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020. 3 

https://doi.org/10.30806/fs.25.1.202003.5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

Analysis on Homeschooling Research Trends in Korea  

ABSTRACT

* 2019년 11월 03일 접수, 2020년 01월 21일 최종수정, 01월 2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9년 5월 11일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을 수정·보완한 것임.

** 총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기독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psalm7746@naver.com

***  총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yjeoung56@hanmail.ne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domestic homeschooling research in total of 82 theses 

published from 1999 to August 2019 on the timing, publishing organizations, religions, 

subjects, methods, and topics of domestic homeschooling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has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since 2005, and 

has been increasing again since 2015. Religion-related research consisted of only 23 Christian 

homeschooling researches(28%), and no other religion-related research. The university with 

the most research was Chongshin University, and among academic societies, KCES. Human 

subjects were much researched, and among them, parents were the most researched. As for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search was the most frequently done. For research topics, the 

most researched topics were foundation and operation, among which, laws and institutions were 

the most researched.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First,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domestic homeschooling should be re-established the relationship as a process 

of coexistence, supplement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defining the range of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forms of educ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the environmental elements 

about domestic homeschooling should be established by researching the optimal environments 

that will be able to enhance the educational qualities of domestic homeschooling.   Third, it 

is needed to continue researching different kinds of methods of the studying about domestic 

homeschooling. Fourth, it will be expanded the study of domestic homeschooling curriculum 

and be developed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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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학교 중심 공교육 제도는 ‘만인을 위한 교육’, ‘인권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평등과 국가통합, 산업사회 인력양성 등을 목표로 시작되었다(주영달, 2017). 그리

고 국가관리체제 하에서 교육과정의 표준화, 규격화를 이루며 차등이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 왔다(김영화, 2001). 그러나 학교 중심 공교육 제도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학교 제도가 갖는 내적 모순점으

로 인해 기존 공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기존 공교육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로 교육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게 되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제도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었다(주영달, 2017).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6년에 비

해 2.5% 감소하였으나 같은 시기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0.1% 증가하였다(교육부, 2018). 이는 학업중

단 학생 중 상당수가 실제 학업중단이 아닌 조기유학이나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선택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육권인, 2019). 실제로 2015년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업중단 현황조사결과를 보

면 2015년 학업중단 초등학생 2733명 중 1520명이 정규교육 외의 진로선택(대안교육)을 이유로 학업

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학업중단 중학생 3276명 중 1435명이 정규교육 외의 진로선택(대안교육)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다(신은경, 2017). 최근 6년간 초·중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매년 6

만명에 이르고, 연간 누적 학생 수도 약 2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김성기, 2017),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한 형태인 홈스쿨링 인구 수도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홈스쿨링은 가정(home)과 학교(school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김현숙, 2017). 홈스쿨링은 공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의 한계,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방법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다. 또한 교사 주도의 학습이 아닌 학습자 주도의 개인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

다(최정재, 2008). 그리고 동료들의 경쟁 및 압박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무한

한 교육자원을 활용하며 교육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홈스쿨링은 가정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

한 연령층과 소통·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교육의 책임자로서 깊이 관여하며 소통하는 과

정을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이 강화된다(김안국, 2013).  

이러한 장점에서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법』 제 68조 제1항에는 ‘취학의무’ 즉 보호자는 학령 아동

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홈스쿨링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이나 제

도도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홈스쿨러들은 ‘취학의무 위반’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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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지속하거나, 초 ·중등 교육법상의 취학유예제도를 통해 홈스쿨링을 지속하고 있다(신은경, 

2017).

1999년 ‘민들레’라는 잡지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홈스쿨링은 1999년 전국 200여 가구로 

시작하여(한국일보, 1999. 9. 6) 2016년에는 경기도에만 2350명의 홈스쿨링 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정진, 2017). 아직 국가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서울을 포함

한 전국의 홈스쿨러들의 숫자가 더해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홈스쿨링 인구의 증가에 따라 홈스쿨링 관련 연구도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1999년에 홈스쿨링 도입과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김병안, 1999)를 시작으로 2019년 3월 현재까지 

40여 편의 학위 논문과 40여 편의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었다. 홈스쿨링 제도와 법에 관한 연구는 정

일환·이명옥(2006)의 “미국 홈스쿨링 제도화 과정분석과 시사점”, 주영달(2019)의 “홈스쿨링의 헌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육권인(2019)의 “홈스쿨링 제도화와 관련하여 교육 민영화에 기반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비교연구” 등이 있다. 실제 홈스쿨링에 관한 논문으로는 권근숙(2002)의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현황과 실천사례”와 박은숙(2017)의 “한국 홈스쿨링의 실제와 교육적 의의”가 있으며 홈

스쿨러들의 실태 및 인식 조사 논문으로는 김진숙(2004)의 “홈스쿨링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홈스쿨

링 실태와 인식”, 윤의정(2017)의 “대입전략으로 스스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고교 자퇴생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 연구” 등이 있다. 

