 

에서 그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경계인( )境界人 427)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동아시아 냉전 구조로 말미암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경계선을 몇 번씩 넘나들며 일본 대만 중화인민공화국 그 어디, , , 

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지대를 살아가는 경계인이 되어버렸다.428) 

따라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경계

지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경계인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이며, , 

경계와 경계를 이어주는 선교다. 

먼저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홋카이도의 2004 5 2009 9 SIC429)에서 이루

어진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살펴보겠다 중국인 선교의 주 대상자들. SIC 

은 잔류고아 잔류부인 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디아스포( ), ( ) , 殘留孤兒 殘留婦人

라 중국인 유학생들이었다 잔류고아와 잔류부인은 일본이 패전 후 만주에서 . 

철수하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잔류하게 된 그들의 부인 혹은 자녀들이다 중. 

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의 중국 잔류 방인430) 귀국 정책에 따라 총  

425)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 , , , , 20『

변화 , 54-57.』

426)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은 재일조선인도 같다 이들은 한일국교 회복 이전부터 일 . 
본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한국 국적 소지자 조선적 소시자 일본국적 소지자로 나, , , 
뉘는데 조선적 소지자들은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있다, .

427) 여기서 말하는 경계인은 디아스포라 중국인에게 부합하는 명칭으로 국가와 국가  , 
사이를 넘나들며 존재하는 홈랜드 출신지 조국 국적 혈통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 , , 
을 말한다.

428)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 , , , , 20『

변화 , 41-45.』

429) Sapporo Internationa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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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명이 일본으로 귀국했다 귀국 당시 이들의 평균연령은 대 6,708 20,888 . 70

중반이었다.431)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의 동북 지역과 기후가 비슷했던 홋 

카이도에 정착했다 년 당시 에는 이런 잔류고아와 잔류부인들이 여 . 2004 SIC 10

명이 출석하고 있었고 연구자는 년 월에 이곳에 부임하여 이들에 대한 2004 5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432) 이들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일본인이다 그렇지만  . 

중국의 시골 가정에 입양되어 농부가 되어서는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이 중국을 떠나 고국인 일본에 귀국했지만 정상적인 일본인으로 일, 

본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 , 

다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완전히 중국에 속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정체성은 . , 

경계 지역에 있었다 이들의 생활도 늘 경계지대로 내몰렸다 일본 후생성의 . . 

년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상의 다수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 2017 66% 

거주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을 의존할 정도로433) 경제적으로 취약했다 . 

정서적으로도 이들은 경계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천 이라고 불리는 . ( , Chen)陈

할머니가 있었다 이분은 잔류고아 출신으로 일본어도 빨리 배우고 일본 생활. 

에 적응이 빨랐다 행동 양식도 중국 시골의 할머니라기보다는 일본 중소도시. 

의 일본 할머니 같았다 이분이 삿포로에 정착해 전쟁으로 헤어졌던 남동생과 . 

어머니를 찾았다 그런데 남동생이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다 남동생. . 

도 천 할머니를 만나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일본인이면서도 공간적으로 문화. 

적으로 바깥으로 밀려났다 중국 동북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어렵게 일본으로 . 

돌아왔는데 또다시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천 할머니는 사무치는 눈물, . 

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했다 대부분의 잔류고아가 가족을 잃어 찾. 

430) 중국에 남아 있던 잔류고아 잔류부인의 일본에서의 공식 명칭은 중국 잔류 방 , 인

(中 留邦国残 이다 이 용어 자체에도 이미 순수 일본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 . 人

미지가 묻어 있다.
431) 접속일 년 월  https://www.kikokusha-center.or.jp/kikokusha/tohkei/kojitohkei.htm, : 2021 3

일11 .
432) 이수구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 , , 215-216.『 』

433) , 27 , 2017, 厚生 省社 援護局 平成 年度 中 留邦人等 態調査結果報告書『 』労働 会 国残 実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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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고 찾았다고 해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천 할머니, . 

는 예수를 가족으로 만났다 그리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 

다 그분만이 아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찾았다 하늘. . . 

의 아버지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공동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 , 

찾았다.434) 이는 이주로 고향으로부터 분리되고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디아스포라들이 종종 갖게 되는 현상으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공동체에 마, 

음의 문을 열고 헌신하게435) 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 

년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삿포로 국제교회의 중국어 예배2014 12

는 홋카이도 전체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경계 지역. 

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사역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선교를 수행함으로 고아로 오래 살. 

아온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신앙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었다 그 사역의 중심에는 매년 여름. 

마다 열리는 홋카이도 중국인 수양회가 있었다 이 수양회는 박 일간 함께 . 2 3

시간을 공유하며 말씀 찬양 기도 안에서 회복되고 휴식을 취하고 서로가 가, , , , 

족과 같이 연결되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수양회 사역에. 

는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중국어가 어려운 세 세들을 같은 교회. 2 , 3

인 삿포로 국제교회 일본인 성도들이 동참해서 도왔다 이는 동반자적인 상황. 

화의 협력선교로 디아스포라 선교가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인 현지인과의 동반 

선교로서의 의미 가(missions with diaspora) 436) 있다 보통 아이들 캠프와 동시에  . 

진행되는데 이 행사를 일본인 형제 자매들이 전담해서 진행했다 이와 같은 , . 

방법으로 삿포로 국제교회 일본인 그룹이 적극적으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

에 동참했다 이를 통해서 내 앞에 와 있는 선교 대상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 

디아스포라 선교가 현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437) 이러한 연결은 일본 사회 

434)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36-38.
435) Hanciles, Beyond Christendom, 219.
436) 김성훈 디아스포라 선교의 새로운 지평들 , “ ,” 137-139.
437)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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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지대에서 일본과 중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연결하는 경계지대의 특징

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회경제 지리학자 박규택은 지리학자답게 일본과 한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연구에 있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공간을 통한 접근을 제안했다 그. 

의 연구를 참고해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을 공간적 관점으로 볼 때, 

세기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식민지 시기 일본 제국주의 중심의 동아시아 20

공간을 거쳐 국민국가형성에서 년대 후반까지의 국민국가 공간 년대 , 1980 , 1990

이후로는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초국가적 공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특히 . 

고정된 공간 이해가 아닌 현대의 탈근대공간론으로 볼 때 이런 공간은 이 공, 

간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본질적 초월적 절대적이거나 수동적, , 

이지 않다 오히려 양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때문에 역동적으로 생성되고 . 

