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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adolescents in Korea and explore tasks for 
future researches related to Christian adolesc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total of 138 
articles from 2001 to 2020 published in KCI accredited and candidated journal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ver the past 20 years, researches on Christian adolescents 
has increased from 2 articles in 2001 to 7 articles in 2020. Second, articles on Christian adolescents 
were published totally 22 journals which were converged to the fields of Christian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and Christian counseling. Third, with regard to the researchers, considerable number 
of researches were conducted individually, most of whom were affiliated with universities (e.g. 
professor, lecturer, graduate students, etc.). Collaborative researches between academic researchers 
and field researchers were only 6 articles. Fourth,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non-empirical 
approaches were mainly used. Among empirical approache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the most used and the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experimental research methods. Fifth, 
research subjects of 61 articles of empirical studies were mainly adolescents, who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Sixth, main research 
topics studied in articles were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spiritual aspects, social aspects, 
vulnerable adolescents, cultural aspects and competence aspect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esente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on Christian adolescents, which were research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enhancement of research interests on underprivileged adolescents and related 
practices, qualitative research and experimental research activation, and strengthening of research 
collaboration among researchers, ministry and practic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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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신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아는 지식적 차원과 나

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임을 확신하는 정서적 차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이은철·남선우·이성아, 2018). 이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세

계관은 우리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신앙과 신앙

생활이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 등의 심리·정서(Francis, & Kalbor, 2002; 

McIntosh et al., 1993; Nooney, & Woodrum, 2002; Stone et al., 2003) 또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 차원(Bradley, 1995; Lam, 2002; Loveland et at., 2005)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범죄와 폭력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Salas-Wrights, 

Vaughn, & Maynard, 2014).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 수많은 연구들이 기독교 신앙과 신

앙생활이 청소년 발달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Regnerus와 Smith, Fritsch(2003)는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관한 보고서에서 신앙생활이 신체적·정신

적 건강,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윤리 발달, 사회참여와 봉사, 비행, 가족관계 등 청소년 발달의 다양한 영

역에 대체로 긍정적 기여를 갖는 것을 보여주었고, Schnitker와 Medenwaldt, Williams(2020) 역시 청

소년의 신앙생활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앙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간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전요섭과 배은주

(2005)는 청소년의 신앙 배경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은철·남선우·이성아(2018)는 기

독 청소년의 신앙과 관련하여 신앙유능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구성 요인 탐색 연구를 실시했고 박준하

(2010)는 영성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독 청소년의 신앙 배경, 신앙

생활 수준, 신앙성숙 또는 영적 안녕감 등의 신앙 관련 요소가 심리·정서(노은석, 2019; 백은령·손병덕, 

2017; 이현주, 2016; 최수영·김준, 2014), 가족관계(배은주, 2015; 이영희·박준하, 2011; 조혜정, 2015), 학

교적응(김민선·손병덕, 2020), 진로 발달(배무련·김판희, 2015) 관련 다양한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

는지, 다양한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증한 연구들이 많았다. 

청소년의 신앙 성장과 영성 회복, 전도, 선교 등을 위한 기독교교육과 사역 관련 연구도 활발하였다. 

조은하(2013), 손원영(2014), 장화선(2015), 이규민(2019) 등은 신학적, 성경적 관점, 때로는 당사자 관점

에서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 그 외 사역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였고, 

이때 황옥경(2010), 윤영대(2011), 김안식(2011) 등은 전도적, 선교적 가치와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청

소년교육과 사역의 방향성 모색의 구체적 시도로 이은규(2011)는 교회학교 커리큘럼으로서 웨스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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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소요리문답의 의의와 적용방안을 논하였고, 소태영(2012)과 이성주·강대용(2018)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였으며 남선우·강인애(2012)는 성경캠프에서 스마트 러닝을 도입하고 김수환

(2019)은 청소년 교회학교 내 플립러닝을 접목하여 그 효과와 의의를 분석하였다. 김난예·이창옥(2012)

