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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 은 KCI에 등재된 신학 학술지의 주제어와 자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신학의 공식 인 연구 성과를 

밝히는 데 있다. 자 복도에 의해서 시기를 둘로 구분하여 92개의 주제어를 McQuitty 방법으로 계층  군집 

분석을 하 다. 자 분석에는 자가 소수의 군집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Ward 방법을 사용하 다. 학술지의 

주제어 분석에서는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들의 비 을 함께 분석해서 학술지가 주제어에 미치는 향을 밝 내었다. 

자 분석에서는 논문의 양을 나타내는 표 성과지수와 성장추세를 표시하는 성장지수를 활용해서 자들의 입지를 

분석하 다. 성장지수 분석에서 주목할만한 학자는 모두 개 신학자로 나타났다. KCI 학술지의 주요한 주제어 

분석과 자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한국 신학 주제는 조직신학과 신약성경으로 볼 수 있다. 이 의 신학 분야 

계량서지학 연구가 KCI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를 상으로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연구는 국내의 공식 인용 

색인인 KCI에 등재된 학술지들을 분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keywords and authors of the KCI listed theological journals 

and finding the official research performance of Korean theology. This study divided the periods 

in two according to how duplicate the authors are and found hierarchical clusters by analyzing 92 

keywords using the McQuitty method. In analyzing them, the Ward linkage method was selected 

to prevent the authors from gathering into a small number of clusters. Also, to find how influential 

the journals were to the keywords, the keywords and the percentage of the journals in them were 

presented together. The author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ciding the positions of them using 

normalized performance index representing the number of journals and growth index as a growth 

tendency. Especially, significant researchers were all reformed theologians in a growth index. In 

the analysis of the keywords of the KCI journals and the authors, the main subject terms of the 

Korean theology were related to systematic theology and the New Testament. By analyzing the KCI 

listed journals as the Korean official citation index, this study has made a difference to the advanced 

articles analyzing the non-KCI listed theological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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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국내 신학 학술지를 계량서지학 으로 분석

한 연구들은 주로 장로교회 교단 신학교의 학

술지와 개 신학 학술지를 상으로 이루어져

왔다(Yoo, Lee, and Choi 2012; 유 , 이재

윤 2018). 한국의 종교 황(문화체육 부 

2018)에 따르면 장로교회 교단은 국내 개신교 

교단 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속해 있으며, 가

장 많은 교회 수와 교직자 수를 가진 교단이었

다. 교회 수와 교직자 수가 가장 많다는 은 

신학교에서 많은 수의 교직자를 배출하고 있으

며, 신학 교수들도 학술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

하고 있었다(유 , 이재윤 2018). 

하지만 장로교회 신학교 학술지와 개 신학 

학술지의 부분은 KCI에 재도 등재되어 있

지 않다. 이러한 상은 국외 신학 학술지 연구

에서도 유사한 상황으로, 분석 상이었던 개

신학 학술지인 웨스트민스터 신학 학술지와 

칼빈 신학 학술지도 SSCI나 A&HCI 등 인문

사회계열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학술지들이다.

학술지가 KCI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게

재 논문이 연구자의 소속 기 에서 공식 인 연

구성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국내 학술 활동에서 공식 인 통계에 포함

되지 않으며, 학술지가 해당 학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향력을 가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더불어 연구재단의 지원도 받지 못해서, 학술지

로서의 역할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KCI는 국내 학술연구 성과의 인

정 여부를 좌우하는 공식 인 데이터베이스이

므로 KCI에 등재되지 않은 신학 학술지들을 계

량서지학 으로 분석하는 연구보다 KCI에 등

재된 신학 학술지들의 지 구조를 분석하는 연

구가 신학 학술연구에 한 공식 인 분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연구의 첫째 목 은 KCI에 등재된 국내 

신학 학술지들의 색인어를 분석하여 주요한 연

구주제를 악하고, 각 주제에 한 개별 학술

지의 비 을 밝힘으로써 국내 신학 연구의 

체 인 연구동향을 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 은 신학 학술지 자들의 주요 주제어와 

자들이 공유하는 연구주제를 나타내는 공통

주제어를 식별하며, 시기를 1기와 2기로 구분

하여 주제어를 기반으로 군집을 생성하고 자

들의 주제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KCI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를 포함하여 일

부 분  학술지를 선별 으로 다루었던 기존 

선행연구에 비해서 이 연구는 공식 인 학술성

과로 인정받는 KCI의 신학 분야 등재지를 포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신학의 공식

인 학술성과의 지 구조를 체 으로 분석

하는 최 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방법

계량서지학 인 근방법으로 연구동향을 분

석하는 경우에 학 논문을 상으로 삼기도 하

지만(김 정 2018) 부분의 선행 연구는 학술

지 논문을 상으로 하 다. 최근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분석 상 논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는 검색을 통해서 선별된 논문을 분석하는 경

