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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약본문 해석과 적용: 룻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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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고는 룻기의 본문해석과 적용으로 구성되었다. 해석부분에서 나오미의 불신앙적인 행위와 변

화된 이후의 그녀의 역할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룻이 메시

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한 것이다. 룻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가정에 시집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해해야 한다. 시모에 대한 그녀의 선대가 보아스가 룻에

게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 기업무를 자로서 보아스는 율법조항을 넘어서서 율법의 정신을 

이행함으로써 룻에게 ‘안식’을 제공한다. 
룻기가 이주여성의 정착을 다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룻기를 이주여성의 정착에 대한 모델로 사

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약의 계시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

지 인간의 행동양식을 통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작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공간 속에서 펼치는 역사다. 룻기는 율법이 무시당하던 사사시

대에 보아스와 룻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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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쟁점

21세기에 어들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가 르게 성장했다. 최근 5년 사

이에도 그 수는 약 42%가 증가했다. 외국인 이주자가 2010년에 12만여 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거의 180만에 달했다(법무부, 2015: 37). 그리고 그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

되고 있다. 이 통계는 한국이 단일민족, 단일문화가 아니라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되었

다는 것을 보여 다.

이와 련하여 구약과 다문화 가정에 한 다양한 연구물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룬 구약본문이 룻기일 것이다( : 이성혜, 2015; 정 호, 2012; 여한구, 

2010 등).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한 근방식에 따라서 룻기해석과 용이 다양하다

는 것이다. 즉 그 해석과 용에 룻기 본문의 의도가 하게 반 되었는가 하는 것이

다. 그래서 본고는 룻기의 해석과 다문화 가정에 한  용문제를 다룰 것이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본문해석과 용이다. 먼  해석부분

에서 다양한 해석문제를 언 하면서 구약계시역사의 심이 되는 구속사  에서 

본문을 해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문을 다문화 가정의 상황에 용하는 범 와 한계

를 다룰 것이다. 그것은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생  교훈에 한 것이다. 

Ⅱ. 본문해석 문제

룻기를 해석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본고의 목 과 련하여 본고에서는 등

장인물을 심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 말은 주제별로 묶어서 본문을 설명함으로써 

룻기를 한  한  주석을 하거나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뜻

이다. 물론 등장인물을 심으로 설명하더라도 체 으로는 략의 순서를 따른다. 

여기서 핵심구 을 주석하면서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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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오미의 역할

(1) 나오미의 신앙(1장)

나오미의 신앙과 련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근과 이주와 

련된 내용이다. 나오미는 엘리멜 의 아내이지만 그 남편과 같은 성격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이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가

족 내에서, 어도 부부간에 합의된 사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사시 에 이 

가정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히 생존을 한 이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그들의 이주는 족장들의 이주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다(창 12:10; 46:6). 사사시 는 족장시 와 상황이 다르다. 사사시 는 각 지 가 기업

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은 땅을 떠나지 말고 자기 기업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기근 때문에 기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불신앙 인 행 다. 더욱

이 이스라엘은 모압과 계를 맺는 것이 지되었다(cf. 포로후기의 , LaCocque, 

2004: 37). 베들 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연한 자연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

의 심 을 의미한다. 신명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약

속의 땅에 풍요를 허락한 반면에(신 28:12), 거역하면 비를 그친다고 했다(신 28:24). 

그래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것은 백성의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 으로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심 에 처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다(신 30:10). 그러나 엘리멜 과 나오미는 회개하지 않고 두 

아들과 함께 생존을 해서 ‘모압의 들’(ś eḏē mō'āḇ)로 갔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육의 양식을 찾는 일이 더 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나온 양식을 기 했던 것이다(Wolff, 1974: 452). 그들

은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마 6:32). 이와 같이 룻기는 처음부터 엘리멜 과 나오미가 

언약에 불충한 인물이라고 말해 다.

둘째,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난 후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지된 것이다(신 7:3). 이 

율법은 가나안인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다른 이방인에게도 용된다. 말론과 기룐은 

이 율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방인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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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진다. 그 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은 언약을 기하는 행 가 된다. 아

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종족 가운데서 구하기 해서 멀리 보내는 것이나(창 42:4)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도록 권한 

것은(창 28:1-2)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지되었기 때문이다. 한 결혼에 한 이 

실례는 구약에서 부모가 결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 다(de Vaux, 1961: 

29). 나오미의 경우는 아들들이 결혼할 때 자부들이 기본 으로 여호와의 신앙에 동의

했을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어 든 그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도 못하

는 모압 여인을(신 23:3)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험을 감수했던 것이다. 결혼과 련된 

나오미의 입장은 8 과 15 을 볼 때 언약에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 사

회의 결혼에서 부모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 다(창 21:21; 27:46-28:2; 수 15:16-17).