과 남선우·이은철·이성아(2018), 박미라(2009) 등은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교회교육과 사역에 대한 청

소년의 흥미와 만족, 적응 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와 위기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학대

와 방임(김진성, 2020; 안미옥, 2017),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조용훈, 2014; 오윤선, 2018), 가출(이명

훈, 2015),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심정연, 2019; 장성화·윤향숙·황인호, 2010), 자해와 자살 충동(강경미, 

2010; 주정관, 2014) 등 기독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위기와 문제를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검토하며 기독

교적 교육과 상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 청소년(이준우, 2004; 김춘이, 2014), 탈북 청소년

(유명복, 2005; 윤혜경, 2019) 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김미경, 2011; 변영인, 2012) 등 취약 청소년에 관

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진 반면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부재

하였다. 일반 청소년 연구의 경우 진로발달과 진로상담(이효경·이순희·손은령, 2018), 청소년 활동(전

명순, 2017), 스마트폰 중독(김영숙, 2015), 자해(이문영·배용순, 2020) 등의 주제별 또는 학업중단(김범

구, 2012)과 학교 밖 청소년(조혜영, 2019), 한부모 가정 청소년(남현주 외, 2013), 다문화 청소년(박병금, 

2020), 탈북 청소년(윤혜순, 2014) 등의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활발히 연구 동향을 고찰한 것과 대비된

다. 연구 동향 분석은 그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연구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의 성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크

다. 이러한 의의는 기독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학업 수

행, 진로발달, 자아정체성 확립, 또래 관계를 비롯한 사회성 발달 등의 발달과업이 이루어지기에 인간의 

발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교회공동체에서의 관계와 활동, 기독

교 가치에 기반한 교육과 상담, 사회복지실천 등은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정경미, 김미경, 2015; Regnerus, Smith, & Fritsch, 2003; Schnitker, Medenwaldt, & Williams, 

2020).

이에 본 연구는 기독 청소년에 관한 최근 20년간(2001-2020)의 연구 동향을 논문게재 시기와 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는 어느 시기에, 어떤 학술지 및 분야에서 연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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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는 어떤 연구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가? 

셋째,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기독 청소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

보서비스(www.riss.kr)에서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2001

년~2020년)의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자마다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을 고려하여 ‘기독(교) 청소년’, ‘기독(교) 아동’, ‘기독(교) 어린이’, ‘기독(교) 학생’ 및 ‘교회 청소년’, ‘교회 

아동’, ‘교회 어린이’ 등을 모두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278개 문헌이 검색되었고, 이 중 동일한 

문헌,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문헌,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8개 문

헌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은 청소년 대상 연구 동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김범구, 2012; 윤혜순, 2014; 전명

순, 2017)를 참고하여 논문게재 시기와 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구

분하였고, 각 주제에 따른 연구내용을 세분화 화여 분석하였다. 첫째, 전반적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

해 논문게재 시기와 학술지, 학술지 분야를 기준으로 문헌들을 분석하고 둘째, 연구자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구자 수(1인, 2인, 3인, 4인 이상)와 함께 연구자 소속을 대학, 연구소, 사역현장(교회, 기독교 

학교, 기독교 상담기관, 기독교단체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연구방법 동향은 먼저 경험적 

연구인지 비경험적 연구인지 구분하였고, 경험적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 실험 연구, 질적 연구로 분류하

였다. 넷째, 연구대상 동향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중학생 연령, 고등학생 연령, 중고등학생 연령을 중

심으로 하되 초등학생 및 청년기 연령을 포함하는 경우, 교역자/교사/부모 등 성인을 포함하는 경우 등

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 동향은 표집한 각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한 후, 그를 토대

로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

제로 분류하였다. Table 1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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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framework

Overall
When the article was published

What journal the article was published in 

Researcher

How many researchers wrote the article (1, 2, 3 or more)

Which organizations were researchers affiliated in (e.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Christian ministry field such as church, Christian school, etc.)

