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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f Christians’ Leisure since 

2000,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To achieve this, a total of 37 articles were 

reviewed by utilizing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5 analysis items such as ‘the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methods’, ‘journal distributions’, 

‘research themes’, and ‘the demographics of research participants’. Results follow. First,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were published in 2004 and 2012, which was due to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week. Second, previous studies were by literature review (74.6%). Third,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were in theology studies (54.1%). Fourth, the main themes of 

previous studies were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37.8%)’, ‘the individual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18.9%)’. Fifth, previous studies 

were conducted only on the basis that they were Christians.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were barely included. Therefore, future research on Christians’ leisure should explor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by utilizing qualitative research rather 

than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rough the specifica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convergence with neighboring disciplines (Physical Education, Tourism 

Studies, Psycholog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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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2004년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여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휴식, 관광,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련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1980-90년대 한국인의 삶은 근면

과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며, 가족 친지를 방문하거나 외식을 하고 영화관에 가는 정도였다면(이정

구, 2002), 현대 한국인의 삶은 일에서 치중된 삶에서 벗어나 가족, 건강, 관계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

고(Work-Life Balance), 여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남해경, 김영래, 2012). 이처럼 여가

를 긍정하는 사회 분위기는 몸짱, 웰빙, 힐링 열풍과 함께 2010년 중반까지 이어졌다(이진형, 박종선, 

2014). 이는 여가 연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가참여는 노동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단순한 휴식보다는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여

가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높고(김진영, 송예리아, 2012), 여가활동은 노동 생

산성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박재우, 임승엽, 2014),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

동자가 비참여 노동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이미영 외, 2019) 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가연구의 양적 성장 속에서 여가연구의 긍정적 편향성, 즉 여가의 부정적인 기능은 간과

되고,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남해경, 김영래, 2012; 

허태균, 박정열, 2004). 이러한 연구들은 현실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

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갈등, 예상하지 않은 신체적 부상, 인간관계의 손실,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며(허태균, 박정열, 2004), 여가를 일처럼 잘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태

도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김용희, 허태균, 장훈, 2010). 또한, 여가의 

외적 조건은 풍요로워졌으나,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육체는 더 피곤하고, 마음은 결핍을 호소하

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도 지적하였다(김미혜, 원형중, 신규리, 2014). 

이렇듯 사회 전반에 걸친 여가에 관한 열풍은 기독교인의 삶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쳤다. 박형섭

(2012)의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성도들의 주일예배 출석율은 10-20% 

정도 감소하였으며, 목회자의 82.2%, 평신도의 83.6%가 향후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주일성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오태균(2012)과 김성원(2014)

의 연구에서는 주5일 수업제도의 도입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놀이와 가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성도들의 주말 이탈을 무조건 저지하기보다는 놀이문화와 예배의 조화에 대한 논의와 토요 프로그램

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 여가문화가 기독교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결과로, 기독교 연구에서 여가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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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수행된 여가연구로, 2000년 

이전은 간헐적으로 발표되다가 2000년 이후 주5일 근무제 시행의 영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주5일 근무제가 한국교회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교회의 새로

운 문화전략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이경직, 2003; 조성돈, 2004), 안식일의 원어인 사바트

(sabbath) 및 성경의 안식에 관한 예화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적 틀을 세우는 연구들이 이

루어졌다(강유미, 2004; 김승욱, 2005; 김옥태, 2002). 또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을 토대로 현대인

의 여가 방향 및 실천방법을 제시한 연구와(김미혜 외, 2014), 최근에는 2012년 주5일 수업제의 시행

으로 인한 기독교교육의 변화 방향 및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강영택, 2020; 김성원, 2014; 마상

욱, 2012; 유재봉, 2019)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신학뿐만 아니라, 체육학, 관광

학, 교육학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체육학자인 김미혜, 원형중, 신규리(2014)는 기독교

적인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활동적 상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상태이며 현

대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사색을 위한 걷기,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필라테스 등이 일상에서 쉼을 실