변화된다 즉 탈근대공간론으로 볼 때 동아시아 공간 국가 공간 로컬 공간은 . , ,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상호 관계적 작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디아스. 

포라 중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만든 동아시아 시공간 년, 1940

대 이후로 만들어진 국민국가 지배체제에 의한 시공간 년 중일 국교 수, 1972

교 세계화 교통 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초국가주의 시공간으로 중층 적, , ( )重層

으로 관계를 맺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공간에 존재한다 또한 이렇게 . 

서로 다른 시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 교차한다 이로 말미암아 . 

그들이 존재하는 로칼리티 에(locality) 438) 사이성 이 나타난다 이  (in-betweenness) . 

세 시기의 시공간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분이 기존과 다른 새로움

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439) 이 공간이 디아스포라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선 

교의 공간이다 바로 이 공간이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이 가능한 선교. 

의 공간이다 구체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표 을 보면 더욱 쉽게 . [ 13]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38) 본 논문에서 로컬리티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 
다.

439)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 , , , , 20『

변화 , 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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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중층적 혼종적 시공간을 통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이해[ 13] , 440)

일본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초국가적인 시공간이 중층

적인  관계를 맺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공동의 공간이 사. 

이성의 공간이며 창의적인 선교의 공간이다 년부터 시작된 동경의 디아. 2009

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이러한 사이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다 모리의 연구. 

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있어서 오래된 교회들은 비

교적 이주의 사유보다는 정주의 사유를 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교회를 넘어서 타 교회와 연합하여 사역한다거나 교

파를 초월해 협력하는 일 자체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 

440) 이 도표는 위의 글 페이지의 중층적 혼종적 시공간을 통한 한국 화교 이해 , 73 ‘ , 
의 틀 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모형으로 적용하여 만들었’
다.



176

활동을 전개하기보다 기존의 모임을 유지하고 교회를 지키는 데 힘을 쏟았, 

다.441)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년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2012 . 

변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초교파 단체인 의 발족이다JCC .442) 는 초 JCC

교파 단체로 동경 및 일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배경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443) 모여 년 결성한 단체다 이 단체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2013 . 

중국인들 전도 기존 그리스도인 제자 양육 세계선교의 동참이라는 비전을 갖, , 

고 활동하게 되었다.444) 는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의 경계지대 중국과 대 JCC , 

만 기독인의 경계지대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 사이의 경계지대 일본 , ,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해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이의 경계지대에 

설립되어 이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주로 감당했다.

의 구체적인 활동은 복음 전도를 위한 연합전도 집회 전도가 가 JCC , 

능한 신자 양성을 위한 제자훈련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 선교사를 , 

발굴 훈련 파송하는 것이다, , .445) 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들 사 JCC

이에 존재하는 대륙인과 대만인 사이의 긴장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 , 

사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하는 장을 만들어내는 모임이 되었다 그리고 이 . 

모임은 연합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교회들에도 복음 전도에 대한 자극을 주었

다 한 교회는 본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개인 신분으로 연합. JCC , 

441) = アルベルトゥス ト マス モリ ー ・ (Allbertus-Thomas Mori), 華人 人 越キリスト の『

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 , 158-165.境 宗と 』教実践
442) 는 년 월에 진행된 디아스포라 중국인 연 JCC(Japan Chinese Christian Center) 2012 5

합전도대회를 계기로 월에 결성되었으며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 안에 11 , 
복음전파 제자양육 선교 동원을 지향한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전도, , . 
와 선교 동원에 활동 역량을 집중해 각종 집회와 훈련 단기 선교운동과 장기선교 , ,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로 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훈련하고 이를 통해서 . 800 , 

개의 소그룹을 양성해 명의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사를 파송하400 , 200
는 비전을 갖고 있다 접속일 년 월 일; http://tokyo-jcc.com/contactus/, : 2021 5 21 .

443)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대만 미국 케나다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가 , , , , , , , 
진 중국인들이 중심이 됐다.

444) = アルベルトゥス ト マス モリ ー ・ (Allbertus-Thomas Mori), 華人 人 越キリスト の『

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 , 166-167.境 宗と 』教実践
445) 더욱 자세한 설립 취지 비전 사명 선언 등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 , , 

다 검색일 월 일. http://tokyo-jcc.com/vision/, : 2021. 9 10 .



177

활동에 참여했던 신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전에는 없었던 년부터 , 2015

년까지의 선교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기도 했다2020 5 .446) 

의 설립과 활동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 전도 선JCC , 

교를 촉진했으며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

다.447) 가 일본인과 디아스포라 중국인 중국과 대만 홍콩 복음주의 교회 JCC , , , 

와 오순절 교회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해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 

사이의 경계지대에서 하는 연결하고 소통하는 선교는 도표 에 정리된 [ 14]

년부터 년까지 진행된 의 주요활동 일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2013 2021 JCC

다.

446) “ : 百古樂 在日華人 布 課題 在日華人 活動 事の と クリスチャンセンタ の を， 教会 教 ー
재일 화인교회의 포교와 과제 재일 화인 크리스천 센터의 활동을 사례로( : ),” 例に

282-283.
447) = アルベルトゥス ト マス モリ ー ・ (Allbertus-Thomas Mori), 華人 人 越キリスト の『

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 , 167-173.境 宗と 』教実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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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주요활동 일람 년 월 현재 [ 14] JCC (2020 9 )448) 

448) 본 도표는 연구자가  = アルベルトゥス ト マス モリ ー ・ (Allbertus-Thomas Mori), 
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쪽과 ( ) , 168華人 人 越境 宗キリスト の と『 』教実践

홈페이지 자료 를 참고로 분류 분석하여 작성했다JCC ,; http://tokyo-jcc.com/event/ , . 
본 도표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연합사역의 성격과 방향성을 보여준다.