셋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충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약에 반하는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베들 헴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으나 간에 마음이 바  것 같

다(1:7). 그녀는 자신도 외국이주민으로 10년 세월을 보낸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부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의 백성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 인 선택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엘리멜 의 가족이 된 자부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사회  습에 맞지 않다: “결혼함으로써 여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살러가서 남편의 종족에 가담한다”(de Vaux, 1961: 28).  그것은 언약  임

무를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도 아니다. 나오미가 “ 희는 각기 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 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희를 선 하시

기를 원한다”(룻 1:8)라는 권고와 인사말은 그녀의 진심을 표 한 것이지만 그것이 책임

있는 권면인지 모를 일이다. 여기서 일반 인 표 인 ‘아버지의 집’(창 38:11;  22:13; 

삿 19:2–3)이라는 말 신에 ‘어머니의 집’(bēṯ 'ēm)이라고 쓴 것은 라코크(LaCocque, 
2004: 45)가 주장하듯이 그것이 여성작가이기 때문에 선택한 표 이라기보다는 “과부

는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야지 시어머니와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Younger, 2002: 420). 이것은 이스라엘의 습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암시한다. 

 ‘선 하다’(ḥęsęḏ )는 말은 기본 으로 ‘은혜’를 의미하지만 문맥상 ’신실함’으로 이

해해야 할 것이다(Koehler et al., 1999: 337). 그녀의 덕담에서 두 번 쓰인 이 단어가 

자부들에게 용될 때는 가족에 충성된 삶을 의미하겠지만 하나님께 용될 때는 그

들에 한 신실성과 은혜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어떻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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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의 친정에서 리기를 바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고 나오미의 믿음이 하나님

은 이스라엘이나 이방나라에서나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을 만큼 확고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로(안식)를 받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구문과 단어구성이 난해하지만

(Bush, 1998: 76) 개역개정 번역의 의미는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모압 남편의 집에서 

‘안식’ 는 ‘ 로’(m enūḥā )를 받으라는 말이 안 이나 거처와 계가 된다면 의미

달이 될 것이다.  이 단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시 으로 쉬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민 10:33). 그 지만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말한 ‘안식’은 일시 인 로가 아니라 

일생의 삶을 보장받는 느낌을 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이 약속의 땅에서 주어

진 성취의 내용인 것을 볼 때(신 12:9; 왕상 8:56)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서 나오미의 요구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녀는 여호와의 은혜가 자부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표 을 썼겠지만 믿음의 에서 ‘안식’이나 ‘ 로’가 이

방인인 모압인 남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에 있어서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이나 ‘ 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오미의 권고를 듣고도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부들에게 계 결혼을 언 한 것(룻 

1:11-13)은 나오미가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결과 으로 보아스와 같이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무를 길이 있다

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더 치명 인 말은 나오미에게 설득을 당하여 돌아간 

오르바를 를 들면서 룻을 설득하는 말에서 나타난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도 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룻 1:15). 룻도 그의 백

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충격 인 권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monotheism)이라고 고백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르다(신 6:5-6).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  입장을 표 한 것이다. 나오미는 모압 사람은 그모스를 섬기고, 이스라엘

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물론 나오미가 그모스를 섬기는 것이나 여호

와를 섬기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도 단일신론(henotheism)을 인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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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오미의 주선(2-3장) 

베들 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곡식을 가져온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이후에 룻에

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에바의 곡

식을 가져왔을 때 나오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이십이 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곡식 때문이 아니고 그녀는 그 곡식과 보아스라는 이름에서 구속을 한 율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의 하나이니라”(룻 

2:20). 그것은 나오미에게서 발견된 불신앙 인 요소와는 달리 그녀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한다. 크노슨(Cnossen, 2000: 61)은 인간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회개

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나오미의 회개한 결과로 본다. 이 본문이 회

개에 해서 언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행 이고 율법

에 심을 갖지 않았던 자가 율법에 호소하는 것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룻에 한 반응으로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은 이 의 불신앙 인 태도와는 달

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아스가 근족으로서 기업무를 사람 에 하나로 인식한 

것은 기 율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야할 것이다: “만일 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것을 무를 것이요”(  25:25). 이 

규정은 희년이 되기 에도 가난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배려한 특별한 은혜의 장

치로 주어진 것이다(  25:28). 