Research subject Which age group did the research target (e.g. 13-15 / 16-18 / 13-18 years old)

Research method
What methodology did the research take (e.g. non-empirical research vs. empirical 

research – quantitative, experimental and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topic What topic did the research explore 

III. 연구결과

1. 전반적 연구 동향 

기독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연도별 논문 빈도를 확인하면,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20년간 불규칙적 증감이 있으나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1년(15편), 2010년과 2012년, 2019년(각 13편), 2018년(12편)에서 기독 청소년 관련 논문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총 22종으로 다양했으나 대부분

의 논문은 기독교신학(44편, 31.9%), 기독교교육(41편, 29.7%), 기독교상담(39편, 28.3%) 등에 게재되었

고, 그 외 기독교와 다른 학문의 학제간연구(6편, 4.3%), 청소년학과 기독교윤리(각 3편, 2.2%), 사회복

지와 문화예술(각 1편, 0.7%) 분야에서 일부 게재되었다.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 또한 「복음

과 상담」(27편), 「기독교교육정보」(24편) 등으로 나타나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의 관심이 주로 교육과 

상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 학술지 분야 및 학술지별 논문 분포를 자세히 제시하

였다.

Table 2 Articles published from 2001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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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s 2 2 2 4 6 4 2 3 7 13 15 13 5 10 8 6 4 12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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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earch fields and journals

Fields Journals Articles %

Christian theology

Theology and Praxis 13

44 31.9

Bible and Theology 7

Journal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7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2

Theological Forum 3

Korea Reformed Journal 3

Mission and Theology 3

Theology and Society 2

Evangelical Missiology 2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1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4

41 29.7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4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7

39 28.3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2

Other Christian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3 3 2.2

Interdisciplinary Research Faith & Scholarship 6 6 4.3

Youth Stud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

3 2.2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

Other Studi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1

2 1.4
Korea Journal of Korea Dance 1

Total articles 13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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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동향 

기독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연구자 동향을 연구자의 수와 소속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138편 

논문 중 1인 단독연구가 113편(8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인 연구(22편, 15.9%), 3인 연구(3편, 

2.2%)의 순이었다. 연구자 소속의 경우 논문에 저자 직책이 정확하게 명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크게 

대학(교수, 강사, 대학원생 모두 포함)과 교회(목회자 등), 연구소, 교육 및 상담현장으로 구분하였는데, 

총 166명 중 대부분인 147명(88.6%)은 대학 소속(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등)이었고 19

명(11.4%)은 대학 외 소속, 주로 교회(10명), 교육 및 상담현장(5명), 연구소(4명) 소속이었다. 이에 2인 

이상의 연구에서 대학과 교회 또는 실천현장 간의 협업을 살펴보았는데,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의 협업 논문은 6편, 이 중 대학과 교회 또는 대학과 실천현장

의 협업은 4편에 불과하였다. 

Table 4 Researchers

# of Researchers Affiliation Articles %

1 Researcher

University (e.g. professor, lecturer, graduate students, etc.) 101

113 81.9
Research institute 1

Church (e.g. pastor, minister, etc.) 7

Practical field (e.g. counseling center, school, etc.) 4

2 Researcher

University + University 18

22 15.9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2

University + Church 1

University + Practical field 1

3 Researchers

University + University + University 1

3 2.2University + University + Church 1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 Church 1

Total 138 100.0

3. 연구방법 동향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는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로 구분하고, 경험

적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와 실험 연구, 질적 연구로 구분하여 Table 5로 제시하였다. 경험적 연구 중 양

적 연구는 40편(29.0%)으로 주로 신앙생활과 영성, 자기인식과 심리정서,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등 기

독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매개/조절 효과, 평균 차이 등을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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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었다. 실험 연구는 8편(5.8%)으로 기독 청소년 대상의 교회교육 프로그램, 개인 또는 집단 상담 프

로그램, 수련회 프로그램 등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었다. 질적 연구는 13편(9.4%)으로 현상학

적 연구, 생애사 연구, 내러티브 연구, 질적 사례 연구, 상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

되었다. 비경험적 연구는 총 77편으로 절반을 넘었는데(55.8%), 선행연구 또는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통한 기독 청소년 및 관련 문제의 이해, 그에 대한 교육과 상담, 치유, 복지 방안의 고찰 등에 관한 연구

가 주요하다. 