일시 활동 분류

2013. 5.11-12. 연합 전도대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연합전도대회

2013. 10.8-10. 신앙훈련 강좌 말레이시아 감리교회 디아스포라 중국인 (
강사) 신앙훈련 강좌 

2013. 11.1-2. 신앙훈련 강좌 캐나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신앙훈련 강좌 

2014. 1.6-11. 제 회 연합 단기 선교 태국 치앙마이 북부 중국 난민1 ( ) 세계선교

2014. 2.5-8 제 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 한국 제주도4 ( ) 국제교류

2014. 5.3-5. 연합 수양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신앙 수련회

2014. 6.25-29 신앙훈련 강좌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연합전도대회

2014. 8.22-24 연합 전도대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찬양 팀( ) 연합전도대회 

2014. 9.14 신앙훈련 강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신앙훈련 강좌 

2014. 10.18.-19 연합 전도대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연합전도대회

2014. 11.2 연합 전도대회 싱가포르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연합전도대회

2014. 12.15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1.3-5.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2.4-7 제 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 한국 제주도5 ( ) 국제교류

2015. 3.28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5.4-5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5.16-17 연합 전도대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연합전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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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어떤 경계지대에서 어떠한 연결과 소통의 사

2015. 6.27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7.11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8.29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8.28-30 신앙훈련 및 전도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신앙훈련 강좌 

2015. 9.16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10.24 신앙훈련 강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신앙훈련 강좌 

2016. 1.5-8 제 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 홍콩6 ( ) 국제교류

2016. 3.19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6. 4.9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6. 5.3-5 연합 수양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신앙 수련회

2016. 5.21 연합 전도대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 연합전도대회

2016. 9.4 연합 단기 선교 대만 제 아이 기독병원( ) 세계선교

2016. 10.8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7. 2.21-23 제 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 홍콩7 ( ) 국제교류

2017. 5. 12-21 연합 전도대회 일본 전국 개 곳에서 미국 디아스포라 ( 6 ,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7. 6/19-23 연합 단기 선교 대만 지아이 기독병원( ) 세계선교

2018. 3.19-24 연합 단기 선교 대만 지아이 기독병원( ) 세계선교

2018. 5.20-30 연합 전도대회 일본 전국 개 장소 미국 디아스포라 중( 7 , 
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9. 3.18-23 연합 단기 선교 대만 지아이 기독병원( ) 세계선교

2019. 5.18-26 연합 전도대회 일본 전국 개 장소 미국 디아스포라 중( 7 , 
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20. 2.12-15 제 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 일본 도쿄9 ( ) 국제교류

2021. 2.23 제 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 일본 도쿄9 ( )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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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진행했는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에서 의 에서 . [ 14] JCC 2013 2021

년까지의 년간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정기적인 기도 모임과 작은 회의나 세8 , 

미나를 제외하고 비교적 규모가 있는 집회나 모임 각종 전도대회 등이 총 , 39

회 있었다 그중에서 전도 선교와 관련된 집회가 총 회로 전체의 에 . , 21 53.8%

이른다 그리고 이외에 회에 이르는 신앙훈련 강좌 도 전도와 선교를 강화. 16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면 전도와 선교 관련 집회의 , 

비중은 총 에 이른다 이는 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모임 활동의 성격94.8% . JCC

이 매우 전도 선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참, . 

석자들의 최우선적 필요이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필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디아스포라 중. 

국인들의 새로운 공간이 가진 공간적 특징이 선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선교가 활성화되고 선교의 동력화가 . , 

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미 다문화를 경험하고 이중 언어에 훈. 

련되어 있으며 이주 경험이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선교는 그리 낯선 세계가 

아니며 가깝고 어렵지 않게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이다.

또한 도표 에 나타난 연합전도대회와 연합 수양회의 강사진을 분[ 14]

석해 보면 총 회의 대회와 집회 강사 전원이 디아스포라 중국인 출신이다, 13 . 

이를 통해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전도대회가 해외의 디아스포라 중국

인 공동체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가교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 통계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해외. 

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동체와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 

디아스포라의 특징 중 하나로 국경을 초월해 갖는 디아스포라 간의 연대감이

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이의 연대감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공간에서의 연대. , 

감은 선교공간 안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상의 연합활동의 말씀 . JCC 

강사와 간증 초청 게스트를 분석해 보면 디아스포라의 특징인 혼종성이 드러

난다 말씀 강사가 전원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인데 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야 . , 

했던 간증자의 구성은 실로 다양했다 대만인 홍콩인 일본인 등이다 이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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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동체가 선교공간에 있어서 수용성이 비교적 높

으며 이 수용성은 전도와 선교 안에서 더욱 강하게 발휘된다고 할 수 있겠다, . 

또한 이러한 집회는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상호 소통하

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년에서 년까지의 전도[ 15] 2014 2016 JCC 

대회 보고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회 봉사 참여 교회 수가 누계 수치

로 개에 이른다 이는 매년 평균 개 교회 정도가 봉사에 참여했음을 알 38 . 12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에 있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의 에 이르는 , 1/4

숫자다 이 통계는 연합 전도대회가 교파가 다른 교회 간의 연합할 기회를 제. 

공했으며 경계지대에서 유의미한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경계지

대에 위치하면서 일본인과 중국인 교회와 교회 일본과 세계 디아스포라와 , , , , 

디아스포라를 연결하는 중심지대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 

중국인 공간이 새로운 중국선교의 공간으로써 유용함을 드러냈다.

도표 년 연합전도대회 보고통계[ 15] 2013 2016 JCC ∼ 449)

449)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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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성의 선교2. 

디아스포라 공간은 주변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의 디아스포. 

라 중국인 선교는 이런 주변성의 특징에 기초한 선교다 주변성은 경계지대를 .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주변성과 경. 

계지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주변성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 

외각을 의미하며 경계지대는 둘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주변성은 주변으로, . 

부터 시작해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물결의 출발점이며 경계지대는 둘, 

을 연결하는 중심점이다 그러나 이 둘은 공간적으로 중복되며 연결된다. .

이런 경계지대에 선 주변인의 고충과 가능성은 일본의 재일한국인 서

경식의 시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경식은 자신의 저서 디아스포라 기. 『

행 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고정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대상도 그것을 보는 편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는 달리 보인다 다수자들의 고정되고 안정적이라고 믿는 사물이나 관념이 . 
실제로는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소수자의 눈에는 보인다, .450)

안정되고 고정된 즉 정주 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주, ( ) (定住 移

하는 디아스포라 주변인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 . 住

의 시야는 중심부 사람들에게 새롭게 자기와 자기 사회를 바라보게 도와준다. 

학술 평론가 강성민은 년대 들어와 한국 지식 담론을 선도하는 사람들 가2000

운데 송두율 강상중 윤건차 박노자 서경식 등 디아스포라 경계인들이 많다, , , , 

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이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 

들의 시야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한다고 했다고 했다.451) 이처럼 주변인  

450)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 - , 11/184.『 』

451) 강성민 인간이여 너는 무엇인가 디아스포라가 펼치는 존재의 현상학 인물 , “ ? ,” 「
과 사상 통권 제 호111 , 200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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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듯이 주변부를 다루는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적인 , 

시각도 선교신학의 발전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디아스포라가 . 