기독교 홈스쿨링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유희진·정희영(2015)의 

“기독교 유아 홈스쿨링 교육과정 분석연구”, 김현숙(2017)의 “한국 지역교회의 홈스쿨링 지원방안 연

구”, 이민영(2019)의 “초등학생 선교사 자녀를 위한 성경이야기를 통한 홈스쿨링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등 연구가 활발해지고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홈스쿨링과 관련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한 편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는 언제, 어떤 대상과 주제로 연구되었는지, 어떤 종교

와 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홈스쿨링

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파악함으로

써 앞으로의 홈스쿨링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전반적(연구시기 및 발표기관, 종교)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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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대상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과 그 하위영역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홈스쿨링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1999

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출간된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이 분석대상이다. 먼저 한

국학술정보원(riss4u)에서 ‘홈스쿨링’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일차적으로 160편의 논문을 분류하였으

며 이 가운데 주된 연구내용이 홈스쿨링이 아니거나 관련성이 낮은 논문 그리고 중복되는 논문을 제

외한 학술지 논문 43편, 석·박사 학위논문 39편 등 총 82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연구 도구

(1) 연구의 전반적 동향 분류 기준

홈스쿨링 관련 논문의 연구시기별 동향 분석은 홈스쿨링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99년부터 2019년 8

월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큰 줄기가 되는 빈도수의 연도별 변화를 한 눈

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 연구의 전체 기간에 대해 5년 단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기관별 동향 분석은 학위논문을 발간한 기관과 학술지 논문을 발간한 기관으로 구분하여 빈도

를 산출하였다.

종교 관련 홈스쿨링 논문의 동향 분석은 일반적인 논문과 기독교, 기독교 외 종교로 분류하여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기준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 기준은 황정숙(2007)과 우민정(2011)의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인

적대상과 물적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중 인적대상은 유아, 초등, 중·고등, 자녀, 부모, 홈스쿨

링 관련자로 분류하였으며 유아, 초등, 중·고등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아, 초등, 

중·고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이 구분되지 않고 여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에

는 자녀로 분류하였으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에 각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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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물적대상으로 홈스쿨링 관련 기관, 가정환경, 문헌, 매체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Human subjects

Infants

Elementary Schools

Middle/High Schools

Children

 Parents

People involved

Physical subjects

Organization

Home environment

Literature

Media

Other Programs, activities, ideas, etc.

   

(3)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기준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우민정(2010), 정희영·방승미·유희진(2012)의 분류를 기

준으로 수정·보완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질적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 참여관찰, 현상학, 내러티브, 사례연구, 심층

면접, 기타로 분류하였다. 문헌연구는 문헌고찰 및 조사의 연구유형들이며 기타는 양적연구와 질적연

구를 병행한 혼합연구이거나 그 외의 연구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Details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tion & observation, ethnographic research, phenomenology, 

narrative, case study, in-depth interview

Literature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Other Mix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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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주제에 대한 분류 기준

 홈스쿨링 동향연구에 관한 선행연구가 한 편도 없으므로 홈스쿨링의 상위개념인 대안교육 관련 연

구 주제를 분류한 백종면(2016)의 분류를 수정 및 보완하여 분류하였다. 먼저 연구 주제를 Table 3과 

같이 교육이념·철학, 교육내용·방법, 교육성과, 설립·운영, 기타 분야 등 다섯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야별 하위영역을 제시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topics

Topics(categories) Sub-categories

Ideology and philosophy for 

education

Educational ideology, religious education, concepts and managing principles, 

identity, development process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dividual courses programs, curriculum, didactics and learning methods

Results of education Influences and effects, satisfaction evaluation, current status

Foundation and operation
Faith and experience of homeschoolers and people involved, educational 

demand, institutions and laws, the nature of operation, suggestions for growth

Other Individuals, families, organizations, cases overseas, etc.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논문을 연구의 전반적 동향(시기, 종교, 시기, 기관),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주제에 따른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시기별 동향은 1999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논문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여 연구 시기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반적 동향, 연구대

상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로 분석한 논문을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

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홈스쿨링 연구의 전반적 동향

(1) 홈스쿨링 관련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시기에 따른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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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trends by year                             (N=82) 

Year
Category

1999-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Total(%)

Master 4(4.9) 12(14.6) 9(11) 8(9.8) 33(40.2)

Doctor 3(3.7) 1(1.2) 2(2.4) 6(7.3)

Journal 7(8.5) 21(25.6) 7(8.5) 8(9.8) 43(52.4)

Total 11(13.4) 36(44) 17(20.7) 18(22) 82(100)

1999년에 시작된 홈스쿨링 연구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11편(13.4%)이 연구되었으나 2005

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3.3배 증가된 36편(44%)이 연구되어 어느 때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17편(20.7%)으로 급감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8편

(22%)이 연구되었다. 

석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이 33편(40.2%), 박사학위논문이 6편(7.3%), 학술

지 논문이 43편(52.4%)으로 학술지 논문이 전체 연구의 절반이 넘는 52.4% 이루어졌다.

(2) 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의 현황

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는 현재까지 기독교 외의 타 종교 관련해서는 한 편도 연구되지 않았으며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논문만 총 23편(28%)이 연구되었다. 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 현황은 Table 5

와 같다.