Table 5 Research methods

Methods

Empirical research
Non-empirical

research
Total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40 8 13 77 138

% 29.0 5.8 9.4 55.8 100.0

4. 연구대상 동향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선행연구 및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통해 기독 청소년과 

문제, 그에 대한 사역과 실천 방안 등을 연구한 비경험적 연구는 연구주제로 기독 청소년을 다루지만 

구체적 연령대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연구는 크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과 청소년과 성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구분

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59편(96.7%), 청소년과 성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편(3.3%)이었다. 청소년 대상 논문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0편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9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함께 

청년을 포함한 논문, 초·중·고등학생 및 청년을 모두 포괄한 논문이 각각 2편이었다.1 한편 청소년과 성

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는 청소년 및 교역자와 부모, 담임목회자 등을 모두 포함한 논

문이 1편, 기독 청소년 사역 전문가(목회자와 교수 등)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논문이 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논문의 경우, 연구대상 청소년의 연령이 해당하는 학교급(초/중/고)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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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earch subjects

Research subjects Articles %

Adolescents

Middle school students (13-15 years old) 6 9.8

High school students (16-18 years old) 19 31.1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13-18 years old) 30 49.2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 Youth (13-24 years old) 2 3.3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 Youth (7-24 years old) 2 3.3

(Adolescents)

+ Adults

Adolescents + Adults (e.g. pastors, teachers, parents, etc.) 1 1.6

Professionals (e.g. pastors, professors, etc.) 1 1.6

Total (empirical researches) 61 100.0

5. 연구주제 동향

기독 청소년에 관한 논문 138편의 연구주제는 크게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

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제로 분석되었다. 주제별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이 64편(46.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

적 차원 44편(31.9%), 사회적 차원 18편(13.0%), 취약 청소년 지원 11편(8.0%), 문화적 차원 9편(6.5%), 

역량 차원 8편(5.8%)의 순이었다. 

Table 7 Research topics 

Research topics Contents Articles
%

(of 138)

Spiritual aspect
personal faith / religiosity / spiritual well-being 18 13.0

church education and ministry / Christian education 26 18.8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

psychological well-being / mental health / emotional problems 23 16.7

behavioral problems and crisis 41 29.7

Social aspect

family relationship and conflicts / parenting attitudes 9 6.5

school experiences / learning / peer relationship 4 2.9

career development / other social activities 5 3.6

Cultural aspect youth culture / media and internet / consumerism 9 6.5

1) 총 138편 논문 중 16편은 6개 연구주제 중 2개에 해당하여 각 주제 논문 편수에 포함하여 주제별 논문 편수의 합계는 154편

이 되었다. 그러나 전체 논문 중 각 연구주제의 빈도는 분석 취지를 고려할 때 분석대상 논문 138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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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aspect

(global) citizenship / creativity  8 5.8

Vulnerable 

adolescents
multicultural / disabled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11 8.0

Total 154 100.0

* Since sixteen articles had two topics and were included in the number of articles for each topic, the sum of the 
number of articles for each topic was 154. However, the ratio was measured with the base of the total of articles from 
2001 to 2020, that was 138 according to the analysis purpose. 