갖는 주변성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주변부로부터의 시작된 물결이 중심부에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된 시야가 아닌 움직이는 시야 단일 문화가 아닌 다중문화 획일, , 

성이 아닌 혼종성의 특징을 가진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단일 문화와 획일성을 . 

강조하는 사회다 이런 가운데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가진 주변성은 주변으로. 

부터 시작되어 다시 중심부로 향하는 디아스포라의 관점 다양성 독창성을 제, , 

공한다 매년 한 두 명의 일본인들이 중국 교회 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 , (TNIC)

세례를 받는다 이들의 간증을 참고해 보면 주변의 중국 그리스도인의 전도가 . , 

이들의 세례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인과 다른 직설. 

적이고 과감한 중국인의 독특한 전도가 오히려 일본인을 강하게 신앙으로 인

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중국인의 특징은 일본인 선교의 중심부까지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주변성의 특징이다.

주변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은 재미 신학자 이정용에 의해서 많이 이

루어졌다 그는 미국에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디아스포라 아시아인으로서 디아. , 

스포라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다 이정용은 이런 고민. 

을 녹아낸 시선으로 그가 공부하는 신학을 다시 보고 다시 본 것을 새롭게 , 

써 내려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의 주변성의 신학이다 이정용이 주장하. . 

는 주변성 신학은 중심부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신학이

다 모든 물결을 받아들여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연못의 가장자리처럼 말이. 

다.452) 수용의 주변성은 다시 물결을 일으켜 중심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 . 

변성의 신학은 이주민의 신학이다.453)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직간접적으로 일본 선교와 연결

452) Lee, Marginality, 948.
453) 위의 글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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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협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흡수하, . 

지만 이를 다시 영향을 미치는 물결로 만드는 작업이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또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가진 주변성이 일본의 단일 . 

민족 문화의 폐쇄성에 다양함을 노인국가의 노쇠함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을 수 있다. 

성령 중심의 선교3. 

선퀴스트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 선교의 이해 에서 성령 부분을 비, 『 』

교적 소중하게 다루면서 지난 세기 동안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 토착 운동이 , , 

기독교의 중앙무대를 차지했으며 선교는 더 강하고 투명하게 성령을 이해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강조처럼 선교 현장에서 강하고 투명한 성령에 대. 

한 이해 없이 선교는 불가능하다 디아스포라 선교 현장은 더욱 그러하다 왜. . 

냐하면 지난 기간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처럼 주로 

주변인들이었기 때문이다.454) 경계지대에서 살아가고 주변인으로 이주의 사유 , 

가 중심인 디아스포라인 선교에서 성령 중심의 선교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생겨난 선교공간은 경계지대에 조성되고 주변, 

성을 지녔다 또한 이곳에서는 창조적인 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 

기초에는 성령의 선교가 자리 잡고있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성령 중심의 선교다 특히 로랜드 알렌. 

의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을 뿌리로 삼고 있다 알렌은 중국선교(Roland Allen) . 

의 현장에서 사역했던 현장 선교사 출신의 선교신학자이면서 일생 중국 인, , 

도 캐나다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그리고 케냐로 이주해 다니면서 현장 선교, , , , 

에 참여했다 그는 마지막 사역을 케냐에서 감당하고 거기서 영면했다. .455) 알 

454) Sunquist, 기독교 선교의 이해 , 445-450.『 』

455) Steven Richard Rutt, Roland Allen-A Missionary life, Cambridge: The Lutter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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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은 평생 이주하면서 살아간 디아스포라이면서 동시에 이를 학문적으로 분, 

석하고 정리하여 연구하는 선교신학자였다 특히 알렌은 당시 서구선교가 범. 

하고 있던 오류를 제대로 인식하고 개혁을 주장했으며 그의 이런 혁신적인 , 

사고방식은 후에 선교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시대를 앞선 선교전략이었음

이 증명되었다.456) 이런 알렌의 현장을 기반으로 하며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 

담긴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이해하는

데 핵심 내용을 제공한다.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은 성령의 일들이 자주 그리고 가시적으

로 일어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이다 연구자는 . 

년 알렌을 알게 된 이후 년부터 시작되어 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2008 , 2009 2022

있는 도쿄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서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를 중요한 기

초로 삼았다 그리고 이 성령 중심 선교의 탁월함을 현장 사역에서 여러 번 . 

경험하게 되었다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 

인 선교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본 거주 중국인 디아. 

스포라 선교를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논하는 성령 중심의 선교란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를 

주요 근거로 하는 성령의 선교를 말한다 이는 성령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 

기초한 사역을 의미한다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성령. , 

에 맡기며 토착적이고 자발적인 교회 개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57) 선교 

의 영이신 성령이 시작하고 인도하고 주체가 되는 선교를 의미한다 알렌이 , , . 

이야기하는 성령의 선교는 선교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선교의 모든 . 

면이 그 시작 발전 열매 맺히기까지의 전 과정이 성령과 연결된다, , .458) 알렌 

Press, https://amz.run/5B4F, 2018, 142.
456) 김상근 로랜드 알렌이 제시했던 바울의 선교방법 기독교 사상 통권 제 , “ ,” 557「 」

호, 2005, 240-241.
457) 최성일 롤란드 알렌의 바울 선교 방법론과 성령의 선교에 대한 이해 신학 , “ ,” 「

연구 제 집37 , 1996, 366-367.」 

458)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홍병룡 역 바울의 선교 , , 『
우리의 선교 서울vs. , : IVP, 20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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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구선교의 여러 가지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책으로 바울의 선교에 

주목했다 서구의 복잡한 교회 시스템 도입 의존적으로 만드는 재정의 투입. , , 

복음의 본질을 혼동케 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선교사역에 비판을 가하고 복음

의 본질에 주목한다 그는 서구선교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하지 않고 . 

율법을 따르는 선교를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 

이시기에 이분을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선교의 열정이 타오른다고 했다.459) 

알렌의 성령의 선교는 선교 현장에서 탄생하는 교회가 자립하는 토착

교회와 연결되는 성령론이다 알렌은 그의 책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vs 『 』

에서 다음과 같이 성령의 선교가 바울 선교의 핵심임을 이야기했다. 