전반적으로 홈스쿨링 관련 연구는 일반적인 연구가 59편(72%)이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홈스쿨링 관

련 연구는 23편(28%) 이루어졌으며 타 종교는 한 편도 연구되지 않았다.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 

23편(28%)중에 석사학위논문이 14편(17.1%)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술지 논문은 8편

(9.8%), 박사학위논문이 1편(1.2%) 이루어졌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석사 

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은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술지 논문이 2편(2.4%) 이루어졌다. 

석사학위논문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와 일반적인 연구가 각각 14편(17.1%)과 19편(23.2%)으

로 일반적인 연구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 비해 1.35배 많이 이루어졌으며 박사학위논문은 일

반적인 연구가 5편(6.1%), 기독교 관련 연구가 1편(1.2%)으로 일반적인 연구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 비해 5배 많이 이루어졌다. 학술지 논문은 일반적인 연구가 35편(42.7%), 기독교 관련연구가 

8편(9.8%)으로 일반적인 연구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 비해 4.3배 많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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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igion-related homeschooling research trend                          (N=82)     

Category Year Christianity
Non-

Christian religion
General Total

Master

1999-2004 4(4.9) 4(4.9)

2005-2009 6(7.3) 6(7.3) 12(14.6)

2010-2014 6(7.3) 3(3.7) 9(11)

2015-2019 2(2.4) 6(7.3) 8(9.8)

Sub-total 14(17.1) 19(23.2) 33(40.3)

Doctor

1999-2004

2005-2009 3(3.7) 3(3.7)

2010-2014 1(1.2) 1(1.2)

2015-2019 1(1.2) 1(1.2) 2(2.4)

Sub-total 1(1.2) 5(6.1) 6(7.3)

Journal

1999-2004 2(2.4) 5(6.1) 7(8.5)

2005-2009 4(4.9) 17(20.7) 21(25.6)

2010-2014 7(8.5) 7(8.5)

2015-2019 2(2.4) 6(7.3) 8(9.8)

Sub-total 8(9.8) 35(42.7) 43(52.4)

Total 23(28) 59(72) 82(100%)

                      

(3) 홈스쿨링 관련 연구가 게재된 기관 현황

홈스쿨링 관련 학위논문 발간기관의 현황은 Table 6과 같다.

홈스쿨링 관련 학위논문이 발간된 기관은 총 28개 기관이다. 총 28개 기관 중 전남대를 포함한 22

개 대학에서는 1편이 발간되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2편씩 발간되

었고, 연세대학교, 백석대학교에서 3편씩 발간되었다. 홈스쿨링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발간된 곳은 

총신대학교로 총 5편의 홈스쿨링 관련 학위논문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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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omeschooling-related thesis trend                                         (N=39)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Publishing organizations

1 published
22 

univers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eonan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ya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Daegu Catholic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Seoul Women’s 
University, Gangwon National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estminster Theological University,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Dong-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2 published 3 universit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Inha University.

3 published 2 universities Yonsei University, Baekseok University.

5 published 1 university Chongshin University.

Total 39

홈스쿨링 관련 학술지 논문 발간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Table 7 Homeschooling-related thesis publishing organization trend                 (N=43)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Publishing organizations

1 published
27 academic 

societies

Gaya University,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Daekyung Education 
Society,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Seoul Women’s University, Cheonan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ety for Curriculum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Chongshin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SA Law Socie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ety of Children, Kosin University 

Mission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e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urriculum integration, The Anam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The Philophy Of Education Society Of Korea,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Kyungsung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Chosun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stitute of Distance Education, The Association for Korean Cultural Studies

2 published 1 academic 
society The Korea Society For Education Law

6 published 1 academic 
societ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8 published 1 academic 
society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Total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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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관련 학술지 논문이 발간된 기관은 총 27개 학회이다. 총 31개 학회 중 한국평생교육학회

를 포함한 27개 학회에서 1편씩 게재되었으며 대한교육법학회에서 2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에서 

6편이 게재되었다. 홈스쿨링 관련 학술지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한국비교교육학회로 총 8편

의 학술지 논문이 게재되었다.

2015-
2019

1
(1)

2
(2)

1
(1)

4
(4)

1
(1)

(1)
1
(1)

11
(11)

Sub-
total

1
(1)

3
(3)

2
(2)

9
(9)

13
(13)

1
(1)

4
(4)

3
(3)

6
(6)

42
(42)

Doctor

1999-
2004

2005-
2009

1
(1)

1
(1)

1
(1)

1
(1)

4
(4)

2010-
2014

1
(1)

1
(1)

2015-
2019

1
(1)

1
(1)

2
(2)

Sub-
total

1
(1)

2
(2)

3
(3)

1
(1)

7
(7)

Journal

1999-
2004

1
(1)

1
(1)

1
(1)

5
(5)

8
(8)

2005-
2009

1
(1)

3
(3)

3
(3)

1
(1)

9
(9)

1
(1)

5
(5)

23
(23)

2010-
2014

2
(2)

2
(2)

5
(5)

1
(1)