우(곽철완 2018; 김 정 2017; 김희섭, 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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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재윤 2017; 이재윤 2020; 이지연, 감

미아 2018; 정도헌, 주황수 2018; 최 진, 정연

경 2016; 최형욱, 정은경 2017)와 분석 상 학

술지를 선정한 후 게재 논문 체를 연구 데이

터로 활용하는 경우(김혜진, 송민 2017; 이재

윤, 최상희 2017; 이혜경, 양기덕, 오동근 2019; 

정은경 2020; 최형욱, 최 진, 남소연 2018)로 

나  수 있다. 자는 주제 제한 방식이라고 부

를 수 있으며 주로 특정 주제와 련된 연구 동

향을 집 으로 분석할 때 사용된다. 후자는 

학문분야 제한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주로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 동향을 포 으로 분석

할 때 사용된다. 주제 제한과 학문분야 제한을 

동시에 용하는 경우(강보라, 김희섭 2017; 신

유미, 박옥남 2019; 이지원 2019; 이혜  2017)

도 종종 있는데, 이때는 선정한 소수의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  특정 주제와 련된 논문을 

선별하여 분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신학 연구의 공식 인 

학술성과를 분석하고자 하 으므로 상 논문

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학문분야 제한 방식을 

채택하 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기

독교 신학 련 학술지는 23종이다. 이 에서 

선교, 실천신학, 기독교 상담 등 연구 범 가 상

으로 한정 인 학술지들은 제외하 다. 이

와 달리 성경 자체를 연구 상으로 하는 학술지

인 ‘구약논단(KJOTS)’과 ‘신약연구(KENTS)’, 

‘신약논단(KNTS)’, ‘성경과 신학(BT)’을 우선

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신학논단(TF)’, ‘한국

기독교신학논총(KJCS)’, ‘한국개 신학(KRT)’, 

‘한국조직신학논총(KJST)’ 등 연구 범 가 포

인 학술지 4종을 더해서 8종의 학술지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8종 학술지와 

약칭은 다음과 같다.

∙성경과 신학(Bible and Theology; BT)

∙신약연구(Korean Evangelical New 

Testament Studies; KENTS)

∙구약논단(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KJOTS)

∙신학논단(Theological Forum; TF)

∙신약논단(Korean New Testament Studies; 

KNTS)

∙한국기독교신학논총(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KJCS)

∙한국개 신학(Korea Reformed Theology; 

KRT)

∙한국조직신학논총(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KJT)

분석 상 학술지 논문의 간행시기는 8종 모두

가 연2회 이상 간행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최

근인 2019년까지로 정하 다. KENTS(신약연

구)의 경우 2009년에는 한 호만 간행되었다가 

2010년부터 연4회 간행되기 시작하 다. 부분

의 학술지가 2010년 이후에는 연4회 간행되고 

있으나, KRT(한국개 신학)는 연2회 간행되다

가 2011년부터 연4회로 증간되었고, KJT(한국

조직신학논총)는 연3회 간행되다가 2018년부터 

연4회로 증간되었다. 이와 달리 KJCS(한국기독

교신학논총)는 연6회 간행되다가 2014년부터 

연4회로 발행횟수가 어든 경우이다. 체 8종 

학술지에 10년 간 게재된 논문은 총 2,799편이

었다.

체 10년의 기간에 해 분석 시기를 나

기 해서 자집단 복도를 활용하 다. 이

는 활동하는 자집단에 변화가 가장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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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시 을 경계로 시기를 분할하는 기법이

다(유 , 이재윤 2016). 학술지의 주제어를 

분석하기 해서 가 평균연결 계층  군집분

석 기법(WPGMA)인 McQuitty 방법으로 주

제어 군집을 도출하 으며, 군집별로 학술지가 

갖는 비 도 함께 나타냈다. 더불어 학술지 

로 일링(이재윤, 최상희 2011)을 통해서 학술

지의 군집도 분석하 다. 자별 논문수를 나타

내는 표 성과지수와 발표논문의 성장추세를 

나타내는 성장지수(이재윤 외 2011)를 기 으

로 주요 자의 입지를 분석하 다. 자의 연

구주제를 악하기 해서 자 로 일링(김

, 이재윤 2007)을 수행하면서 계층  군집

분석 기법의 일종으로 군집 간 분산을 최소화하

는 Ward 방법을 사용해서 주요 자 42명의 군

집을 도출하고 군집별 주요 공통 키워드를 분석

하 다. 계층  군집분석에서 정 군집수를 결

정할 때에는 군집크기의 변동계수가 낮은 지

을 선택해서 가  고른 크기의 군집이 도출되

도록 하 다. 군집분석은 모두 통계분석 패키지 

R의 hclust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하 고 학술

지 군집, 키워드 군집, 자 군집은 군집기반 네

트워크(이재윤 2007)로 시각화하 다. 이 연구

에서 사용된 분석기법을 목 에 따라서 정리하

면 다음 <표 1>과 같다.