바울의 교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토착적이었다 그 비결은 다음 두 . 
가지였다 하나는 교회를 지역 교회로 인식했다는 점이고 우리가 가진 국가교. (
회의 개념과 반대로 다른 하나는 회심자들과 그들이 속한 교회에 내주하는 ), 
성령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한 권위를 갖고 그들

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처지에서는 오늘날 성령을 그런 식으로 . 

신뢰하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의 회심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 

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믿는 편이 더 쉽다 우리는 초심자들을 그분께 의탁. 

하지 못한다.460) 

알렌이 주장했던 바울의 선교방법 즉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내재하신 성령님에 대, 

한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신뢰와 위임이 연구자가 수행했던 ,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핵심 내용이었다 성령에 대한 신뢰는 . 

성령의 내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위임으로 이어진다. 

연구자가 수행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는 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개척 사역 둘째, TNIC , 

459) Roland Allen, Missionary Principles 권순광 역 선교의 영 서울, , , : CLC, 2008, 『 』

22-50.
460)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Allen, vs. , 1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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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전도와 선교사역 셋째는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JCC , 

를(Tokyo Daniel International School) 461) 중심으로 하는 교육사역이다 이중  . 

의 경우 알렌의 주장처럼 현지인들의 필요 때문에 현지인들이 성령의 감JCC , 

동으로 현지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사역이다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 

기까지 현지인들이 책임을 맡고 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 현지인에게 . 

이양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현지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 

가 일반적 연합활동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자JCC

발성이다.462) 연합사역이지만 각 교회가 자신의 대표를 임명하고 임명된 대표 

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연합사역이 아니라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의 영적 필요에 공감하고 사역에 대해 부르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각각의 

개인들이 교회가 아닌 자신을 대표해서 참여했다.463) 또한 의 재정 운영은  JCC

처음부터 외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재. 

정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담했다.464) 그리고 는 자체적으로 재정 JCC

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 규모의 사역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안. JCC 

에는 자체 재정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역이 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선교로의 부르심에 관한 성령의 감동 강조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 

재하는 성령에 대한 존중과 확신 그리고 그 내재의 성령이 선교의 영이라는 , 

분별은 현장 선교사역을 현지인 중심의 자발적이고 토착적인 토대 위에 올려

놓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선교사 내부에 있다. .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현지인 안에 임재 하는 성령님을 존중하려면 선교, 

사 자신의 불신 조급함 교만과 싸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주하, , . 

461) 이하 로 약칭함 TDIS . 
462) “ : 百古樂 在日華人 布 課題 在日華人 活動 事例の と クリスチャンセンタ の を， 教会 教 ー

재일화인교회의 포교와 과제 재일 화인 크리스천 센터의 활동을 사례로( : ),” 274.に

463)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45-48.
464) 참고로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년 차 동경 화인 전도대회의 재정보고서 JCC 2013 1

를 살펴보면 전체 엔의 수입 가운데 외국에서 들어온 헌금은 에 불, 3,344,744 , 9.2%
과했다 이 또한 모금한 헌금이 아니고 대부분 관련된 개개인이 보내준 헌금이었. 
다 접속일 년 월 일; http://www.tokyo-jcc.com/images/20130727balance.pdf,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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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성령님 동일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만이 현지인에 대한 전적인 위임을 , 

가능하게 만든다 디아스포라 공간에서의 성령중심의 선교는 디아스포라 선교. 

의 중요한 특징으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특징 4. 

중국선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선교의 공간을 탐색해야 하

며 중국선교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국선교를 공간적 관점에, . 

서 볼 때 이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공간은 실제, 

적인 대안이 된다 특히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선교가 지난 기간 드러낸 선교. 

적인 특징은 새로운 중국선교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 . 

특징 가운데는 일부는 일반적인 디아스포라 선교와 일치되는 특징이며 나머, 

지 일부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주와 세계화라는 시대성, 

이 반영된 선교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주의 시대라는 시. 

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는 대규모 이주와 세계화. 

라는 시대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465) 이러한 시대성을 반영하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그들의 긴급할 필요를 채. , 

워줄 수 있는 선교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선교의 현장에서 보. 

이는 이주라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시기성을 가진 선교다 디, . 

아스포라 선교는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심에는 디. 

465) Wu, Mission through Diaspora,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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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포라가 있는데 이들은 이동성이 매우 강하고 이들의 이동은 정치 경제, , , , 

사회의 영향에 따라서 시기성을 가진다 멕시코 계절노동자로부터 시작해 유.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자기 생의 일정 기간만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 

아간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는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 

많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선교는 전략적으로 시기 포착을 잘해야 한다 구체적. . 

으로 사이판화인교회 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Chinese Christian Church of Saipan)

선교의 경우가 시기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예이다 연구자는 년 . 2002

년간 사이판 화인 교회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동참했는데 이 교회는 1 , 

사이판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상황에 따라 선교사역이 많은 영향을 받

았다 년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후에 여 년간 명의 중국. 1992 10 1,300

인이 세례를 받았으며 한때 여 명이 주일예배에 출석했다 그러나 , 300~500 . 

년경부터 사이판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로 사이판의 중국계 의류공장2005

들이 철수하게 되고 여기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 

사이판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내리막에 들어서게 된다.466) 사이판 화인 

교회는 명맥을 유지했으나 불과 수십 명대로 교회 회원이 줄어들었다 과거 . 

여 년의 기간이 사이판 화인교회의 주요 추수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0 . 

디아스포라 선교는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맞는 전략이 . 

필요하다.

셋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고 빠, 

르게 선교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의 흐름을 따라 많은 미전도 종족. , 

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많은 경우 . 

이들의 이동은 북반구 국가들로 향했는데 이로 인해서 북반구 교회와 일부 , 

남반구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가 활성화되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의 선교가 가능해졌고,467) 미전도 종족이 자신들의 문 앞에 와 있는 상황이  

생겨났기 때문에468)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쉽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 

466) ,彭國雄『 10 Saipan: , 2002, 17-21, 24-57.收 年 塞班華人 會』， 豐 教
467) Tira, A Hybrid World,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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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사키. (佐 木 々

라는 일본 목사가 있다 그는 중국어를 전혀 못 하지만 중국선교의 비Sasaki) . , 

전을 받고는 자신이 사는 홋카이도에 유학 오는 중국인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

다 그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일본어로 열리는 주일 저녁 식사 모임에서 수. 