1
(1)

11
(11)

2015-
2019

1
(1)

1
(1)

6
(6)

1
(1)

9
(9)

Sub-
total

1
(1)

3
(3)

6
(6)

10
(10)

1
(1)

1
(1)

16
(16)

1
(1)

12
(12)

51
(51)

Total

2
(2)

3
(3)

5
(5)

16
(16)

25
(25)

2
(2)

5
(5)

22
(22)

2
(2)

18
(18)

100
(100)

53
(53%)

 29
(29%)

18
(18%)

100
(100%)

Table 8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subject trends                              (N=100)

Category

Subj    
ect

Year

Human subjects Physical subjects Other

(programs, 

activities, 

ideas)

Total

Infants Elementary 
schools

Middle/
high 

schools
Children Parents

People 

involved

Organiz

ation

Home 
environ
ment

Literatu
re

Media

Master

1999-
2004

1
(1)

2
(2)

2
(2)

1
(1)

6
(6)

2005-
2009

4
(4)

6
(6)

2
(2)

4
(4)

16
(16)

2010-
2014

1
(1)

1
(1)

2
(2)

1
(1)

2
(2)

1
(1)

1
(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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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스쿨링 관련 연구 대상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

홈스쿨링 관련 연구 대상에 따른 연구 현황은 Table 8과 같다.

각 논문의 연구대상 총 분석 논문은 82편이었으나 한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대상이 중복된 경

우를 포함하여 총 연구대상은 100건이었다. 이중 인적대상에 관한 연구가 53건(53%) 연구되었고, 물

적대상에 관한 연구가 29건(29%), 기타 연구가 18건(18%) 순으로 연구되었다. 

인적대상에 관한 연구는 부모에 관한 연구가 25건(25%), 자녀에 관한 연구가 16건(16%), 중·고등학

생에 관한 연구가 5건(5%), 초등학생에 관한 연구가 3건(3%), 유아에 관한 연구가 2건(2%), 관련자에 

관한 연구가 2건(2%) 순으로 연구되었다.

물적대상에 관한 연구는 문헌에 관한 연구가 22건(22%), 기관에 관한 연구가 5건(5%), 매체에 관한 

연구가 2건(2%) 연구되었고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타 연구로 18건

(18%)이 연구되었다.

3. 홈스쿨링 관련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홈스쿨링 관련 연구 방법별 연구현황은 Table 9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방법에서 문헌연구는 총 50편으로 60.98%를 차지하였으며 질적연구는 17편으로 

20.73%을 차지하였다. 양적· 질적 혼합연구는 11편으로 13.4%가 이루어졌지만 양적연구는 4편으로 

4.88%에 그쳤다.

둘째, 질적연구는 심층면접 7편(8.54%), 사례 4편(4.88%), 현상학 3편(3.66%), 참여관찰 2편

(2.44%) 순으로 연구되었으며 문화기술적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양적연구는 조사연구가 3편(3.66%), 실험연구가 1편(1.22%) 이루어졌으며 상관연구는 한편

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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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method trend                               (N=82)

Category

Meth    
od

Year

Quantitative Qualitative Litera
ture Other

Total
Experi
ment

Survey
Correla

tion
Ethno
graphic

Participa
tion & 

Observa
tion

Phenom
enology

Narrative Case
In-depth 
interview

Literature 
review 

Mixed

Master

1999-
2004

1

(1.22)

1

(1.22)

1

(1.22)

1

(1.22)

4

(4.88)

2005-
2009

1

(1.22)

1

(1.22)

6

(7.32)

4

(4.88)

12

(14.63)

2010-
2014

1

(1.22)

1

(1.22)

6

(7.32)

1

(1.22)

9

(10.98)

2015-
2019

1

(1.22)

2

(2.44)

3

(3.66)

2

(2.44)

8

(9.76)

Sub-
total

1

(1.22)

2

(2.44)

1

(1.22)

3

(3.66)

3

(3.66)

16

(19.51)

7

(8.54)

33

(40.24)

Doctor

1999-
2004

2005-
2009

1

(1.22)

1

(1.22)

1

(1.22)

3

(3.66)

2010-
2014

1

(1.22)

1

(1.22)

2015-
2019

1

(1.22)

1

(1.22)

2

(2.44)

Sub-
total

1

(1.22)

1

(1.22)

2

(2.44)

2

(2.44)

6

(7.32)

Journal

1999-
2004

1

(1.22)

6

(7.32)

7

(8.54)

2005-
2009

1

(1.22)

1

(1.22)

1

(1.22)

18

(21.95)

21

(25.61)

2010-
2014

2

(2.44)

1

(1.22)

1

(1.22)

1

(1.22)

2

(2.44)

7

(8.54)

2015-
2019

1

(1.22)

7

(8.54)

8

(9.76)

Sub-
total

1

(1.22)

1

(1.22)

2

(2.44)

1

(1.22)

4

(4.88)

32

(39.02)

2

(2.44)

43

(52.44)

Total
1

(1.22)

3

(3.66)

2

(2.44)

3

(3.66)

1

(1.22)

4

(4.88)