천하는 활동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관광학자인 손대현과 강유미(2010)는 관광 및 여가활동에서 최

적각성, 무아지경, 몰입으로 표현되는 영적 체험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적 여가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다

각도의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 학문은 지식체가 축적되고 정립되어 이론이 만들어지고, 다시 연구

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의 경

향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구상하고, 불필요한 연구의 반복을 지양하는 데 도움이 된

다(서연옥 외, 2007). 하지만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꾸준하게 진

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여가연구

가 어떤 학문영역에서, 어떠한 연구방법으로, 어느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되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의미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수행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대상으로 동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고,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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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CI 등재 및 KCI 등재 후보지에 발간된 기독교적 여

가와 관련된 연구물 37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의 시기 선정 근거는 주5일제에 대한 공

시발표를 시작으로 기독교적 여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검색

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과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의 웹 데이터

베이스에서 ‘기독교 여가’ 검색 키워드를 입력한 후 자주 출현하는 단어(예: 안식, 쉼) 및 논문들의 ‘주

제어’를 중심으로 기독교 여가에 관한 검색어를 확장하였다(정혜진, 양창훈, 2018).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선별한 기독교에 관한 검색 키워드는 기독교, 교회, 크리스천, 신학, 안식, 쉼, 주일성수를 사용하였

고, 여가에 관한 검색 키워드는 여가, 레저, 레크리에이션, 놀이, 주5일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총 62편의 자료가 1차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1차 자료 중에서 등재지와 등재후보지가 아니고 단행본, 

학술대회, 포럼 및 발표자료를 제외시킨 총 44편을 2차 자료로 정리하였다. 이후 2차로 수집된 자료 

중에서 논문 초록 및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로 총 37편(KCI 등재지 35편, 

KCI 등재 후보지 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내 기독교 여가와 관련된 주제나 주요어로 연구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연구 내용을 일

정한 단위 또는 범주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내용의 일치성(uniformity)

을 찾는 자료수집 방법이다(홍은선, 정진철, 2014; Berelson, 195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

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 관련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셋째, 연구동향 분석

을 주제로 연구된 선행연구(박선홍·이은하, 2017; 박영란·박경순, 2013; 임상도, 2013)를 기반으로 여

가학 박사 2인, 여가학 교수 1인과의 협의를 통해 코딩시트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분석유목이 분류원

칙에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가학 박사 2인, 여가학 교수 1인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작업하였

다. 넷째, 기독교 여가 연구물에 대한 데이터를 코딩시트에 입력하였다. 다섯째, 엑셀 2018 프로그램

에 코딩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작업을 거쳐 연구결과를 표에 기술하였다. 여

섯째, 최종적으로 결과를 기반으로 내용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적 여가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분석 틀은 ‘연도별 발표빈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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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학술지 분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 개념’으로 이러한 분석 틀은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주로 어떤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었고, 무엇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연구되었는지를 파

악함으로써 현재까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의 연구방향과 과제를 파

악하는데 논리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발표 빈도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도별 발표 빈도를 분석한 결과, 2004년과 2012년에 7편의 연구가 발

표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2004년과 2012년은 주5일 근무제도와 주5일 수업제도가 도입된 

해로 발표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도 이후는 연구물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한 해 1-2편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year

Years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Total

▶ ▶ ▶ ▶ ▶ ▶ ▶ ▶ ▶ ▶ ▶ ▶ ▶ ▶ ▶ ▶ ▶

▷ ▷ ▷ ▷ ▷ ▷ ▷ ▷ ▷

n 1 0 4 1 7 5 1 1 3 0 1 0 7 1 2 0 0 1 1 1 1 37

▶ : the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week

▷ : the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school week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분류 틀은 선행연구(김현숙, 정희영, 2020; 성백 외, 2017)의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문

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문헌고찰, 조사자료이며, 양적

연구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로 분류하였다. 질적연구는 참여관찰, 근거이론, 생애사연구, 현