2. 학술지 분석

2.1 게재논문 수 분석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8종 학술

지별 게재 논문 수는 <표 2>와 같다. 총 게재 

논문 수는 KJCS가 544편으로 가장 많고 TF가 

402편, BT가 383편으로 그 다음 순 이다. 연

도별 논문 수는 2013년이 343편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이후 차 감소 추세이다. 8종  7종 학

술지가 2013년보다 2019년 게재 논문 수가 

었으며, 유일하게 KJOTS만 논문 수가 감소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논문의 수가 학

술  성과를 단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지만, 

부분의 신학 학술지의 논문 수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어들고 있는 상은 우려할만한 

결과로 보인다.

2.2 학술지 시기 분할

체 분석 시기를 나  수 있는 환기가 언

제인가를 악하기 해서 자집단 복도를 

산출해보았다. 이는 연구자 집단의 변화가 패

러다임의 변화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제로 하

여 투고한 자집단이 이 과 확연히 달라지는 

목 분석 기법 비고

분석 시기 구분 자집단 복도 검사 1년 후 비교, 2년 후 비교

주제어 군집화 단어동시출 분석, 계층  군집분석 McQuitty 방법 용

학술지 군집화 학술지 로 일링, 계층  군집분석 완 연결/평균연결 방법 용

자의 입지 분석 표 성과지수, 성장지수

자 군집화 자 로 일링, 계층  군집분석 Ward 방법 용

군집 시각화 군집기반 네트워크

<표 1> 분석 목 과 사용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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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BT 31 33 48 48 41 44 41 42 24 31 383

KENTS 24 31 29 33 25 21 25 20 16 20 244

KJCS 59 56 54 78 48 43 49 55 53 49 544

KJOTS 33 27 28 35 37 31 29 33 33 35 321

KJST 27 38 34 32 27 26 20 20 21 24 269

KNTS 29 34 38 33 34 30 32 26 27 30 313

KRT 24 41 35 38 26 30 28 32 35 34 323

TF 36 37 36 46 46 45 42 42 36 36 402

합계 263 297 302 343 284 270 266 270 245 259 2,799

<표 2> 8종 학술지의 연도별 논문 수

시기가 있다면 그때를 변화의 기  시기로 삼는 

방법이다(유 , 이재윤 2016). 이 방법을 처

음 제안한 유 과 이재윤(2016)의 연구에서

는 자집단 복도를 ‘ 자 복도’라는 명칭

으로 불 으며, 매 연도마다 직  5년 동안 논문

을 발표한 자집단과 이후 5년 동안 논문을 발

표한 자 집단이 얼마나 복되는가를 분석하

다. 이들은 45년이라는 장기간의 데이터를 분

석하면서 5년 후 자 복도를 산출했는데, 

여기서는 체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므로 자

집단을 비교하는 기간을 1년 후와 2년 후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비교하는 기간을 n년이

라고 하 을 때, y년 이  자집단과 y+1년 이

후 자집단의 자집단 복도는 다음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 공식을 응용하여 계산한다. 여기

서 는 k번째 자의 i년도 논문수이다.

년 전후 저자집단 중복도 



 







×

 









 




 × 






<그림 1> 후년도 자집단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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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자집단 복도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의 복도가 0.35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년 후 자집단 복도에서도 

2013-2014년과 2015-2016년 사이의 복도가 

0.5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2014년과 2015

년 사이에 신학 학술지 8종에 투고하는 자집

단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두 기

에서 모두 자집단 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를 경계로 하여 2010년부

터 2014년까지의 5년을 1기, 2015년부터 2019년

까지를 2기로 나 었다.

2.3 주제어 군집과 학술지 비  분석

앞서 1기의 논문 수가 2기의 논문 수보다 많

았으므로 단순 출 빈도를 기 으로 주요 키워

드를 선정하면, 1기의 주제가 과  반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할 때에는 단

순 출 빈도를 기 으로 하지 않고, 연도별 출

비율의 평균을 기 으로 하 다. 키워드마다 

연도별 출 비율의 평균을 산출하여 상  92개 

키워드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 다. 92개를 선

정한 이유는 한 번이라도 출 한 키워드의 종수

가 8,473개이므로 이의 제곱근인 92.05를 반올

림한 92개가 핵심 집단을 이루는 정 규모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92개 키워드에 해서 McQuitty 방법으로 

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 고, 군집크기 변동

계수를 기 으로 고르게 키워드가 나 어진 9

개와 3개의 군집분할을 채택하 다. 각 군집별 

소속 키워드는 <표 3>과 같다.