첫 번째 주제인 영적 차원은 개인적 신앙과 영성,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의 두 개 소주제로 구분되

는데, 이 중 개인적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는 18편(13.0%)으로 기독 청소년 개인의 신앙생활과 신앙

상태, 신앙성숙, 하나님 이미지 등이 어떠한지, 이러한 개인적 신앙의 특징과 수준이 다른 영역 즉 청소

년 개인의 심리정서나 학교생활, 진로발달, 가족관계 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16편)은 양적 연구 및 실험 연구에 해당하였

다. 한편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에 관한 연구는 26편(18.8%)으로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 청소년 전도

와 선교, 청소년 예배와 설교, 수련회 등에 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

서 방향성과 접근을 제시하는 비경험적 연구가 대다수였다(20편). 그 외 청소년의 교회공동체 적응성, 

교회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련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등을 분석한 양적 연구가 4편, 성경캠프 또는 

수련회 참가 청소년의 경험과 내러티브를 탐구한 질적 연구가 2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주제인 정서·행동 차원은 그간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이었는데, 심리·정서적 차

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심리·정서적 차원에 관한 논문은 23편(16.7%)으로 자아정체감을 비

롯한 자아개념,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나아가 심리·

정서 문제를 포괄하였다. 이러한 심리·정서가 기독 청소년의 신앙, 영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양적 연구(11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 청소년 대상의 치료,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심리·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실험 연구와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교육과 상담 방안을 고찰한 

비경험적 연구(각 5편), 실제 기독교상담 사례를 연구, 분석한 질적 연구(2편) 등의 순이었다. 또 다른 소

주제인 행동적 차원에 관한 논문은 41편(29.7%)으로 스마트폰 중독에서부터 학교폭력, 학업중단, 비행, 

가출, 자해, 자살 충동, 성폭력 등의 여러 문제행동과 위기를 다루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위기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위기청소년을 위한 교회사역 등에 대하여 논

한 비경험적 연구가 상당수였다(27편). 이외에도 기독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행동과 위기가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문제행동 또는 위기 경험과 기독교 신앙·영성의 관계

를 분석한 양적 연구(11편)와 스마트폰 중독, 가출, 성폭력 피해 등의 위기 가운데 있는 청소년을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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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또는 상담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3편)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주제는 사회적 차원이다. 기독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주요한 환경이자 체계로 가족, 또래 및 

학교, 교회를 고려할 수 있는데 교회의 경우 앞서 첫 번째 주제의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 소주제에 포

함되어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족, 또래 및 학교를 고려하였고, 이에 덧붙여 진로발달 및 사회참여를 추가

하여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폈다. 첫 번째 소주제인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구조와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갈등,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등에 대하여 9편(6.5%)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가족 관련 변인과 기독교신앙, 심리정서 등의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였고(6편), 가족

관계나 양육태도 등에 대한 기독교교육 및 상담적 접근을 제시한 비경험적 연구가 일부(3편) 차지하였

다. 두 번째 소주제인 또래 및 학교 관련 연구는 4편(2.9%)이었는데, 학교생활 또는 1년간 학교를 쉬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2편), 기독교 신앙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검토한 양적 연구(1편), 기독 학습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1편)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소주제인 진로발달 및 사회참여를 다

룬 논문은 5편(3.6%)이었다. 기독 청소년의 신앙성숙과 진로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진로발달 관

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양적 연구와 기독교적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실험 

연구, 지역사회 내 기독교교육 요소를 적용한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사례를 연구한 질적 연구가 각

각 1편이었고, 기독 청소년의 봉사활동의 의의를 탐색한 비경험적 연구가 2편이었다. 

네 번째 주제는 문화적 차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 이

러한 문화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청소년을 교육하고 상담할 것인가에 관한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적 

고찰이 주를 이룬다. 총 9편(6.5%)으로 대부분 비경험적 연구(8편)이며 인터넷(사이버) 문화, 대중매체

와 스타 우상숭배, 소비주의, 여성주의, 반생명적 문화 등을 다루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역량 차원으로 

총 8편(5.8%)의 연구가 이에 관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창의성, 민주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 등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앞으로의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 비경험적 연구(4편), 이러한 역량과 시민

의식 등에 있어 기독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이 어떠한지, 신앙과 영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확

인하는 양적 연구(3편), 관련 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한 질적 연구(1편) 등이다. 