상학, 사례연구, 내러티브, 문화기술적연구, 심층면접으로 분류하였다. 둘 이상의 데이터 수집방법 및 

분석방법의 경우에는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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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Details

Literature review Literature review, Survey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research, Correlation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tion observation study, Grounded theory, Life history study, 

Phenomenological study, Case study, The narrative approach, Ethnographic study, 

In-depth interview

Mixed research
More than one method of collecting data and / or more than one method of 

analyzing the data

연구방법의 분석결과, 문헌연구가 28편(75.7%)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양적연구 7편(18.9%), 

질적연구 2편(5.4%), 혼합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2000-2004)에는 모두 문헌에 의해 연구되었고, 2005년에 처음으로 조사연구가 시도되었다(박장근 

외, 2005; 송홍흡 외, 2006, 양웅비, 2008a; 2008b). 질적연구는 2012년, 2020년에 한편씩 수행되었

다(강영택·이종철, 2020; 서광필 외, 2012). 

또한, 7편의 양적연구는 모두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로 이루어졌다. 조사연구에서 이용한 조사

변인은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 여가기능(leisure function),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 여

가권태(leisure boredom), 여가인식(leisure awareness),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등이었다. 2편의 

질적연구는 모두 생애사 연구로, 체육학 내 여가레크리에이션 연구(서광필 외, 2012)와 기독교교육 

연구(강영택·이종철, 2020)에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research methods

Years
Literature 

review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Total (%)

2000-2004 14 0 0 0 14 (37.8%)

2005-2009 4 4 0 0 8 (21.6%)

2010-2014 7 3 1 0 10 (27.0%)

2015-2020 3 0 1 0 4 (10.8%)

Total 28 (75.7) 7 (18.9) 2 (5.4) 0 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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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 분포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발행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문 분야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신학’에

서 20편(54.1%), ‘체육학’ 10편(27.0%), ‘관광학’ 3편(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 융합연

구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Faith & Scholarship)’에서 4편(10.8%)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문의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독교 신학’ 내 기독교 교육에서 6편, 기독교 사회문화에서 2편, 기독교 사회윤

리에서 1편, 신학 일반에서 1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체육학’ 내 여가레크리에이션에서 4편, 

체육철학에서 3편, 체육 일반에서 2편, 체육교육에서 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2000-2004)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중후반

(2005-2009)은 ‘체육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 초반(2010-2014)은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Journal distributions

Types of journals
2000-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Total (%)

Theology

General Christian Studies 9 1 0 1 11 (29.7%)

Christian Education 0 0 6 0 6 (16.2%)

Theology & Society 0 1 0 1 2 (5.4%)

Christian Social Ethics 0 0 0 1 1 (2.7%)

Convergence Christian & Scholarship 1 1 1 1 4 (10.8%)

Physical

education

Leisure and Recreation 0 3 1 0 4 (10.8%)

Philosophy of Movement 2 0 1 0 3 (8.1%)

Sport Science 1 1 0 0 2 (5.4%)

Physical Education 0 0 1 0 1 (2.7%)

Tourism 1 1 1 0 3 (8.10%)

Total 14 (37.8%) 8 (21.6%) 11 (29.7%) 4 (10.8%) 37 (100%)

4. 연구주제

연구주제의 분류 틀은 선행연구(이문진 외, 2009)의 분류방식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크게 다섯 가

지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M형(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I형(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C형(기독교적 여가문화), W형(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E형(여가와 현대의 기독교교



84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3호

김 미 혜

육)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연구주제별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M형 연구는 기독교적 여가

의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여가

의 신학적 성찰, 구약의 안식일 의미, 성경에 나타난 신체관·스포츠·여가관, 청교도와 여가, 놀이의 신

학적 접근, 여가와 기독교적 가치관, 여가의 영적 개념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I형 연구는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선별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기

독교인의 여가인식과 여가경험, 기독교인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여가만족, 기독교인의 여가기능과 여