92개 키워드가 <표 3>과 같이 3개의 군집

과 8개의 소군집으로 구성되었는데, 군집 1은 

개 신학/조직신학과 바울의 신학, 기독교/종교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소군집 2에서 신약

성경 련 학술지들의 향력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조직신학  이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크게 보면 군집 1은 조직신학을 주된 

주제어로 볼 수 있다. 군집 2는 수 그리스도

/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기독론 

등의 주제로 나타났으므로 신구약성경을 군

집 2의 주된 주제로 볼 수 있다. 군집 3에서 

소군집 4는 신앙/조직신학을 주된 주제로 볼 수 

있으며, 소군집 8은 ‘신학’, ‘기독교교육’, 상담학 

등이 혼재하고 있지만, 신학자인 ‘폴틸리히’와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신학과 련이 있는 주

제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집 3은 상 으

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된 주제는 조직신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표 3>에는 소군집의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

의 비율을 표시했는데, 주제어와 학술지의 비

율을 바탕으로 주제어와 학술지 간의 향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학 분야에서 학술

지가 주제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향 계

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먼 , 군집 1에 속한 소군집 1의 키워드에 

가장 향을 많이  학술지는 KRT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RT는 개 신학을 주된 

연구 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조직신학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는 것으로 

보 다. 소군집 2에 많은 향을 미친 학술지

는 KENTS와 KNTS로 신약성경과 련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는 학술지들이었다. 소

군집 3에서는 KJCS와 BT로 다른 소군집과 

비교해서 상 으로 키워드의 범 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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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소군집
소속 키워드 학술지별 비

번호 주제 번호 주제

1 조직신학

1 개 신학/조직신학

칼빈, 교회, 삼 일체, 개 신학, 한

국교회, 설교, 성, 선교, 바르트, 

성찬, 배, 정론, 공동체, 교회론, 

정체성, 웨슬리, 성령론

2 바울의 신학
바울, 로마서, 구원론, 신약성경, 

바울에 한새

9 기독교/종교
기독교, 종교, 에큐메니즘, 자유, 

복음주의

2 신구약성경

3 수그리스도/성경

수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나라, 

율법, 해석학, 성경, 가복음, 복음, 

사도행 , 갈라디아서, 리더십, 하

나님의말 , 성경해석, 여성, 비유

5 신약성경
요한복음, 하나님, 사랑, 고린도

서, 부활, 죽음, 고난, 죄, 베드로

6 구약성경

종말론, 시편, 이사야, 요한계시록, 

메시아, 계시, 성 , 유 교, 심 , 

거룩, 윤리

7 신약성경/기독론

마가복음, 기독론, 마태복음, 제자

도, 이스라엘, 회복, 에스겔, 성육신, 

치유

3 조직신학

4 신앙/조직신학

신앙, 칭의, 루터, 구원, 성화, 종교개

, 아우구스티 스, 정의, 하나님

의 형상, 지혜, 평화, 창조, 은혜, 창

세기, 언약

8 신학
신학,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폴틸

리히, 기독교상담, 포스트모더니즘

<표 3> McQuitty 방법에 의한 92개 키워드의 계층  군집화 결과와 학술지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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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제어의 특성을 규정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두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의 연구 

범 도 다른 소군집과 비교해서 폭넓다고 볼 

수 있다.

군집 2에 속한 소군집 3에서는 KNTS와 

BT가 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여서, 신약성

경 련 주제와 조직신학 련 주제가 주요한 

주제를 구성하 다. 소군집 5에서는 KNTS의 

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군집 6에서는 

소군집 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양한 학술지가 

비슷한 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향력이 높은 학술지는 KNTS이었지만, 체

으로는 구약성경 련 주제어들이 많이 포함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통합 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분리된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라는 통일성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소군집 7에서는 KNTS와 KENTS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서, 신약성경에 한 논문들

이 주로 발표되고 있었다. 군집 2에서는 신약

성경과 련된 논문들의 비율이 높다는 이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약성경을 주된 연구 상

으로 삼는 KNTS와 KENTS 학술지 에서 

체 으로 KNTS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

이었다. 두 학술지는 신약성경과 련된 논문들

이 발표되지만, 그 향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의 소군집 4에서는 KJCS와 KRT, 

BT의 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군집 

4를 표하는 주제어에 조직신학이 포함된 것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게 될 

학술지 네트워크인 <그림 4>에서는 KRT와 BT

가 동일한 군집에 속했으며, KJCS와 BT가 ‘바

울’과 ‘칭의’를 주제어로 공유하고 있었다. 소군

집 8에서는 BT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JCS의 비율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군집 3의 주제어에 많은 향을 미친 학술

지는 BT와 KJCS로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표 3>과 다른 에서 키

워드의 역할을 악할 수 있다. 특히 그림의 

앙에 치한 ‘칭의’는 군집 1과 3을 연결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군집 2와 3도 연결하는 