많은 젊은이에게 복음을 증거 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 .469) 북미의 교회 

들도 이런 변화를 선교의 기회로 삼고자 교회와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470) 일본 거주 디아 

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통해서 선교 참여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일본 그리스도

인들이 선교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다.

넷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아직 많은 영역이 미개척, 

지인 선교다 일본에는 실제로 디아스포라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지. 

역이 많다 일본교회의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 많은 . . 

지역의 디아스포라들이 교회 모임 특히 이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 . 

그리고 선교 현장의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필요 외에도 디아스포라 선교와 관

련된 일련의 연구 평가들이 미천한 상태다 일반 디아스포라에 대한 일반학문, . 

에서의 연구는 발전해 있으나 선교적인 영역은 연구도 발표도 드물다 따라서 , .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선교는 개발 여지가 많은 블루오션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471) 일본인도 선교가 쉽지 않은데 북미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일본인  , 

중에서 연간 여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1,600 .472) 이는 디아스포라 선 

교가 갖는 장점이다 고향을 떠난 이들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마음과 생. 

각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도뿐만이 아니다 디아스포라 . . 

선교와 연관되어서 구성된 선교 환경의 많은 부분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

다 디아스포라를 전도하고 현지 일본인과 연결 협력하여 선교를 새롭게 시. , , 

468) Payne, Strangers Next Door, 65.
469)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38.
470) Massey,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168/6934.
471)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9.
472) 접속일 년 월 일 https://bityl.co/8kRD, : 2021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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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이런 활동을 정리 연구하여 학문적인 데이터를 축척하고 이를 기반으, , 

로 디아스포라 선교를 개발하는 등 많은 부분이 미답지다 디아스포라 선교현, . 

장은 더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선교는 선교 대상자들의 마음 상태가 , 

복음의 열려 있는 이들이 많다 디아스포라들은 이주해서 새로운 정착지에 오. 

기 이전보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이주로 인해 . 

겪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 기존의 환, , 

경과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는 복음에 더 열려 있는 경

향이 있다.473)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의 동일한 상황인데 연구자의 교회공동체 , 

의 경우 이상이 일본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특별한 2/3 .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디아스포라 선교는 복음을 영접한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영, 

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선교다 디아스포라 시절 복음을 접하고 변화된 . 

사람들은 귀국 후 본국에서 비교적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하게 된다 학교. 

의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회사의 임원들이 되기도 한다, , . 

예전만은 못하지만 유학의 경험과 학력이 이들을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 

오르게 한다 따라서 이런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지도자가 돕는 디. 

아스포라 선교는 디아스포라의 모국이나 거주국 모두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귀국자를 위한 선교 단체가 . ,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일곱째 디아스포라 선교는 강한 선교 재생산성을 갖고 있다 디아스, . 

포라의 삶은 이동이 중심이다 끊임없이 이주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주의 . . 

특성은 기독교의 선교가 가진 특징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 

존재 자체에 선교적인 유전자가 각인 되어 있는 것처럼 강한 선교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이방인 선교의 사상이 디아스포라에서 유래되었기 때. 

문일지도 모른다.474)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가 선교에  

473) Hanciles, Beyond Christendom,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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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성향을 자주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한 지역의 현지인들을 향. 

한 선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475) 이는 디아스포라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476) 디아스포라의 강한 선교적인 성향은 현장 선교로 연결 

되어 건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여덟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 

획이 필요한 선교다 이는 디아스포라 선교만의 특징은 아니지(Total & Long) . 

만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아스포라 선교를 중심, . 

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특징은 잦은 이동성이다 선교의 대상들이 대부. 

분 유학 기간이나 주재원 기간을 마치면 귀국하게 된다 이들이 귀국한 이후. 

의 삶 특히 신앙의 삶이 사실 디아스포라 선교의 최종적인 결과가 된다 애석, . 

하게도 귀국자들이 디아스포라 시절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경우 귀국 후 개. 6

월에서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1

사람들의 비율은 에 지나지 않는다15% 25% .∼ 477)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귀국  

후에도 빛과 소금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최종 

목표다 그러려면 디아스포라 선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진. 

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재 이곳에서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귀국 후까. , 

지도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선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대표. 

적인 사례가 사이판화인교회이다 사이판화인교회는 주로 년의 단기 계약을 . 2

위주로 단기적으로 사이판에 체류했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다 년 후. 2

면 반드시 귀국하게 되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훈련한 이후, 

교회 목사님이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서 이들을 돌보고 권면

하고 세워나갔다 미국의 정책 변화로 중국인 수가 급감해 지금의 사이판화인. 

474) 배희숙 구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선교 , “ ,” 14.
475) 김현배 유럽 한인 교회의 선교 허브의 중요성 미션인사이트 제 집 , “ ,” 4 , 2013, 「 」

117-122.
476) Hanciles, Beyond Christendom, 248
477) 디아스포라 선교학 Tira, , 74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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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반면에 중국 국내에는 이 교회 출신자들을 중, 

심으로 개척된 교회와 모임들이 다수 생겨났다 정기적인 귀국자 돌봄으로 새. 

로운 선교의 문을 열었다 또한 귀국자에 관한 지속적 목양은 이들의 신앙에. 

서 이탈할 확률을 대폭 낮출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동역을 통해 새로운 선교

의 가능성을 열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복음을 영접하고 귀국하는 디아스. 

포라 중국인들에게 주목하여 귀국자 신앙 안내 책자가 발행되기도 하고,478) 

이들을 돕는 단체들이 결성되고 있다 이는 디아스포라 일본인 가운데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 매년 북미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디아스. 

포라 일본인이 여 명에 이르지만 귀국 후 교회 정착 비율이 에 1,600 , 20 30%∼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479) 이러한 귀국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서 

도 JCFN480)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귀국한 디아스포라 일본인들을 돕고 있다.

아홉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주의 사유를 특징으로 , 

한다 이주의 사유는 정주의 사유와 대비된다 이주의 사유는 수용적 통합적. . , , 

유동적이며 혼종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창조적이고 풍부한 . 

정체성을 갖고 있다 아마도 이주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이들의 창조성을 . 

자극하는 것 같다.481)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중심부에 고정된 사람들에게는 보 

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시야를 갖고 있다 이는 이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 

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처럼 이주의 사유를 지속해서 개발 발전시킬 수 있. , 

으며 이는 선교와 연결된다 이상의 아홉 가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 . 