가제약, 기독교인의 일과 삶의 균형, 기독교인의 쉼에 관한 생애사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C형 연구는 기독교적 여가문화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

구의 예를 들면, 여가문화에 따른 교회문화의 변화, 여가문화와 신앙생활, 신앙인의 삶에서 나타난 놀

이의 가치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W형 연구는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에 관한 연구들을 분

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제와 목회방향, 주5일 근무제를 대

비한 예배의 역할, 목회와 레크리에이션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E형 연구는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주5일 수업

제도에 따른 교회학교 운영방안, 주5일 수업제도에 따른 교회의 교육적 대응, 놀이신학과 교회학교, 

주5일 수업제도와 교육목회제도, 기독교인 학부모들의 인식,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과 실천 등에 관

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위와 같이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M형 연구가 14편

(37.8%)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I형 연구가 8편(21.6%), C형 연구가 3편(8.1%), W형 연구가 6

편(16.2%), E형 연구가 6편(16.2%)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research themes

Research themes Details Total (%)

M
(meaning)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

• The theological approach to the concept of leisure

• The Sabbath in the bible

• The view of body, sports, and leisure in the bible

• Puritans and leisure

• The theological concept of play

• Christian’s viewpoints on leisure

• The spiritual concept of leisure

14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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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dividu-al)

The individual Christian’s l

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

• Christians’ leisure awareness and experiences

• Church sports club members’ leisure satisfaction

• Leisure function and constraint

• Christians’ Work-Life Balance (WLB)

• A history story on the rest of Christian

8 (21.6%)

C
(Culture)

Culture of Christians’ leisure

• Changes within churches’ culture

• Leisure culture and faith/life 

• The value of play in Christians’ lives

3 (8.1%)

W
(Worship)

Christian’s modern worship 
and ministry

• Five-day workweek and the direction of leaders

• The role of worship in the Five-day workweek

• Leadership and recreation 

6 (16.2%)

E

(Education)

Christians’ modern 

education

• Theology of Play and Sunday School

• The Five-day workweek and Education Ministry System

• Church educational response to Five-day School week

• Christian Parents’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 Church Education Lead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6 (16.2%)

Total 37 (100%)

이러한 연구주제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Table 6과 같다. M형 연구는 2000-2004년 7편(18.9%), 

2005-2009년 3편(8.1%), 2010-2014년 3편(8.1%), 2015-2020년 1편(2.7%)이 발표되었다. I형 연구는 

2000-2004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05-2009년 3편(10.8%), 2010-2014년 2편(5.4%), 2015-2020

년 2편(5.4%)이 발표되었다. C형 연구는 2000-2004년 2편(5.4%), 2005-2009년 1편(2.7%)이 발표

되었다. W형 연구는 2000-2004년 5편(13.5%), 2015-2020년 1편(2.7%)이 발표되었다. E형 연구는 

2010-2015년 6편(16.2%)이 발표되었다.

Table 6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hemes by year

Research themes
2000-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Total (%)

M
(meaning)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
7 (18.9) 3 (8.1) 3 (8.1) 1 (2.7) 14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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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dividual)

The individual Christian’
s l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

0 (0.0) 4 (10.8) 2 (5.4) 2 (5.4) 8 (21.6%)

C
(Culture)

Culture of Christians’ 
leisure

2 (5.4) 1 (2.7) 0 (0.0) 0 (0.0) 3 (8.1%)

W
(Worship)

Christian’s modern 
worship and ministry

5 (13.5) 0 (0.0) 0 (0.0) 1 (2.7) 6 (16.2%)

E
(Education)

Christians’ modern 
education

0 (0.0) 0 (0.0) 6 (16.2%) 0 (0.0) 6 (16.2%)

Total 14 (37.8%) 8 (21.6%) 11 (29.7) 4 (10.8) 37 (100%)