마지막 주제인 취약 청소년 지원에 관한 논문은 11편(8.0%)이었다. 취약 청소년의 유형 측면에서는 취

약 청소년 전반을 다룬 논문 1편 외 장애 청소년(4편), 탈북 청소년(4편), 다문화 청소년(2편) 등이 구체

적으로 연구되었고, 실제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기독교상담(5편), 기독교교육(3편), 기독교사회복지(1편), 

선교(1편), 예술치료(1편) 등의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독교상담, 기독교교육, 기독교사회복지 등의 방향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비경험적 연구가 8편,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교육 요소와 심리사회적 기능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와 탈북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언어 및 문화사회 정체성과 심리정서, 학교생활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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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선교방안을 모색한 연구 등 양적 연구가 2편, 장애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의의를 살펴본 질적 연구가 1편이었다. 

이러한 연구주제 동향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주제별,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서·행동 차원의 주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그리고 가장 활발히 연구된 것으로 나타나 우울, 자해,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 등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

제의 심각성이 큰 현실 가운데 기독 청소년의 심리·정서와 행동, 관련 문제와 위기에 대한 연구자의 높

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영적 차원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 

예배와 교회교육, 그 외 사역 방향과 전략에 대한 관심이 꾸준할 뿐 아니라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

이 청소년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심리·정서, 학교생활, 진로발달 등과 어떠한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를 

갖는지 검증하는 양적 연구 시도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독 청소년의 가족과 또래 관계, 학교생활, 진로발달, 사회참여 등 사회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2000

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이루어져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가족과 또래, 학교 등과 같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체계는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과 진로발달, 사회참여 등의 사회활동은 그 자체로도 청소

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발달 및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기독 청소년의 사회체계와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문화적 차원

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 현상을 이해

하고 그에 따른 교회의 청소년 사역 및 기독교상담 또는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

근에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 정서·행동, 학교생활, 진로발달 등에 대한 실

증적 연구가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 차원에 대한 비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역량 차원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부터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역량과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 또는 이들 역량 개발과 연계

하여 교회교육 또는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최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독 청

소년이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

원에 대한 사회 및 교계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향후 역량 차원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반해 취약 청소년 지원 주제에 대하여는 2010년을 전후하여 여러 연구가 이

루어졌으나 그 후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서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와 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로, 향후 다양한 취약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상담과 교육, 사회복

지 및 사역 방안의 구체적 탐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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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독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2001년부터 202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Table 8 Research topics by year                                               

Year

Articles by research topic

Spiritual 
Emotional

/ behavioral 
Social Cultural Competence

Vulnerable

Adolescents

2001 - - - 2 - -

2002 1 1 - - - -

2003 - 1 1

2004 - 3 - - - 1

2005 1 1 - 1 1 2

2006 - 3 1 - - -

2007 2 - 2 - - -

2008 2 - 1 1 - -

2009 2 3 1 - - 1

2010 3 9 1 - - 1

2011 6 4 2 1 1 2

2012 4 6 - - 2 1

2013 2 3 1 - - -

2014 2 6 - 2 - 1

2015 4 5 2 - - -

2016 4 2 1 1 1 -

2017 1 4 - - - -

2018 5 3 2 - 2 -

2019 3 7 1 - 1 2

2020 2 3 3 - - -

Total 44 64 18 9 8 11

IV. 결론

본 연구는 기독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기독 청소년에 관한 논문 총 138편을 분석하였고, 분석틀로 논문게재 시기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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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 학술지 분야, 연구자 수와 소속,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 청소년에 관한 논문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8편(최근 5년간 42편) 발표되었고, 

연도별 논문출현 빈도는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기독 청소년

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른 연구대상에 관하여 KCI 등재지 및 등재후

보지에 발표된 기독 논문 빈도를 살펴보면 기독 노인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35편(2001-2020년 89

편), 기독 유아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43편(2001-2020년 91편)으로 기독 청소년에 관한 최근 5년

간의 논문 빈도와 유사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독 청년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121편(2001-