7

(8.54) 50

(60.98%)

11

(13.4%)

82

(100%)4

(4.88%)

17

(20.73%)

4. 홈스쿨링 관련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홈스쿨링 관련 총 82편의 논문에서 주제를 모두 분류한 결과 142건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연

구 주제를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분류한 표는 Table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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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topic trend by thesis                      (N=142)
Research 

topic

Category  

Ideology and philosophy for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Results of 
education Foundation and operation Other

Total
Educa
tional 
ideo
logy

Religi
ous 

educa
tion

Concep
ts and 
manag

ing 
princi
ples

Identi
ty

Devel
opme

nt 
pro
cess

Indivi
dual 
cours

es

Progr
ams

Curri
culum

Didac
tics
 and
 learn
ing

 meth
ods

Influe
nces
 and 
effec

ts

Satisf
action 
evalu
ation

Curre
nt 

status

Faith 
and 

experi
ence 

of 
home
schoo
lers
 and 

people
 involv

ed

Educa
tional 
dem
and

Institu
tions 
and
 laws

The 
nature 

of
 opera
tion

Sugge
stions
 for 

grow
th

Indivi
duals,
 famili

es, 
organi
zations

Cases 
overse

as

Master
1

(0.7)
14

(9.9)
2

(1.4)

3
(2.1)
(국어
예술 
발레)

2
(1.4)

4
(2.8)

1
(0.7)

6
(4.2)

5
(3.5)

4
(2.8)

3
(2.1)

4
(2.8)

6
(4.2)

3
(2.1)

1
(0.7)

59
(41.6)

Doctor
1

(0.7)

1
(0.7)
영어

2
(1.4)

1
(0.7)

1
(0.7)

2
(1.4)

2
(1.4)

10
(7)

Journal
4

(2.8)
7

(4.9)
7

(4.9)

2
(1.4)
(영어, 
컴퓨
터)

6
(4.2)

3
(2.1)

3
(2.1)

1
(0.7)

7
(4.9)

2
(1.4)

10
(7)

2
(1.4)

6
(4.2)

3
(2.1)

10
(7)

73
(51.4)

Total

5
(3.5)

22
(15.5)

9
(6.3)

6
(4.2)

2
(1.4)

12
(8.5)

4
(2.8)

10
(7)

1
(0.7)

12
(8.5)

6
(4.2)

1
(0.7)

15
(10.6)

6
(4.2)

12
(8.5)

6
(4.2)

13
(9.2)

142
(100)

36
(25.3%)

24
(16.9%)

23
(16.2%)

40
(28.2%)

19
(13.4%)

142
(100%)

홈스쿨링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연도별 연구 동향은 Table 11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관련 연구 주제 총 142건 중 설립운영이 40건(28.2%), 교육이념·철학이 36건

(25.4%), 교육내용·방법이 24건(16.9%), 교육성과가 23건(16.2%), 기타가 19건(13.4%) 순으로 연구되

었다.

둘째, 홈스쿨링 관련 연구 주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종교교육이 22건(15.5%)으로 가장 많이 연

구되었는데 모두 기독교 관련 종교교육이었다. 또한 제도와 법이 15건(10.6%) 연구되었으며 외국사

례가 13건(9.2%) 연구되었고,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각각 12건(8.5%) 연구되었다. 

그 외에 개념·운영원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학위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석사학위에서는 종교(기독교)교육이 14건(9.9%), 영향 및 효과 

6건(4.2%), 발전방안 6건(4.2%), 현황 5건(3.5%) 순으로 연구되었다. 박사학위에서는 외국사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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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각각 2건(1.4%)씩 연구되었으며 종교(기독교)교육이나 영향 및 효과, 

교육수요도 1건(0.7%)씩 이루어졌다. 학술지 논문에서는 제도·법제가 10건(7%), 외국사례(미국) 10

건(7%),  종교(기독교)교육, 현황, 전개과정이 각각 7건(4.9%)씩 연구되었으며 교육과정과 발전방안

도 각각 6건(4.2%)씩 연구되었다.

Table 11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topic trend by year                     (N=142)

                                                                          Year
Topic                          

1999-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19
Total

 Ideology and 
philosophy 

for education

Educational ideology, religious education, 
concepts and managing principles, identity, 

development process

3

(2.1)

20

(14.1)

8

(5.6)

5

(3.5)

36

(25.4)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dividual courses programs, curriculum, 
didactics and learning methods

2

(1.4)

8

(5.6)

7

(4.9)

7

(4.9)

24

(16.9)

Results of 
education

Influences and effects, satisfaction evaluation, 
current status

7
(4.9)

8
(5.6)

4
(2.8)

4
(2.8)

23
(16.2)

Foundation 
and 

operation

Faith and experience of homeschoolers 
and people involved, educational demand, 

institutions and laws, the nature of operation, 
suggestions for growth

2

(1.4)

18

(12.7)

12

(8.63)

12

(8.63)

40

(28.2)

Other Individuals, families, organizations, cases 
overseas, etc.