용어로도 볼 수 있다. ‘칭의’가 연결성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 , 칭의

론은 조직신학의 연구 상이면서, 성경에 근

거한 칭의론을 주장하는 개 신학과도 연 을 

맺고 있다. 한 칭의는 신약성경에서 바울 신

학의 핵심이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신학계

에서 논쟁의 상이 된 주제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4 학술지 군집분석

학술지마다 부여된 키워드가 겹치는 정도로 

학술지 유사도를 산출하 다. 총 5회 이상 출

한 키워드 525종이 각 학술지에 출 한 정도로 

크기가 525 × 8인 학술지 로 일 행렬을 작

성한 후, 8종 학술지의 로 일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장 

유사한 학술지 은 유사도가 0.802인 KENTS

와 KNTS 이었고, 그 다음은 0.683인 TF와 

KJCS 이었다. 가장 유사하지 않게 나타난 

학술지 은 유사도가 0.161에 불과한 KJOTS

와 KENTS 이었다. 그 이유는 두 학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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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cQuitty 방법에 의한 키워드 군집별 8종 학술지의 비

학술지 BT KENTS KJCS KJOTS KJST KNTS KRT TF

BT 1.000 0.453 0.659 0.295 0.544 0.481 0.653 0.548

KENTS 0.453 1.000 0.392 0.161 0.260 0.802 0.266 0.386

KJCS 0.659 0.392 1.000 0.335 0.629 0.405 0.531 0.683

KJOTS 0.295 0.161 0.335 1.000 0.173 0.178 0.202 0.289

KJST 0.544 0.260 0.629 0.173 1.000 0.301 0.610 0.457

KNTS 0.481 0.802 0.405 0.178 0.301 1.000 0.262 0.392

KRT 0.653 0.266 0.531 0.202 0.610 0.262 1.000 0.426

TF 0.548 0.386 0.683 0.289 0.457 0.392 0.426 1.000

<표 4> 8종 학술지 간 키워드 유사도

주로 연구하는 상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구약성경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구약성

경은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동

일한 메시지를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2>에서 KJOTS와 KENTS가 공통 으

로 높은 비 을 보인 키워드 군집은 단 하나로

서 종말론과 메시아가 포함된 소군집 6이라는 

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한 국내 연구

가 연결되는 지 이 일부나마 드러나 있다. 하



1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3호 2020

지만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의 에서 볼 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주 연구 상으로 하는 

두 학술지의 연구 내용이 가장 거리가 멀다는 

것은 국내 신학 연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표 4>의 8종 학술지 간 코사인 유사도 행렬

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완 연결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4개의 군집으로 

나  수 있었다. KCI 색인을 근거로 생성된 4

개의 군집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신학 학술지

의 주요 연구 분야가 신구약 성경과 조직신학/

개 신학을 연구하는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국내 신학 련 도서 에서 학술지 구독과 데

이터베이스를 선정할 때,  군집의 주제 분야

들을 심으로 구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KCI 색인에 포함되지 않은 학술지들의 

주제 분야에 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참고로 계층  군집분석 기법으로 완 연

결 방법이 아닌 평균연결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

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군집1에는 KJST, BT, 

KRT의 3종이 포함되었고, 군집2에는 KJCS와 

TF의 2종, 군집3에는 KENTS와 KNTS의 2

종이 포함되었으며 KJOTS는 홀로 고립된 군

집을 형성하 다.

이 결과는 <표 3> 학술지 주요어 분석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군집1은 조직신학, 성경과 신학, 개 신학 등 

연구 상이 유사한 학술지들이 동일한 군집에 

속했으며, 군집2는 주요어 분석에서 유사한 결

과를 보 다는 면에서 측 가능한 군집으로 보

인다. 군집3은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두 학술지

가 군집을 이루었으며, 구약성경을 연구 상으

로 하는 학술지가 별도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각 학술지마다 키워드의 출 확률(출 한 문

헌 수를 체 문헌 수로 나  값)을 구한 다음, 

군집에 속한 학술지에서의 키워드 출 확률을 

기하 평균한 값이 높은 키워드를 군집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 다.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

균을 산출한 이유는, 군집 내 소속 학술지  어

 <그림 3> 8종 학술지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에 완 연결 

방법을 용한 결과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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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8종 학술지 간 로 일 유사도로부터 도출한 완 연결 

군집기반 네트워크와 학술지 간 주요 공유어

느 한 종에서 유별나게 많이 출 한 키워드보다

는 학술지마다 고르게 많이 출 한 키워드를 선

정하기 한 것이다. 

군집별 주요 키워드는 군집 간에 복될 수

도 있으므로 각 군집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보

여주기 해서는 차별 키워드를 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키워드는 체 출 확률에 비해서 

해당 군집에서의 출  확률이 상 으로 높은 

키워드를 악하는 방법으로서 KL-다이버

스 공식(Kullback and Leibler 1951)을 응용하

여 측정한다(유 , 이재윤 2016).