선교의 특징은 디아스포라 공간의 선교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서 선교의 공간으로서 디아스포라 공간의 적절성을 드러낸다.

478) 접속일 년 월 일 (Returnee Handbook), https://bityl.co/8kRO, : 2021 , 9 12 .海 手归 册
479) 접속일 년 월 일 https://bityl.co/8kRa, : 2021 , 9 12 . 
480) 접속일 년 월  Japanese Christian Fellowship Network, https://bityl.co/8kRH, : 2021 , 9 12

일.
481) 글로벌 디아스포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Cohen, : , 28, 29, 『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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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결론    D. 

이주의 시대에 선교의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다 디아스포라 선교공간. 

이다 이 공간은 디아스포라의 이주 전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적 공간이며 경계지대와 주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교, 

공간이다. 

디아스포라의 본래 고국에서 집단적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을 경험

하고 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인 아프리. , 

카인 아르메니아인 아일랜드인의 이주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주, , . 

의 성격 규모 흐름이 변화되고 디아스포라의 개념도 확장되었다 이제는 희, , . 

생자 디아스포라에서 노동 무역 제국 기술 유학 등 다양한 의미의 디아스포, , , , 

라가 나타났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규모도 이제 세계 인구의 정도를 차. 3% 

지할 만큼 성장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 , , 

미치는 존재가 되었고 학문적으로도 조명받기 시작했다 디아스포라에 관한 , . 

연구는 인문학 사회과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국제학 민족학 문학비평, , , , , , , , 

문화 인류학이 망라된 학제적 연구인데 이들 학문 안에서도 디아스포라는 관, 

심 있는 주제가 되었다. 

디아스포라는 이주의 산물이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신학의 접근은 . 

이주학과 선교신학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다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은 기존의 . 

전통적인 선교신학과 달리 통전적이다 그러면서 탈지역적이며 수용성과 혼종. , 

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전통적인 선교신학이 문화 인류학적 통찰력을 중시한 . 

데 반해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은 사회학 인구학 법학 경제학 문화 인류학, , , , , , 

지리학 노동학과 학제적 연구를 중시한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에서 , . 

선교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로 시작해서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선교로 

마무리된다.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장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 기원을 송대 로 , ( )宋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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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송대를 시작으로 다섯 번의 시기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이주시기를 구. 

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숫자는 만 명에 육박하며 . 5,000

대부분이 중국 남부 출신이며 동남아시아가 이들의 주요 거주국이다, .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와 

관련이 깊다 에도 시절부터 당인이라 불리는 당나라 상인들이 일본과 교류했. 

는데 본격적인 일본으로의 이주는 년 막부 정부의 유럽 개국 수호 통상, 1858 5

조약과 년 청일 수호조약 체결 이후다 개항장인 나가사키 나고야 오사1871 . , , 

카 고베 하코다테 그리고 동경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가 형성되, , , 

기 시작했다 년 중일 국교 정상화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에 거대한 변. 1972

화를 가져왔다 신화교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직업도 다양해졌다 일본. , . 

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복잡한 동아시아 현대사의 변화로 정체성의 혼돈을 

많이 겪었다 일본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세 개의 국민국가의 영향. , , 

력 아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체성을 강요당하곤 했다 이들에게는 진. 

정한 귀속이 가능한 편안한 공간이 없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는 새로운 선교공간은 이주의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선교공간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으로의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사역은 경계지대에서 . 

이루어진 주변성을 가진 사역이다 디아스포라의 주변성은 디아스포라 중국인 . 

선교사역의 선교적인 특성을 더욱 활성화한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 

교사역은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 진정

으로 귀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성령 중심이. 

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년 월부터 년 월 현재까지 진행중인 . 2004 5 2021 9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이주의 시대에 변화된 선교환경에 적합

한 선교모델이며 동시에 위기에 처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으로 적합한 선, 

교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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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요약   A. 

본 논문의 제 장에서는 중국선교는 중국선교의 역사상 다섯 번째의 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선교의 인식이 여전히 영토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기함, 

으로써 연구의 동기를 제시했다 이어서 이러한 중국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 

위해서 새로운 중국선교 공간의 탐색과 공간 개념의 선교 인식이 필요함을 주

장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방법 및 범위 선행연구와 용어정의를 다루었. , 

다.

제 장에서는 이주와 이주가 초래한 선교환경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Ⅱ

이주는 이 시대의 큰 흐름이며 이를 통해서 경제 사회 정치에 많은 변화가 , , , 

초래되었으며 선교를 구성하는 선교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주는 선교에서 , . 

거리의 개념을 소멸시켰으며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 내 집 앞의 선교, , 

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주는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 , 

공간은 관계적이며 위상적인 공간이면서 종교적인 공간이다 디아스포라 공간, . 

은 경계지대에 위치하며 주변성을 갖고 있다 경계지대와 주변성의 특징은 디. 

아스포라의 공간을 창조적이며 포용적인 공간이 되게 한다 이러한 디아스포. 

라 공간의 특징은 디아스포라 공간이 선교공간으로써 적절성을 갖게 한다 기. 

독교는 시대적 흐름인 이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왔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흐름을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그리고 북반구 기독교와 남반구 기독교로 ,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공간이 중국선교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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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의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선교공간임을 드러냈다. 

제 장에서는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중국선Ⅲ Ⅱ

교의 인식 전환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선교의 역사를 분석하여. , 

중국선교의 의미를 규명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선교의 역사를 여섯 개의 시. 

기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다섯 번의 위기가 있었음을 고찰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중국이라는 지역 공간 중국인이라는 대상 중국어, , 

와 문화라는 배경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위기를 맞은 중국선교는 . 

중국선교의 개념을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를 넘어

서 중국인이라는 대상과 중국어라는 언어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함, , 

을 논증했다 그리고 중국선교의 위기를 중국선교의 역사 속에서 분석하여 중. 

국선교 역사상 존재했던 위기를 다섯 번의 위기로 분류했다 여기에 중국선교. 

의 역사에서 위기의 요소를 추출하여 첫째 중국선교사의 위기 둘째 중국기독, 

교의 위기 셋째 중국선교의 위기로 분류했다 이어서 이 세 가지 위기 요소들, . 

의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네 가지 역사적 위기 사례를 사용해 위기의 유

형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토대로 년 시진핑 체제 이후의 위. 2012

기를 다섯 번째 위기로 규정하고 지금의 위기는 위기의 세 가지 요소인 선교, 

사의 위기 중국기독교의 위기 중국선교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중이며 아직 그 , , 

결말을 알 수 없는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작금의 다섯 번째 중국선교의 . 