5.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문헌연구를 제외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수행된 9편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독교인에 관한 연구 1편, 교회 내 스포츠활동 참여자에 관한 연구 3편, 학부모에 관한 연

구 1편, 기독대학생에 관한 연구 1편, 기독청소년에 관한 연구 1편, 교회교육 지도자에 관한 연구 1편, 

목회자에 관한 연구 1편 등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demographics of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s

The lists of previous studies

Christians
The Research of Deviant Behavior of Leisure Awareness and Leisure Experiences 
through Christians’ General Specific Character (Park et al., 2005)

Sports participants 
in Christian 
churches

The Influence of Church Sports Clubs o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Level with 
Church Activities (Song et al.,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Pastoral’ 
Valu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and life (Yang, 2008a)

The Influence upon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Yang, 2008b)

Christian parents A Study on Christian Parents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Oh, 2012)

Christian college 
students

The Effects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f Elective Physical Education 
Lecture Participation on Leisure Function, Constraint, and Boredom (Kim, Lee, 2013)

Christian youth A Life History Study on the Rest that the Christian Youth Experiences (Kang, 2020)

Church education 
leaders

Church Education Lead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and Saturday Church Program (Kim, 2014)

Pastors
Exploring Relationship Between Ministry and Recreation: Life History Perspective (K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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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개념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연구된 개념을 조사하였으며, 논문에서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연구한 

경우, 중복으로 인정하여 집계하였다. 분석결과, 총 18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개

념은 안식(sabbath, 15.8%), 다음은 문화(culture, 12.3%), 역사(history, 10.5%), 교회서비스(church 

service, 8.8%), 교회교육(church education, 8.8%),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 7.0%), 여가스포

츠(leisure sports, 7.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여가경험(leisure experience), 놀이(play), 영성

(spirituality), 지도력(leadership)에 관한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8과 같다. 

Table 8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Key constructs

Key constructs Total (%)

1 Sabbath 9 (15.8%)

2 Culture 7 (12.3%) 

3 History 6 (10.5%)

4 Church Service (e.g. Ministry, Worship) 5  (8.8%) 

5 Church education 5  (8.8%) 

6 Leisure satisfaction 4  (7.0%) 

7 Leisure sports 4  (7.0%) 

8 Leisure experience 3  (5.3%) 

9 Play 3  (5.3%)

10 Spirituality 2  (3.5%)

11 Leadership (e.g. Pastor) 2  (3.5%)

12 Leisure function 1  (1.8%) 

13 Leisure constraint 1  (1.8%) 

14 Leisure boredom 1  (1.8%) 

15 Life satisfaction 1  (1.8%) 

16 Work-Life Balance 1  (1.8%) 

17 Health 1  (1.8%) 

18 Leisure awareness 1  (1.8%)

Total 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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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

독교적 여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4편, 

37.8%). 이는 주5일 근무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된 2004년이 포함된 시기로, 새로운 근무제도가 향후 

기독교인의 주일성수 및 여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다(이경직, 2003; 이정구, 2002; 조성돈, 2004).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기독

교적 여가연구들은 다시 한번 증가하는데(11편, 29.7%), 이는 2012년 이후 토요휴업일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0

년 사이에는 4편의 연구만이 발표되는 등 연구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발표량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적 이슈가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연구물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

다. 이처럼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사회적 이슈에 의한 연구물의 증감을 보이는 현상은 기존 여가학 연

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문으로서 여가학(Leisure Studies)은 1980년대 국내 도입되어 체육학, 

관광학, 사회학, 심리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노용구, 이철원, 2003). 비단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서도 여가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등의 영역에서 추진하

는 사업들이 여가 정책사업에 포함된다고 간주되어 여가정책을 명시한 부서나 시책은 없는 실정이다

(윤소영, 유지윤, 이강욱, 김향자, 노용구, 2007). 이러한 점에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한 여

가학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의해 학자들의 관심이 반응하는 한계를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학문이 태동하는 초반에 나타나는 한계로서,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통해 실현하고