3

(2.1)

7

(4.9)

5

(3.5)

4

(2.8)

19

(13.4)

Total
17

(12%)
61

(43%)
32

(22.5%)
32

(22.5%)
142

(100%)

Ⅳ. 분석 결과

1.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시기별 분석 결과

홈스쿨링 관련 연구를 시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1999년에 시작된 홈스쿨링 연구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11편(13.4%)이 연구되었으나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3.3배 증가

된 36편(44%)이 연구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학교 중심 공교육 제도가 갖는 획일성

과 순응성, 몰개성성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지나친 경쟁과 성적추구, 집단생활 속에서 빈번

하게 일어나는 학교 폭력,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문제, 현대사회의 특징인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능하

며 빠른 변화, 한국 가정의 자녀수 감소나 학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의 상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주영달, 2017; 김정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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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다른 원인은 인터넷의 보급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된 이후 2002년에는 각 가정에 2300만 여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었다. 

또한 1997년에 163만명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4년 6월 3000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2006년 

이후 인터넷 보급률은 78.4%에서 증가폭이 1% 내외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

신부, 2019).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교육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수업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던 학습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

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2004

년부터 2009년 사이에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교육 대책이 실행되었는데,  2000년 개

국한 EBS 인터넷 교육방송에 사교육비 억제액 1조 3천 941억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질 높은 이

러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안선회, 2010),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홈스쿨링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은 홈스쿨러들이 흔히 겪는 단절

과 고립이라는 부정적 요인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는데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유비쿼터

스 환경은 지역적·문화적·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홈스쿨러들 간에 가상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최정재, 2009). 그 동안 학교 밖에서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경험해야 

했던 홈스쿨러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통한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온라인 공동체가 오프라

인 공동체로 확장되면서 홈스쿨링을 위한 지원·협력 모임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김현숙, 2017). 이러

한 공동체의 형성은 홈스쿨러로서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 정보의 교류를 갖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연구가 꾸준히 증가되지 않고 도리어 감소되었는데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에 36편(44%)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연구는 52.9% 감소된 17편

(20.7%) 이루어졌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제68조 제1항에 제시된 ‘취학의무’ 법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이 초·중학교에 취학하지 않으면 ‘취학의무 위반’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취학의무 불이행에서 파

생된 아동학대 가정 또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이

후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3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아동복지

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발견으로 아동학대 증가율이 급증하는 긍정적

인 성과를 이루었다(연합뉴스, 2019. 5. 4).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70%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아

동의 체계적 관리를 피해가는 방편으로 홈스쿨링을 악용하는 사례가 방송되면서 홈스쿨링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일요신문, 2015. 12. 21). 홈스쿨링 연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를 들 수 있다. 2007년 10개 시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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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발한 입학사정관 전형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2010년도에 11%, 2014년에 13%로 확대되었으며 

서울교대, 카이스트, 포스텍,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거의 100%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면서 대

학의 주요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한수경, 2017).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

부가 존재하지 않는 홈스쿨러들은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는 총 82편의 연구 중 23편(28%)이었으며 23편 모두 기독교 홈스쿨링 관

련 연구였으며 불교·천주교·기타 종교와 관련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논문

은 석사학위논문 14편(17.1%), 학술지 논문이 8편(9.8%), 박사학위논문이 1편(1.2%) 순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총 82편의 연구 중 23편(28%)이 기독교 관련 연구였으며 홈스쿨링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는 현

재까지도 다른 종교와 관련된 홈스쿨링 연구가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종교 중에서는 기

독교가 홈스쿨링의 연구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도권 학교의 동성애, 낙태, 진화론 등의 

비성경적 교육을 거부하고 기독교 홈스쿨링을 통해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

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김현숙, 2017). 종교 관련 연구 중 기독교 홈스쿨링 연구가 많은 다

른 요인으로는 미국의 홈스쿨 선교사 브래들리 볼러(Bradley Voeller) 가정의 한국 홈스쿨링 사역과 

2002년부터 시작된 기독교 홈스쿨링 세미나와 포럼 등이 기독교 홈스쿨 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홈스쿨 전문 출판사이자 서점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DCTY)’

이 2006년 권성윤 대표에 의해 설립되면서 다양한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서적이 출간된 것이(크리스

천투데이, 2007. 9. 19)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

홈스쿨링 관련 연구가 게재된 학위논문 발간 기관 중 가장 많은 학위논문을 게재한 학교는 총신대

(5편)과 백석대(3편), 연세대(3편)이며, 가장 많은 학술지 논문을 게재한 학회는 한국비교교육학회(8

편)와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6편)이다. 5편의 학위논문 연구가 이루어진 총신대학교와 3편씩 연구

가 이루어진 백석대와 연세대는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또한 6편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는 기독교교육 전문학회로 국내의 홈스쿨링에 기독교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8편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한 한국비교교육학회는 세계 각 국가와 민족,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교육사상을 비교 연구법을 통해 연구하는 학회로 “미국과 한국의 홈스

쿨링 법제화 비교 연구”(육권인·백일우, 2017), “미국 홈스쿨링 제도와 과정분석과 시사점”(정일환·이

명옥, 2006) 등 주로 세계 처음으로 홈스쿨링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홈스쿨링과 한국의 홈스