위기는 네 번째 위기였던 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발생했던 위기1949

와 이를 극복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극복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 

법으로 먼저는 중국선교를 지리적 영토개념에서 공간개념으로의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는 새로운 선교공간의 실, 

제적인 탐색을 제안했다.

제 장에서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이해와 디아스포라 중Ⅳ

국인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해에 기초. 

해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개괄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디아스, 

포라 중국인의 실제적인 사례로 년 월부터 년 월 현재까지의 일본 2004 5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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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국인 선교를 경계지대 주변성 성령 중심의 사역 디아스포라 사역의 , , , 

몇 가지 특징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으로써 디아스. 

포라 중국인 선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선교는 위기에 처했다 중국선교가 위기를 극복하기 . 

위해서는 중국선교를 영토 중심의 지리적 접근이 아닌 공간 중심의 새로운 접

근을 해야 한다 공간 중심의 중국선교 개념으로 중국선교를 인식할 때 중국. , 

선교는 지리적 개념에 갇히지 않으면서 이주의 시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

간 안에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이 가능해진다 이와 동시에 중국선교. 

의 개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선교의 개념 안에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뿐만이 아니라 중국선교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중국인이라는 대상과 

중국어 및 중국문화라는 배경을 전부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중국선교. 

들을 포함하는 포용력 있는 하나의 중국선교 개념을 새롭게 인식할 때 중국, 

선교의 위기 극복은 가능하다. 

제언   B.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중국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선

교에 관한 인식이 영토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의 전환되어야 하며 그리고 , 

이런 인식의 전환에 기초해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에 나서야 함을 논증

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선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 

향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중국 교회를 향한 제언1. 

중국선교의 전반적인 위기는 중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 

교회를 향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관여 압력 핍박은 중국교회에 심각한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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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중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지만 지금의 위기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할 때 발생했다 중국 교회는 지난 , . 

기간 중국내에서의 점진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세계선교를 향해 나가고 있었

고 중국 교회의 선교적인 공헌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데 세계, . 

선교로 넘어가는 중요한 지점에서 중국 교회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

었다 이런 시기에 중국 교회는 이 위기가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서 발. 

생한 위기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위기가 중국기독교 전체의 위기로 발전되지 ,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교회는 자국 영토중심 선교인식에서 벗어. 

나 공간중심의 선교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거. 

대한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선교공간인 디아스포. 

라 중국인 공간에 중국 교회 선교인력과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이 공간에서 ,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선교를 통해 선교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디. 

아스포라 중국인 공간에서 양성된 선교인력은 장래 중국 교회 세계선교에 중

요한 경험 있는 선교 인력자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 교회는 디아스포. 

라 중국인 공간에 대한 선교적인 탐색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디아스포라 , 

교회를 개척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선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도. 

전과 경험은 중국 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한국 교회를 향한 제언2.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국선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 교회의 첫 . 

번째 타문화권 해외선교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년 장로교 첫 총회에서 . 1912

결의하고 년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년 , 1923 , , , 1957

방지일의 귀국까지 년간 중국 산동성에서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가 수행되었44

다.482) 그리고 중국은 년 한중수교 이후 지난 년간 한국 교회의 최대  1992 , 30

선교지였다 한국의 중국선교는 실제적으로 중국 교회와 중국기독교의 발전과 . 

482) 홍경환 방지일의 선교와 사상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 ,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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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실제로 연구자가 만난중국 교회 지도자 형제 자매 . , ,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의 저자인 위엔쯔밍 목사도 연구자를 만났을 때 한국 . , 宣 士『 』教

교회의 중국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면서 중국 대도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가정교회의 담임목사들이 대부분 조선족 동포 목사들인 것을 아냐고 물

어온 적이 있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도시 가정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한국이 중국과는 정치 사. , 

회 보건상의 이유로 소원해진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선교, , 

라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이웃 국가다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를 향한 특별. 

한 부담과 사명이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향한 부르심은 중국. 

선교가 위기에 처한 지금 더욱 드러나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새로. 

운 중국선교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중국인 이라는 선교대상과 중. 

국어와 문화까지 아우르는 확대된 중국선교의 개념을 갖고 새로운 중국선교의 

공간을 탐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본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한국 교회는 , 

중국선교에 있어서 지리적 영토개념의 선교에서 공간적 개념의 중국선교로 선

교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중국선교를 포용하는 새로운 중국선. 

교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 

선교사들이 중국이라는 영토 밖에서 새로운 중국선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된 중국선교 개념을 교육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 . 

교회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중국선교의 공간을 탐색하고 개척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이주현상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만들어. 

내는 중국선교의 다양한 디아스포라 공간들이 생겨났다 이런 공간 가운데 아. 

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 

등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와 함께 하. 

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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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ra of constant crisis in China's mission has begun. The crisis facing 

the China mission has worsened since the Xi Jinping government took over, 

critically weighing on the Korean church’s missionary work and its efforts. 

However, at the same time, this crisis offers an opportunity to approach the China 

mission from different angles and to further improve upon the existing missionary 

efforts. 

The China mission has been cultivated through a firm focus on the 

geographical angle, but this traditional view of the world has been losing its 

ground as migration became the norm today. The emergence of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reated new spac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traditional 

territorialism. This uncharted space is created by, thus belongs to, diaspora. This 

novel space that exists on the borderline is the subject of the exploration of the 

China mission, featur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marginality, hybridity, and 

creativity.

I argue for a new concept, grounded on space, for the China mission. To 

demonstrate this argument, analyzes today’s crisis facing the China mission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within the elements of missionary work’s 

construct, proving that the current crisis is occurring inside the Chinese territory 

and is threatening the China mission and the  missionaries in China at large. 

As a solution to this crisis, I suggest an interpretation that the China 

mission goes far beyond the physical Chinese territory, and that the China 

mission, at its fundamental core, should be multifaceted and include a broader 

target of the Chinese people,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Chinese culture. Put 

differently, a call for a more expansive interpretation of the China mission. As 

evidences for this assertion, I provide analyses of his Chinese diaspora mis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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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rom May 2004 to today, September 2021, particularly through the unique 

lenses of diaspora. 

Key words: China mission, China mission crisis, China mission concept, 

diaspora, diaspora mission space, Chinese diaspora  in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