자 하는 거시적인 메시지는 있지만,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학자

들 간에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주제들이 다양성을 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연구의 정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각 학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채널인 학술교류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학술교류를 정례화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론화하고, 목표를 추진

하기 위한 과제가 구체화 될 때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 학자들에 의해 학문의 분화와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892020. 9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둘째,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문헌 연구(28편, 75.7%)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독교적 여가 개념과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경, 역사서, 선행연구 등을 고찰한 연구들

이 많았던 것을 이유로 볼 수 있다(강유미, 2004; 김옥태, 2004; 손대현, 강유미, 2010). 다만, 20년 동

안 발표된 질적 연구가 2편에 불과한 것은 향후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

교적 여가연구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고, 양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일반화

를 시도하는 등 학문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즉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신경림 외, 2004). 따라서 앞으로 기독

교적 여가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현상학 등을 활용하여 기독교인들의 목소리

를 담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러한 현장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독교인들의 여가 참여 구조, 원인, 맥

락, 차원, 결과 등 구조화를 시도하면서 이론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여가연구의 활

성화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여가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

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재로써 여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노용구, 이철원, 2003).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신학자들 외에 다른 학문 중에서도 체육학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옥태, 2004; 김미혜 외, 2014; 함정혜, 2000). 체육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문

으로, 몸에 관한 인식론적 탐구를 활발히 수행하면서도 체육인의 주관적 체험을 중시함으로써 이론

과 실천적인 연구방법론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학문이다(송형석, 2015). 이러한 점에서 체육이라는 학

문과의 융합은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의 영적,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을 그들의 일상

적 언어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향후 체육학뿐만 아니라 관광학, 교육학, 심리

학 등 대상의 주관적인 체험과 의미를 강조하는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여가체험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동향분석 결과 신학자들은 ‘여가란 무엇

인가?’ 와 같은 물음에 대해 이론과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서 신학계는 기독교적 여가에 관한 개념 정립을 주도하고, 체육학, 관광학, 교육학 등 다른 학계에서

는 개별 학문이 가진 전문성을 중심으로 여가현상을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증거

함으로써 실천적인 기독교 여가학문으로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

독교 여가문화’,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 요인’,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

교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2000년부터 2004년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아기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여가문화에 관한 논의

와 기독교적 여가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들이 처음 시도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은 기



90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3호

김 미 혜

독교적 여가개념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는 동시에, 체육학자, 경제학자, 관광학자 등 타 학문

의 학자들의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학제 간 융합연구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은 토요휴업일의 도입과 함께 토요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다

수 발표되면서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영역으로서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2020년은 직전 시기의 영향을 이어받아 교육을 주제로 한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기

독청소년들의 쉼에 관한 질적 연구(강영택, 2020), 놀이로 세우는 공동체에 관한 연구(윤영훈, 2018), 

쉼의 어원(schola)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의미 재해석 연구(유재봉, 2019)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2010-2014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토요휴업일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집중했던 반면에, 2015-2020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여가의 교육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

로 볼 때,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

구 주제의 폭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

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심화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정체성을 강

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연구대상보다는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 용

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기독

교인, 기독교인들의 여가인식, 목회자의 여가 등 대상 중심의 여가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

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가령, 기존 여가학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생애주기, 직업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있다

(예: 1인 가구, 80대, 여성노인). 또한 대상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연구

에 최대한 반영하는 작업을 여가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강조하였다(홍서연, 김미량, 2017). 이러한 

점에서 향후 기독교 여가연구에서도 대상을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기보다는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 예로 기독청년의 여가 연구보다는 졸업예정자인 기독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여가, 신앙에 관한 

연구로 연구대상을 구체화 시킬 때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대상인 

독거노인,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주민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여가학에서는 주

류 사회학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직업의 유무를 중심으로 노동자, 은퇴자, 맞벌이 부부 등 여

가의 효용 가치를 보여주기 용이한 대상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남해경, 김영래, 2012).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한 여가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소외된 삶에서도 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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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적 성숙을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삶과 여가에 관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여가의 효용성보다