나오미가 극 으로 기업무를 자 의 하나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려는 것

은 ‘안식(처)’이다: “내 딸아 내가 를 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를 복되게 하여

야하지 않겠느냐”(룻 3:1). 여기서 나오미는 ‘안식’이라는 말을 에 모압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겠지만 지 은 상황과 문맥이 다르다. 즉 에는 그 의미가 

하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지 은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바르게 용되었다는 것이

다.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리기를 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언약백성에

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근족을 통하여 구속(기업무름)을 받도록 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룻 3:2;  25:25; 신 25:5-10). 

나오미는 기업무르는 일을 해서 실제 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그녀는 친 하게 룻이 단장하는 것과 보아스를 만날 장소와 방법까지 다 일러주었다. 

그러나 나오미의 기 와는 달리 일이 의도한 로 곧 바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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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근족이 아니기 때문이다(룻 3:12). 물론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지만 첫 번째 시도가 틀어진 가운데서도 나오미의 반응은 차분했다. 

그녀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불평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잠

잠히 따랐다(룻 3:18a). 나오미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고, 한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

를 이행할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룻 3:18b). 결국 모든 일의 과정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을 따라

서 한 로 성취되었다. 나오미는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결과 으로 그녀가 추구한 길

은 메시아에 한 소망을 여는 것이다.

2. 룻의 맹세와 행동

(1) 룻의 맹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실 이고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와는 달리 룻이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은 놀랍다. 룻이 시모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한 말은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

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룻 

1:16b–17a). 

룻의 발언은 국 을 바꾸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 주석가들이 주장하듯이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회심이나 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Harris, et al., 2012: 322).  스

미스(Smith, 2007: 245-246)가 주장하듯이 그녀가 사용한 언어의 양식은 언약 인 성

격을 지니기는 하지만(왕상 22:1-4; 왕하 3:4-7) 그것을 비로소 언약 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자부들을 이미 “내 딸들아”라고 부르면서 

그 계를 표 했기 때문이다(룻 1:13). 굳이 언약과 련짓는다면 다만 이미 맺어진 

계를 다시 확약하는 요소는 있다. 여기서 언약이란 가족 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

의 언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cf. 창 17:13) 그들은 이미 언약백성이 된 

것이다. 물론 체 으로 이 말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말로써 룻은 나오미와 가족 인 연 를 지속하려는 열망을 표 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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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Smith, 2007: 247). 이것은 고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결혼하면 시 식구가 되는 

습에 충실한 행동이기도 하다(de Vaux, 1961: 28). 

룻이 한 말은 하나님에 한 개인  신앙고백의 요소가 있지만 우선 그 체 인 

틀은 나오미에 한 사랑을 표 한 것으로 야할 것이다. 그녀는 나오미와 같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와 동행, 동거하고 어머니의 신과 백성이 곧 자신의 신과 백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오미와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죽어서 무덤까지 같이 가는 

것은 사랑을 넘어서 일종의 집착에 가깝다. “왜냐하면”(kī)이라는 속사가 이끄는 종
속 에서 룻의 선택과 행동은 나오미에게 달려있다(룻 1:16). 이것은 해설자가 “룻은 

그녀에게 달라붙었다(dāḇ eqā )”고 언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룻 1:14b). 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17b)하고 하면서 룻은 자신의 발언에 해서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사용되는 서약형식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 주를 내렸다. 이때 구문론

으로 애매한 속사 ‘키’(kī)는 강조의 뜻으로서 룻의 생각에는 죽음만이 둘의 계
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Conklin, 2011: 1-2). 