2020년 253편)으로 기독 청소년 및 다른 대상에 관한 논문 빈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단순히 발표 논문 

수로 연구 관심도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논문 빈도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자, 실천가 등의 관심, 문제

의식, 다양한 실천과 사역 시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 청소년에 

관한 학계와 연구계, 교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둘째, 기독 청소년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22종으로 기독교신학과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 및 그를 위한 기독교교육, 청소년 사

역의 방향성과 과제,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위기에 관한 기독교적 상담과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그 외 기독교사회복지, 기독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기독교학문 또는 청소년 관련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는 다소 미비하여 향후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다각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구자 동향을 살펴본 결과 1인 단독연구가 상당수였고(81.9%), 다음으로 2인 연구(15.9%), 3인 

연구(2.2%)의 순이었다. 연구자 대부분(88.6%)은 전임 또는 겸임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등 대학 소속

이었고 교회, 교육 또는 상담현장, 연구소 등에 소속된 경우가 일부(11.4%) 있었다. 2인 이상의 연구에 

대하여 대학과 교회 또는 실천현장 간 협업을 살펴보았는데,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

의 협업 논문은 6편에 불과하였다. 기독 청소년의 실제적인 생활 실태와 특성, 문제와 욕구 등을 파악

하고 그에 기반한 교육과 상담, 사역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회, 기독교교육 및 상담기관, 학교, 청소

년기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사역, 실천현장 간의 협업 환경

과 문화가 구축,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비경험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55.8%), 다음으로 경험적 연구 

중 양적 연구(29.0%), 질적 연구(9.4%), 실험 연구(5.8%)의 순으로 나타나 연구방법의 편중이 상당하였

다. 연구주제의 특성상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기독 청소년과 관련 문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기독교

교육과 상담, 복지 접근의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비경험적 연구, 그리고 기독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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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여러 영역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수준과 특성,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의 의의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독 청소년 당사자의 삶과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질적 연구, 그

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등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 연구의 의의 또한 크고 중요한 

만큼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크다. 

다섯째, 경험적 연구 61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고(49.2%) 다음

으로 고등학생(31.1%), 중학생(9.8%), 중·고등학생과 청년 또는 초·중·고등학생과 청년(각 3.3%), 청소년

과 성인 또는 기독 청소년 사역 전문가(각 1.6%) 등의 순이어서 중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포함 연구가 적은 것은 본 연구가 중·고등학생에 초점을 두어 기독 청소

년을 이해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기독 청년 또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

의 연구는 본 연구 분석논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섯째, 연구주제는 크게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제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46.4%), 다음으로 영적 차원(31.9%), 사회적 차원(13.0%), 취약 청소년 지원(8.0%), 문화적 차원(6.5%), 

역량 차원(5.8%)의 순이었다. 게다가 정서·행동 차원과 영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분석 기간(2001-

2020) 내내 활발히 이루어져 연구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 외 주제에 대하여는 상대

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양한 연구주제의 발굴과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과 지평의 확대

가 시급한데, 그 가운데 사회적 차원과 역량 차원의 주제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기

독 청소년 개인의 신앙과 영성, 기독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실천과 사역 차원 그 자체 뿐 아니라 신앙, 

교회교육 또는 기독교적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을 둘러싼 다른 체계 즉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그리

고 학습과 진로발달 등 주요 발달과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특히 오늘날

의 빠른 사회변화 가운데 청소년이 갖추고 길러야 할 역량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독 청소년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 청소년

에 관한 연구의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연간 논문출현 빈도가 증가

하였으나 오늘날 기독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교회 현실 그리고 심리·정서적 문제, 자해와 자살 

충동, 학교폭력, 비행과 범죄, 가출 등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와 위기의 심각성이 상당한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연구가 부족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 이때 연구주제 및 분야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그간의 연구 동향을 통해 기독 청소년 관련 논문이 영적 차원과 정서·행동 차원 주

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가 심리·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하여 정서 문