<그림 4>는 학술지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학술지들의 군집을 군집기반 네트워크로 나타

냈으며, 학술지들이 공유하는 주제어도 함께 

표시하 다. 군집1 공유어에서 개 신학과 칼

빈과 세 학술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집3에도 ‘칼빈’이 등장하

지만 한 련이 있는 ‘개 신학’은 나타나

지 않으며, ‘ 성’과 ‘기독교 성’은 다른 군집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공유어이다. 따라서 군

집1의 ‘칼빈’과는 다른 으로 군집3의 ‘칼빈’

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

성’은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 성’

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

침과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이승구 2018). 군집3은 신

약성경과 한 용어들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군집4가 군집2와 연결된 것은 군집2의 출애굽

기가 구약성경과 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개별 학술지에서는 4개의 군집 앙에 치

한 BT가 다른 모든 학술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표 3>에서 주제어의 계층  군집

화와 학술지 비 에서 BT에 발표되는 논문들

의 주제 범 가 다른 학술지들보다 더 포

이라는 분석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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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 분석
 

3.1 주요 자 분석

8종 학술지에 10년간 논문을 10건 이상 발표

한 자는 37명이었고, 10년  연속된 5년 동

안 8편 이상 발표한 자는 30명(5년간 연평균 

1.5회 이상 발표한 자)이었다. 이들을 합친 

결과 25명이 복되어 총 42명을 국내 신학 연

구의 주요 자로 선정하 다. 각 자의 시기

별 논문 수는 <표 5>와 같다. 이들은 10년 동안 

꾸 하게 논문을 발표했거나 일정한 기간에 집

으로 논문을 발표한 자들이다. 를 들

면, 박윤만은 총 10편을 발표했는데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두 편씩 꾸 히 발표한 자

이고, 박욱주는 총 9편을 발표해서 10편에 불과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8편

을 발표해서 2기에 논문 발표가 집 된 자이

며, 김 한은 총 8편을 발표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8편을 발표해서 1기에 논

문 발표가 집 된 자이다. 

주요 자 42명이 2010년~2019년에 발표한 

논문의 양(표 성과지수)과 성장추세(성장지

수)를 기 으로 각 자의 입지를 그림으로 나

타내면 <그림 5>와 같다. 표 성과지수는 0을 

심으로 평균 이상이면 양수, 평균 미만이면 

음수로 산출된다. 성장지수는 0에서 1사이로 측

정되며 0.5 이상이면 성장추세, 0.5 미만이면 감

소추세를 의미한다(이재윤 외 2011). 10년 동안 

발표한 논문의 양이 가장 많은 이은선은 가로축

으로는 오른쪽 끝에 치하며, 42명  유일하

게 10년 동안 매년 논문을 발표하여 성장지수는 

립인 0.5에 가까운 0.485이다. 발표논문의 성

장지수가 0.838로서 가장 높은 우병훈은 42명 

에서 유일하게 발표논문 11편 모두를 2기인 

2015년 이후에 발표한 자이다. 반면에 유일하

게 발표논문 8편 모두를 1기인 2014년 이 에 

발표한 김 한은 성장지수가 0.097로 가장 낮다.

이은선은 22편의 논문 에서 13편의 논문을 

KRT에 발표하 으며, 개 신학자로 알려져 있

는 신학자이다. 우병훈이 2015년 이후에 논문을 

발표한 이유는 2014년 미국의 칼빈신학교에서 

박사학 를 받고, 2015년부터 국내의 고신신

원에서 교수로 활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부산

일보 2020). 김 한은 숭실  기독교학과 교수

로 2011년 2월에 퇴임해서 1기에 모든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은 이 세 학자

가 모두 개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라는 공통

이 있었다.

발표논문의 양과 성장추세가 모두 10  안

에 드는 자는 그림의 오른쪽 에 있다. 김진

규는 표 성과지수와 성장지수가 모두 5 이

며, 한병수는 표 성과지수 8 , 성장지수 3

로서 김진규보다 약간 왼쪽 에 치하 고, 

송 목은 표 성과지수 3 , 성장지수 10 로

서 김진규보다 약간 오른쪽 아래에 있다. 세 명

의 자 에서 송 목은 5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 으며, 군집 4의 학술지를 제외한 모든 

군집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다양한 학술

지에 논문을 발표하 다. 김진규도 4개의 학술

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학술지 군집 1, 2, 4에 

고르게 학술지를 발표하 다. 하지만 한병수는 

군집 1에 속한 학술지에만 논문을 게재하 다. 

따라서 다양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자

가 두 지수와 연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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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합계 1기 2기 GI