룻의 맹세가 체 으로 나오미와 가족이 되는 것에 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는 

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다. 바르트와 니다(Waard 

& Nida, 1991: 17; Block, 1999: 640)는 구조 으로 백성과 하나님에 한 언 은 칭

구조 가운데 심에 해당된다고 한다. 룻이 여호와를 선택한 것은 나오미의 향이나 

교육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룻에게 언약 으

로 선한 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오미 가정이 기업을 버리고 떠난 

것과 자녀의 이방인 결혼과 종교다원주의  입장은 룻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환경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정당화시킨다. 여기서 “선택의 표”가 나타난다

(Cnossen, 2000, 49).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인 선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목이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해서 들었겠지만 그 하고 은혜로우신 분에 해

서 경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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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룻의 행동

본문(룻 1:22)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룻을 동격으로 나열

된 단어 가운데 ‘돌아온 자’(haššāḇā)로 칭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LaCocque, 2004: 
58; Younger, 2002: 428). 이 단어는 마소라 학자들이 마치 완료형에 계사를 의미하

는 사를 붙인 것으로 이해하고 액센트를 종음 에 었지만 자의 의도는 명백

히 분사에 사를 붙여서 계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Gesenius, 1910: 188k). 그

래서 시제도 본동사 ‘돌아왔다’와 일치한다. 사실 그녀는 돌아온 것이 아니고 모압의 

들에서 베들 헴으로 이주했을 뿐이다. 안 써도 되는 말로써 룻을 이 게 수식한 것은 

룻이 단순히 귀환 이주자임을 나타내기 함이라기(정 호, 2012: 189)보다는 주인공 

룻을 이미 그 가족의 일원으로 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코크(LaCocque, 2004: 

58)의 설명 로 이 표 이 ‘모압여인 룻’이라는 부정 인 이미지를 없애고 룻은 오 라

나 다른 모압인 의 하나와는 달리 모압의 들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

가 있다.

룻이 처음 한 일은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다. 이집트와 같은 나라

에도 가난한 자들을 한 이삭 기에 한 증거가 있는 것을 보면(Tigay, 1996: 229) 

룻도 그 제도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나오미에게서 그 제도에 해서 들었을 것

이다. 그것은 룻과 같은 이주민과 약자를 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 다(  19:10; 

23:22). 룻은 그 일이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양식을 얻기 

해서 그 권리를 이용했다. 룻이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서 간 곳이 나오미의 친족 보아

스의 밭이었다(룻 2:3). 본문은 처음부터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그가 엘리멜 의 근족인 

것을 밝힌다(2:1) 그녀는 보아스의 밭에서 그의 환 를 받으며 언약 공동체 내의 형제

와 자매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가 이방인인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사랑은 그 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2:4-10). 

정 호(2012:186)교수가 지 하듯이 룻은 이주자가 아니라 이방여인(nŏḵriyyā)이기 때
문에 그녀가 아들을 낳기 에는 베들 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에 이미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와 장로들이 모압 여인 

룻을 해서 보아스의 요청에 응했기 때문이다(4:4). 그녀는 이미 나오미의 자부이자 

말론의 아내로 인정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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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은 나오미의 주선으로 그 다음 단계의 순서를 밟게 된다. 그것은 보아스를 통한 

계 결혼이었다.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단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시모에 한 충성

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 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3:6). 그것은 인간 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룻이 보

아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리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

이니이다”(3:9). 보아스의 답에서 뜻하지도 않게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무르는 우선순

가 아니라는 데서 심 으로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 을 것이다(3:12). 그러나 룻은 순

간 으로 실망했는지는 몰라도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보아스를 믿고 그 일의 진행

과 결과를 기다렸다(3:18).

룻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베들 헴은 나

오미와 룻을 그 게 환 하는 분 기는 아니었지만(1:19) 룻은 믿음으로 그 공동체의 

제도에 순응했다.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근족 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야 한다. 룻이 변화된 

나오미의 조언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아스의 기업무름

(1) 보아스의 환대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부터 그녀에 해서 알고 있었다(2:11). 보아스가 그녀를 

보호하고 음식과 양식을 제공하며 특별한 친 을 베푼 것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것

에 한 보답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그녀의 행실이 여호와의 상을 받기를 원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2:12). 보아스의 밭에 다른 이삭 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

지만 룻에 한 보아스의 환 는 우선 친척 계에서 그리고 룻의 행실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아스의 함은 룻에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일깨워  셈이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룻에게서 기업무를 자의 임무를 요청받았을 때도 당장 그녀

의 청을 들어  수는 없었지만 그의 성숙한 면을 보여 다. 그는 스스로 룻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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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인의 한 상 가 아니라고 단한 것 같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