는 실존에 관한 여가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역사, 교

회서비스(목회, 예배), 교회교육,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경험, 놀이, 영성, 여가제약, 여가권태, 일

과 삶의 균형, 건강, 여가인식 등의 순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안식(Sabbath)이 가장 많이 연구된 이유

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안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으로, 문화(Culture)가 많이 사용된 이유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새로운 교회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History)의 경우 여가를 역사적 맥락(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

상스, 현대)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이상적인 여가의 의미와 예배의 역할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발표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안식, 문화, 역사, 예배, 교육 등 신학적 개념들

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여가학에서 자주 연구되는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제약, 일과 삶의 균

형, 여가인식(황선환, 조희태, 2015) 등에 관한 연구들도 시도된 것은 기존 여가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기독교적 여가연구 37편을 중심으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

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표빈도는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도입의 영향으로 2000년부

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구물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는 독립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여가학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반

응하는 학문상의 한계이자, 초기융합연구의 한계로 사료된다.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을 위해

서는 기독교적 여가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학계의 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학술교

류의 장이 마련되어 학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 80%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독교적 여

가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헌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향

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즉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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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여가학 이론을 차용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의 현장연구

를 기반으로 이론을 선 구축하여 양적 연구를 검증하는 연구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

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연구 방법의 활성화는 현장에서 제기된 기독교인의 여가 문제를 발굴하고, 신

앙인으로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여가연구

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특징적으로 신학 외에 체육학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체육학은 융합학문

으로서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좋은 예시가 되었으며,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품고 여가를 실천하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광학, 교육학, 심리학 등 현장성이 강한 다양한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

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여가현상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증명함으로써 실천적인 학문으

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연구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기독교 여가문화’,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

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 교육’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2000년

부터 2004년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아기로, 기독교적 여가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처음 

시도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은 체육학, 경제학, 관광학 등 타 학문 학자들의 기독교적 여

가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학제 간 융합연구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은 토요

휴업일의 도입과 함께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영역으로서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5

년부터 2020년은 기독교적 여가의 교육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연구주제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에

서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 주제의 폭

도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 주제 

이외의 참신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5년을 기점으로 대상 중심의 여가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아

쉬움이 있으며,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

인 등)에 관한 여가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역사, 교회서

비스, 교회교육,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경험, 놀이, 영성, 여가제약, 여가권태, 일과 삶의 균형, 건

강, 여가인식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식, 문화, 역사, 예배, 교육 등 신학적 개념들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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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독창성과 참신성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또한, 기존 여가학에서 자주 연구되는 여가만족, 여가제약, 여가인식 등 사회심리학적 변수들도 

시도된 점을 볼 때 기존 여가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여가의 본질적 의미와 개념을 정립

하고, 그리스도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러나 초기 융합연구

의 한계로서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으며, 대상 중심의 질적 연구로 확장해나가지 못

하고 개념에 관한 연구들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연구의 정체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향후 기

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연구 간의 통합과 

분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학문

의 실천적 증거를 뒷받침하고, 여가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소외된 계층에 

관한 여가연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언을 기반으로 후속연구들의 활발한 수행

을 통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연구의 확장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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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년(2000-2020)간 이루어진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

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독교적 여가연구 37편을 분

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

후부터 최근까지 연구물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문헌연구 75.7%, 양적연구 

18.9%, 질적연구 5.4% 비중으로 수행되었다.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신학 외에 체육학, 관

광학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넷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다섯 가지의 연구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기독

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기독교 여가문화’, ‘여가와 현대의 목회

방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연구대

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여섯째, 기독교적 여가

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sabbath, 15.8%), 문화(culture, 12.3%), 역사(history, 10.5%)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자들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론화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장성 있는 이론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인접 학문(체육학, 관광학, 교육학 등)과의 융합을 통

해 지식체계의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 여가, 연구동향,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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