제 또는 문제행동을 보이기 쉬운 시기인 동시에 교회 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집단이어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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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독교적 사역과 실천 모색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독 청소년의 삶은 영적, 정서·

행동 차원 뿐 아니라 가족관계, 학교생활, 또래관계, 진로발달, 역량개발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기독 청소년에 대한 영향 또한 상당하므로, 앞으로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와 작용에 대한 입체

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취약 청소년을 위한 사역과 실천에 관한 기독 연구자들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주제 동

향을 살펴보면서 가출, 비행, 폭력, 자해 등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빈곤, 장애, 한부

모, 이주 배경 등의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적 사역과 실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

였다. 취약 청소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촉구되는데, 특히 이들의 강점과 역량, 잠재성

을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취약한 여건과 상황, 둘러싼 한계와 장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한 취

약성이 기독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이들을 돕고 문

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이를 통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독 연구자로

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 및 실험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독 청소년 연구의 대부분

이 비경험적 연구 및 양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독 청소년의 삶과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독교교육과 상담, 복지 접근이 기독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와 의의를 만들어내는지 등

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질적 연구, 그리고 기독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

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역과 실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실험 연

구의 의의 또한 크고 중요한 만큼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크다. 그

런데 질적 연구 또는 실험 연구는 인터뷰, 참여/비참여 관찰, 프로그램/서비스 실행 등 연구방법의 특

성상 연구 참여자 및 실천현장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활성화

를 위하여는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 뿐 아니라 연구자와 기독 청소년 사역 및 실천현장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과제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넷째, 연구자(연구기관)와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협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기독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결국 기독 청소년이 활동하는 현장 예를 들어 교회,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상담기관, 기독교사

회복지기관, 기독교청소년단체 등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표집, 실증적 

연구방법의 적용, 기독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 교사와 같은 관계자의 문제의식과 요구 파악 및 그를 통

한 연구주제의 선정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소통과 교류, 협력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 교역자, 현장실천가 등의 인식 전환과 열린 마음, 그리고 기독교 세

계관 또는 학문과 일반 학문 간의 학제간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계와 현장 간 

협업이 체계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기독교 기반의 학문공동체(관련 학회, 연구소 등), 교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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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담, 복지 등의 분야별 기독교기관과 협회 등의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을 토

대로 학제간 연구역량 교육·훈련, 연구비 및 연구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중 기독 청소년에 관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학위논문 

및 등재(후보)지 외의 학술논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연구자가 ‘기독(교) 청소년’, ‘기독

(교) 아동’, ‘기독(교) 어린이’, ‘기독(교) 학생’ 및 ‘교회 청소년’, ‘교회 아동’, ‘교회 어린이’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기독 청소년에 관한 논문을 세밀히 조사, 표집하였으나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연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독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 인해 주제별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생활, 학교 생활, 신앙 생

활, 또래 관계, 진로 발달, 사회적 관계와 지지 등 기독 청소년에 관한 주요 주제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연구 동향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또는 실증연구 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 수집, 분석하는 메타분석 등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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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독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2001년부터 202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 청소년을 연구한 선행논문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

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

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기독 청소년에 관한 논문 총 138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기독 청소년에 관한 논문의 연도별 출현빈도는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 청소년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22종이었는데 주로 기

독교신학과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분야에 집중되었다. 셋째, 연구자 동향을 살펴본 결과 1인 단독연

구가 상당수였고, 연구자 대부분은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2인 이상의 연구 

중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의 협업 논문은 6편에 불과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에 대하

여 살펴보았는데, 비경험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험적 연구 중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실험 연

구의 순이었고 다섯째, 경험적 연구 61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등의 순이었다. 여섯째,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적 차원, 사회적 차원, 취약 청소년 지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의 순이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독 청소년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로 연구의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 다

각화, 취약 청소년을 위한 사역과 실천에 대한 연구관심 제고, 질적 연구 및 실험 연구의 활성화, 연구자

(연구기관)와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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