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 으니 의 베푼 인애

가 처음보다 나 이 더하도다”(3:10). 그리고 이 번역의 뒷부분은 문자 으로 “ 가 인

애를 처음보다 나 에 더 낫게 베풀었다”고 번역할 수 있다. 문맥을 고려할 때 처음 

인애는 나오미에 한 것이고 나  인애는 보아스 자신에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Goslinga, 1938: 147-148; Waard & Nida, 1991: 53). 이 말이 이어질 기업무르는 행

(구속)와 련된다면(Bush, 2002: 171) 그는 룻이 기업무를 자를 통하여 장차 받을 복

을 선언한 셈이다. 보아스는 기업무르는데 자신이 우선권을 갖지 않았지만 기회가 없

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룻을 안심시킨다(3:13). 한 룻의 평 을 지켜주고(3:14) 보리

를 여섯 번 되어주면서(3:15) 미래에 한 기 를 갖게 했다(Waal, 1966: 151).

(2) 보아스의 율법준수

보아스는 나오미가 기 한 로 그 일을 성취하기에 쉬지 않는 자 다(3:18-4:1). 그

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율법을 따라서 처신했다. 밤에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

나서 그녀에게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 해서 말한 것도 율법을 따른 것이다. 아마

도 나오미는 가까운 근족을 알았을 수 있을 것이다(Huey, 1992: 538). 어 든 그녀는 

보아스가 이 일을 해주길 바랐을 것이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던 사사시 에 보아스는 

처음부터 법을 존 했음을 알 수 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기업무를 자를 부르고 장로 열 명을 청한 것은 그가 이 문제

를 법 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고 근동에서 성문은 시민들이 모이는 심

지 역할을 했다. 거기에 모여 공동체의 법  문제를 논의하고,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소문도 퍼뜨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했다(창 23:10, 18; 신 16:18; 22:19; 룻 4:1, 

11; 삼하 19:8; 왕상 22:10; 암 5:12, 15). 열 명의 장로를 청한 것은 일이 잘못 될 때는 

이들의 연륜을 이용하여 사태를 즉시 수습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가 기

업무를 자에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 의 소유지를 팔고 있다(팔았다)”(룻 4:3)

고 하면서 무를 것인가를 물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그것을 이야기 

한 것 같다. 그때 그는 율법의 조치를 따라서 기업무를 자의 임무를 기꺼이 행하려고 

하 다(  25:25). 그러나 그는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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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에 해서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갈까  거 하면서 “네가 무르라”고 했다

(4:6). 그 손해란 상속권과 련된 내용일 것이다. 그는 “네가 를 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으며 그 임무를 이양했다(4:8). 그런데 그가 신을 벗은 것은 신명기의 내

용과는 차이가 있지만(신 25:9) 이 본문은 이 행동으로 보아스와 룻의 계 결혼을 합

법화한다(LaCocque, 2004: 133).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

지지 않도록 하는데 장로들과 거기 있던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하면

서 그 일의 법 인 성격을 강조했다(4:10-11). 그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4:13).

율법에 의하면 근족은 잃은 재산을 찾아주지만(  25:25) 계 결혼은 남편의 형제로 

한정되었다(신 25:5-10). 그런데 보아스는 말론의 형제도 아니고 사 도 아니다. 그는 

나오미가 요구한 것을 알고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이타 인 사랑으로 행했다. 그는 

기업무를 자로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 ‘구속자’

다. 그 결과로 왕이 없어서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사시 에 율법을 온 히 실

천하고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비하게 되었다. 

Ⅲ. 본문적용 문제

1. 사회적 적용

룻기의 내용을 교회에서 사회로 확 용한 표 인 논문은 여한구교수의 논문

(2010: 70-103)이다. 여한구(2010: 73)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먼  통계자료에 기

하여 한국에서 증가하는 이주민과 련된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룻의 이야기를 통한 

통찰을 사회에 용한다면 한국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세계화 시  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

는 여기서 룻으로 표되는 이주여성들에 한 교회의 목회방향을 보아스와 나오미의 

태도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룻은 이스라엘과  계에 있던 모압과의 

사회통합을 통해 왕국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룻의 정착요인에서 나오미와 보아스의 

역할은 사회통합을 한 교회의 역할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2010: 8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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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오미는 이주자의 사회  멘토 역할을 하고 보아스는 이주자의 사회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룻기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 다. 

이삭 기와 고엘(기업무를 자)제도도 언약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를 다룬다. 교회가 룻과 같은 이주여성들에게 희망

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룻기 본문의 이주여성을 돌보라는 메시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본문의 의미를 이 게 용할 때는 교회와 사회의 역할구분이 모

호해진다. 이 본문으로 한국에 이주해온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데 교회의 역

할에 한 모델로 보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 상황에 맞지 않다.