1 이은선 1 2 3 5 1 3 1 1 4 1 22 12 10 0.485 

2 한동구 1 2 3 2 2 3 4 1 1 0 19 10 9 0.444 

3 송 목 0 2 2 1 0 3 4 2 1 3 18 5 13 0.599 

4 권연경 1 2 4 2 3 2 1 1 2 0 18 12 6 0.414 

5 김진규 0 0 2 0 1 4 3 3 2 2 17 3 14 0.660 

6 최윤배 2 3 3 2 2 1 0 1 1 0 15 12 3 0.319 

7 최 숙 3 2 1 2 0 2 1 1 2 1 15 8 7 0.430 

8 한병수 0 0 0 0 1 3 3 2 3 2 14 1 13 0.738 

9 신 우 0 0 1 2 3 2 2 2 2 0 14 6 8 0.571 

10 김래용 1 0 2 1 2 1 2 2 2 1 14 6 8 0.563 

11 김문 2 2 2 1 3 0 3 0 0 0 13 10 3 0.333 

12 정종성 0 0 0 3 1 3 0 2 1 3 13 4 9 0.658 

13 차정식 2 2 3 0 0 1 0 2 0 3 13 7 6 0.462 

14 이오갑 3 4 1 0 2 0 1 1 0 0 12 10 2 0.250 

15 김성원 4 1 1 2 1 1 1 1 0 0 12 9 3 0.287 

16 박노식 1 1 3 1 1 2 1 1 1 0 12 7 5 0.417 

17 이용주 1 1 0 2 1 1 0 1 3 2 12 5 7 0.602 

18 문병구 1 3 0 1 1 2 2 1 0 1 12 6 6 0.444 

19 우병훈 0 0 0 0 0 1 1 3 3 3 11 0 11 0.838 

20 정 호 1 3 2 2 1 2 0 0 0 0 11 9 2 0.273 

21 조재형 0 0 1 2 3 1 1 1 1 1 11 6 5 0.556 

22 장석정 1 2 3 1 1 0 1 1 0 1 11 8 3 0.374 

23 채 삼 1 2 2 1 2 0 1 1 1 0 11 8 3 0.384 

24 조태연 0 0 2 2 1 1 1 1 2 1 11 5 6 0.576 

25 이민규 1 1 1 0 1 1 1 3 1 1 11 4 7 0.566 

26 김주한 0 0 1 2 1 1 1 2 0 3 11 4 7 0.646 

27 황덕형 1 1 3 1 0 1 1 2 1 0 11 6 5 0.434 

28 장훈태 0 0 1 0 3 3 2 1 0 0 10 4 6 0.533 

29 이찬석 1 2 2 2 1 2 0 0 0 0 10 8 2 0.289 

30 오승성 0 2 3 2 0 1 0 0 0 2 10 7 3 0.411 

31 김옥주 0 1 2 2 1 2 0 1 0 1 10 6 4 0.456 

32 고병찬 1 2 2 1 2 0 1 0 1 0 10 8 2 0.344 

33 정원래 1 1 0 1 0 2 1 2 1 1 10 3 7 0.567 

34 김수연 0 0 0 1 2 1 1 1 2 2 10 3 7 0.700 

35 백충 2 1 1 0 0 0 1 0 2 3 10 4 6 0.578 

36 박윤만 0 2 1 1 1 1 1 1 1 1 10 5 5 0.511 

37 김선 1 1 1 2 1 1 1 1 1 0 10 6 4 0.433 

38 최갑종 3 2 1 2 0 0 0 0 0 1 9 8 1 0.235 

39 배재욱 1 2 4 0 1 0 1 0 0 0 9 8 1 0.247 

40 강 훈 0 0 0 1 1 3 2 1 0 1 9 2 7 0.617 

41 박욱주 0 0 0 0 1 0 1 3 3 0 8 1 7 0.764 

42 김 한 3 4 0 1 0 0 0 0 0 0 8 8 0 0.097 

<표 5> 주요 자 42명의 시기별 논문 수와 성장지수(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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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자 42명이 2010년~2019년에 발표한 논문의 양(표 성과지수)과 

성장추세(성장지수)

3.2 주요 자의 연구주제 분석

42명 자들 사이의 주제 유사도를 분석하기 

해서 각 자가 발표한 논문에 부여된 키워

드로 자 로 일(김 , 이재윤 2007)을 구

축하고 자 로 일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한 다음, 이를 입력데이터로 하여 계층  

군집 분석 기법의 일종인 Ward 방법을 용

한 결과 <그림 6>과 같은 덴드로그램이 도출되

었다.

자군집의 정 수는 군집 크기의 변동계수

를 산출해서 <그림 7>과 같이 변동계수가 가장 

작은 경우인 10개 군집 분할을 채택하 다. 군

집크기 변동계수가 작다는 것은 군집의 크기가 

고르게 분할되었다는 뜻으로서, 변동계수가 낮

은 지 을 선택하면 일부 군집에 자가 집

되어 주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42명의 자가 Ward 방법으로 10개 군집으

로 분할된 정보를 기반으로 군집기반 네트워크

(이재윤 2007)를 <그림 8>과 같이 도출하 다. 