쿨링을 비교한 연구들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법제화를 위해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국 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등 홈스쿨링 법제화를 이룬 다른 나라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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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대상별 분석 결과

홈스쿨링 관련 연구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별 분포를 보면 인적대

상에 관한 연구는 53건(53%), 물적대상이 29건(29%) 연구되어 인적대상에 대한 연구가 1.82배 더 많

이 연구되어졌다. 이는 홈스쿨링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인 부모, 자녀 등 인적

대상에 관한 연구가 다수 연구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모에 대한 연구가 25건(25%)이나 이루어진 

것은 부모가 홈스쿨링에 있어서 교사, 상담가, 친구, 안내자 등의 역할을 하며 홈스쿨러 자녀에게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현숙, 2017). 그러나 홈스쿨러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홈스쿨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1건(0.7%)으로 매우 미

비하기 때문에 홈스쿨링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한다.

물적대상 중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홈스쿨링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

진다는 특성상 홈스쿨링의 교육적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적환경에 대한 연구도 활발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물적대상 중 관련 기관에 관한 연구가 5건(5%)으로 미비하였으

나 최근 홈스쿨러들의 증가로 인해 홈스쿨링 지원·학습·협력단체 등이 형성되면서 홈스쿨링 관련 기

관들도 증가되고 있으므로 홈스쿨링 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김현숙, 2017). 또한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계성을 소유한 존재이므로(송태은, 2019) 홈스쿨러들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 환경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시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의 연

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적대상에 대한 연구 29건(29%) 중 문헌에 관한 연구가 22건(22%)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이는 석사, 박사, 학술지 논문 모두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한 1999년도부터 꾸준히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홈스쿨링이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봉착한 홈스쿨링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홈스

쿨링 관련 법과 제도라는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달리(이민경, 2010) 홈스쿨링을 제도적으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초·중등 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취학의무’에 대한 해석이 법률상으

로 취학이 인정되는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홈스쿨링으로 의무교육을 대체하는 것

을 취학의무 불이행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은 적어도 아이들이 일

정기간 동안 노동에서 제외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중시해서 만든 법이다(김춘

진, 2012). 현대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을 실현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한 가정들에게 적절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취학의무 불이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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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공교육 제도의 아이들은 1인당 평균 초등학생 450만원, 중

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400만원의 정부 보조를 받고 있으나(김춘진, 2012) 취학의무 불이행이라는 

해석은 홈스쿨러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과 보조를 전무하

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육기회 비용 전부를 홈스쿨러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또한 취학의무 불이행

이라는 해석은 부정적인 사회통념을 형성하여 홈스쿨러들에 대해 아동학대 가정이나 무책임한 가정, 

학교체제 부적응아라는 오해를 받게 하며(CBS 노컷뉴스 2016. 6. 17), 홈스쿨링으로 학습한 초·중·고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제도의 부재로 인해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으면서, 대학 

입시와 진로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김재웅, 2009). 이러한 홈스쿨링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홈스쿨링 관련 단체와 관련자, 법률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여 국회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정치

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3.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방법별 분석 결과

홈스쿨링 관련 연구를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 중 50편(60.98%)의 연

구가 문헌연구로 연구되었으며 질적연구는 17편(20.73%), 양적연구는 4편(4.88%)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적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변인간의 인과관계

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수량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며 어떤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개개의 현상보다는 

일반화된 법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적방법은 법칙 정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채선희, 1996). 그러

나 양적방법은 질적연구에 비해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량화해야 하기 때문에 많

은 수의 연구대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과거 홈스쿨링의 참여인구가 적으며, 전국적으로 거주하고, 커

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개별 가정단위로 홈스쿨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적연구에 요구되는 

홈스쿨러 표본확보가 어려웠고 그로인해 양적연구가 4편(4.88%) 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현재는 홈스쿨링 인구가 증가하였고,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국적인 커뮤니티

가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모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어 양적연구 환경이 구

축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양적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주제별 분석 결과

홈스쿨링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홈스쿨링 연구 주제에 따른 동향

에서 홈스쿨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가 40건으로 가장 많이 연구 되었고, 그 중 홈스쿨링의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15건(10.6%)이 연구되어 홈스쿨링 법제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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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특히 홈스쿨링 법제화에 관한 연구는 1993년 이후 50개 전 주에서 홈스쿨링의 합법화를 

이루어낸 미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연구되었다. 미국은 홈스쿨링 합법화를 통해 전국 단위의 시험 응

시를 가능하게 하였고(15개 주), 필수 교과목의 의무적 이수(35개 주), 교과과정을 기록·보관(14개 주) 

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 교재 및 교육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육권인·백일우, 2018) 필요에 따라 홈스쿨링과 학교교육과의 병행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민간 학원과 지역사회 대학이 홈스쿨링으로는 교육하기 어려운 화학 및 생물학 

실험, 스포츠 등의 교과과정을 대행해 주어 홈스쿨링의 질을 높이고 있다(김안국, 2013). 그러나 한국

은 홈스쿨링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홈스쿨링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전무하여 전문성과 체계