물론 룻의 경우를 본보기로서 이주민 정책에 한 하나의 성경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이 시 는 룻기에 나타난 이주민에 한 심과 돌 을 

용시키기에는 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조직과 기능을 반 한 

국가정책을 이용하여 이주민 정착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효과 일 것이다. 

2. 교회적 적용

최근 룻기의 내용을 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것에 용시킨 표 인 경우는 

이성혜(2015: 9-39)교수의 논문이다. 이교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행동과 삶의 

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룻기의 교훈이라고 한다.  “교회에 들어온 타문

화 사람들에게 ‘고엘’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룻

기는 도 하고 있다”고 한다(이성혜, 2015: 34). 이 논문은 룻기가 보여주는 사건을 언

약공동체 내부에 용시킨 것은 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성공 으로 정착

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교수(이성혜, 2015: 23)의 논문도 하나님의 ‘헤세드’

가 구속역사를 이끌어 가는 요한 주제임을 드러냈다. 그것은 룻의 구속을 통하여 구

속자 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다윗에게로 연결된 것이다(룻 4:21-22). 궁극 으

로 우리의 구속을 해서 룻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 는 다문화 가정에 한 사랑에 

국한되지 않고 불신의 시 에 그리고 언약에 불충한 가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에 한 다양한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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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사적 적용

성경본문을 이해할 때 우선 자가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에 집 하는 것이 요하

다. 그 외에도 다른 생 인 의미와 교훈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 이다. 

구약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일차 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해서 기록되었

지 인간의 행동양식을 통한 모범을 보여주기 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 

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공간 속에서 펼치는 역사다. 그래서 룻기

도 주 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역사  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Schilder, 1982: 42).

특별히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는 배교의 시 에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

서도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 되지 않은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태를 반 시키고 메시아의 길을 여신 것과 같다. 룻기 체

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방여인 룻이 여호와에 한 믿음을 갖고 언약

의 백성이 되도록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 다. 이방인이 언약의 공동

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구약의 오순 을 보여 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개인의 구원을 

한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변화받은 나오미의 역할과 보아스의 믿음과 룻

의 순종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수님이 오시는 길이 제시한다.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혼란이 그 시 의 특징이 된 때에 왕이 오는 길을 보여

주면서 메시아에 한 희망을 다. 이 역사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는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룻기를 읽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Ⅳ. 결론

룻기가 이주여성의 정착을 다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룻기가 이주여성의 정착에 

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책의 일차 인 의도와는 다르다. 그것

은 사회  용과 교회  용도 마찬가지다. 본문의 핵심내용은 인간의 기 와는 달

리 사사시 와 같은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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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  선택으로 말미

암아 언약에 불충한 나오미의 가정에서도 룻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터치고 들어오는(베 스) 은혜는 인류구원을 한 

메시아의 길을 열고 그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도록 한다. 

끝으로 다문화와 련된 구약연구에 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주민을 배려

하는 율법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출 22:21; 23:9; 신 10:18-19; 24:19). 

이것은 다문화정책보다는 이주민에 한 배려에 한 원칙을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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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Old Testament Texts on 

Multi-cultural Family: Applying to the Book of Ruth

Deuk-Il Shin (Kosin University)

This article consist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xts in 
question. The section on interpretation shows the unfaithful behavior of 
Naomi and her role following her changed attitude. Her role made Ruth 
a mother of the Messiah, even though Naomi never intended it. It is 
through God's election that Ruth, who married a son of an unfaithful 
family, believed in the God of Israel. Ruth's good attitude toward her 
mother-in-law caused Boaz to be more interested in her. Boaz, as a 
redeemer, provided ‘rest’ to Ruth by observing not only the letter of the 
law, but also the spirit of the law.

It is true that the book of Ruth treats the settlement of Ruth, an 
immigrant woman. However, it is not proper to use this book as a 
model for the settlement of immigrants from overseas in modern society 
because the Old Testament was primarily recorded to reveal God and his 
work and not to show an example of human behavior. The history of 
God's revelation is a history unfolding God's eternal decree for human 
salvation. Thus, the book of Ruth displays the redemptive history of God 
who intends to send the Messiah through the faith of Boaz and Ruth in 
the period of the judges when God's law was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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