성을 갖춘 홈스쿨링 전문교육과정이 극히 드물다(권근숙, 2002; 이민경, 2010; 유희진, 2015). 현재까

지 홈스쿨링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12건(8.5%), 국어·예술·발레·영어 등의 개별 교과에 관한 연구 6

건(4.2%)이 전부로 전체 연구 142건에 비하면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

국의 전문적인 홈스쿨링 교육과정을 구입하거나 번역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있지만 이들 외국 교육과

정의 학습 내용은 한국의 문화와 배경 및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효과가 검

증되지 않았다(유희진, 2015). 그러므로 홈스쿨링 관련 교과, 교재,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와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홈스쿨링 교육이념·철학에 관한 연구는 총 36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연구 되었는데 교육이념·철학

의 하위 영역으로는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가 22건(15.9%)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모두 기독교 

교육 관련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현대 사회 공교육 제도가 가진 다양한 모

순과 비성경적 교육이라는 이중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기독교 홈스쿨링의 각 분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기독교 교육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이 학교 교육 외에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교육 형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

리하여 의무교육제도에 있어서 홈스쿨링이 ‘취학의무 위반’이 아닌 ‘의무교육의 실현’으로서의 가치

가 재해석되어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이 서로 보완·상생·협력하는 관계로 전환, 유기적인 발전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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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의 양적인 증가가 요구되며 타종교와 관련된 홈스쿨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의 제도권 학교에서 실시되는 동성애, 낙태, 진화론 등의 비성경적 교육을 

거부하고 기독교 교육이념과 철학을 교육에 실현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 홈스쿨링의 

기독교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하며, 기독교 홈스쿨링의 각 분야에 대한 보다 세분화 되고 심층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종교 관련 연구는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만 있으므로 카

톨릭이나 불교 등 타종교와 관련된 홈스쿨링 연구도 이루어져 홈스쿨링 연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모

색해야 한다. 

셋째, 홈스쿨링의 교육적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의 가정환경에 대한 물적 구성과 그 특징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 홈스쿨링 환경구성의 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학교시설과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활용은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홈스쿨링이 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홈스쿨러들만이 갖는 가정환경의 구성과 배치 및 시설 등에 관한 공통된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홈스쿨링의 교육적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의 가정환경 구성의 실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지난 20년간 홈스쿨링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홈스쿨링 전문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 홈스쿨링 관련 기관의 대상, 유형과 특성, 운영방식, 이념과 철학, 교육과정 등에 대

한 연구를 통해 홈스쿨링 관련 개념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김민채·김영환, 2017) 그 

한계를 파악하여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홈스쿨링 종사하는 관련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홈

스쿨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홈스쿨링 관련 연구는 문헌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 현재 홈스쿨링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양적 연구 환경이 구축된 만큼 양적연

구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홈스쿨링의 일반화된 법칙을 정립할 수 

있는 현장중심적인 양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이나 내러티브 연구방법 

등을 통해 양적 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홈스쿨링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한다. 국내 홈스쿨링은 그 전문교육과정의 

개발이 미비하여 외국의 전문적인 홈스쿨링 교육과정을 구입·번역하여 사용하거나 임의로 구성된 전

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와 배경,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서 사용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효과를 검증하여(유희진, 2015) 홈스쿨링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곱째, 홈스쿨링 부모들이 홈스쿨링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홈스쿨링 부모 교육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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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링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교육적 영향력을 갖는 일차적 존재이며, 인성교육의 중요한 환

경요인이며(최혜영, 2001), 자녀의 문제행동에 가장 밀접한 상호 인과성을 가질 뿐 아니라(이상균·정

현주, 2013), 자녀들의 교사이자, 상담가·촉진자·친구가 된다. 홈스쿨링은 부모의 역할과 교육방식, 

사회·경제·교육적 배경에 따라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김안국, 2013) 홈스쿨링 

부모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홈스쿨링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 법률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홈스쿨링의 법

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홈스쿨링이 법제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정확한 실태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홈스쿨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료의 부족은 홈스쿨링 연구에 근본

적인 제한점이 된다. 2007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공포’가 대안학교 관련 연구의 양

적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김민채·김영환, 2017) 홈스쿨링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조사에 의해 홈스쿨링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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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홈스쿨링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홈스쿨링의 연구방향과 시사점을 제시

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표된 총 82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시기, 발표기관 및 

종교, 대상, 방법, 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홈스쿨링 관련 연구는 2005년 이후 증가

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이다. 종교 관련 연구는 기독교 관련 홈스쿨링 연

구만 23편(28%) 이루어졌고 타 종교관련 연구는 없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대학은 총신대

이며, 학회는 한국비교교육학회이다. 대상으로는 인적대상이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중 부모에 대한 연

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연구주제는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은 첫째, 의무교육의 범위와 교육형태에 대한 정립을 통해 학교교육과 홈스쿨링이 서로 보

완· 상생·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홈스쿨링의 교육적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의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홈스쿨링 환경구성의 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연구방법

을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홈스쿨링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하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홈스쿨링, 교육,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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