이 네트워크에서 10개 군집은 다시 크게 2개 군

집으로 묶이는데, 아래쪽의 군집1, 군집8, 군집

10이 군집A를 이루고 나머지 쪽의 7개 군

집이 군집B를 이룬다. 10개 소군집마다 1기

와 2기의 발표 논문 수가 가장 많은 표 자와 

군집 소속 자들의 논문에 공통 으로 많이 

부여된 키워드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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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ard 방법에 의한 42명 자의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과 군집 구분선

<그림 7> 군집크기 변동계수로 단한 최  군집 수

<그림 8>과 <표 6>을 바탕으로 각 자군집

의 주제를 해석해보면 체 으로는 개 신학

과 조직신학  주제를 주로 연구하는 자들의 

군집 A와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의 군

집인 군집 3과 4, 6, 9와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의 군집인 2,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자

들의 군집인 5와 7이 포함된 군집 B로 군집

이 형성되었다. 이 결과는 학술지 분석 결과와 

일치하며, 국내 신학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가 

신구약 성경 자체와 조직신학/개 신학이라는 

이 밝 졌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신구

약 성경 자체가 국내 신학자들의 주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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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자 42명의 군집기반 네트워크와 군집별 주요 공통 키워드

2개 
군집 분할

10개 
군집 분할

소속 자

시기별 최다 발표 자
( 호 안은 시기별 논문 수)

군집 자 논문 수
주요 공통 키워드

1기 2기 합계 1기 2기

A

1 이은선, 한병수, 이오갑 이은선(12) 한병수(13) 48 23 25 칼빈, 정론, 종교개

8 우병훈, 정원래, 김선 김선 (6) 우병훈(11) 31 9 22 루터, 사랑, 신앙

10 오승성, 김옥주, 백충 오승성(7) 백충 (6) 30 17 13 삼 일체, 페리코 시스, 존재론

B

2
한동구, 김진규, 김래용, 
정 호, 장석정

한동구(10) 김진규(14) 72 36 36 시편, 출애굽기, 이사야

5
최윤배, 김성원, 장훈태, 
이찬석, 김 한

최윤배(12) 장훈태(6) 55 41 14 선교, 구원론, 성령론

7
이용주, 황덕형, 박윤만, 
박욱주

황덕형(6)
이용주(7),
박욱주(7)

41 17 24 신앙, 종말론, 유비

9
채 삼, 김주한, 김수연, 
배재욱

채 삼(8),
배재욱(8)

김주한(7),
김수연(7)

41 23 18 기독론, 공동서신, 야고보서

4
권연경, 최 숙, 차정식, 
문병구, 최갑종

권연경(12) 최 숙(7) 67 41 26 바울, 수그리스도, 칭의

6
신 우, 정종성, 박노식, 
조태연, 이민규, 강 훈

박노식(7) 정종성(9) 70 28 42 마가복음, 수그리스도, 하나님나라

3
송 목, 김문 , 조재형, 
고병찬

김문 (10) 송 목(13) 52 29 23 요한복음, 수그리스도, 본문비평

<표 6> 각 군집의 시기별 최다 발표 자와 주요 공통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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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타난 이다. 한국 기독교와 교회

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 에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 인 신구약 성경 연구를 바탕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신학 도서 에서도 통 으로 

시되어 온 신학의 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의 연구 분야들에 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집A의 소군집 1은 ‘칼빈’과 칼빈의 표

인 교리인 ‘ 정론’과 ‘종교개 ’을 완성한 신

학자인 칼빈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개 신학이 

주요한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소군집 8은 종교

개 을 시작한 ‘루터’와 ‘사랑’, ‘신앙’으로 종교

개 과 한 련이 있는 주제어로 구성되었

다. 소군집 10은 ‘삼 일체’와 ‘페리코 시스’는 

삼 일체의 고  그리스어 표 이며, ‘존재론’

도 신존재에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어들은 조직신학의 연구 상으로 

볼 수 있다.

군집B는 신약성경과 련된 주제를 다루

는 자들의 군집이 가장 에 띈다. 7개의 소

군집 에 4개가 신약성경과 련된 주제를 연

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군집 B를 표

하는 군집이며, 구약성경과 연 된 주제를 연

구하는 소군집 2까지 포함하면, 신구약성경을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군집 B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군집 5의 ‘구원론’과 ‘성령

론’은 조직신학자들의 연구 역이며, 소군집 7

의 ‘종말론’도 조직신학의 연구 주제이다. ‘신앙’

과 ‘유비’는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주

제들로 볼 수 있다.

시기별로 논문 수의 차이가 큰 군집은 군집8, 

군집5, 군집4, 군집6이다. 이 에서 군집8과 군

집6은 2기에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하 고, 군집5

와 군집4는 2기에 논문 수가 크게 감소하 다.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한 군집들에는 신진학자들

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감소한 군집들에는 

자들  일부가 이미 퇴임하 다.

1기와 2기의 출 비율 기  상  10  이내 

키워드를 비교해보면 <표 7>과 같이 소소한 순

의 변동만 있을 뿐, 10개  9개가 일치한다. 

따라서 국내 신학 연구의 주제는 지난 10년간 

1기 상  키워드 2기 상  키워드

키워드 1기 비율평균 키워드 2기 비율평균

수그리스도 4.85% 칼빈 3.58%

바울 4.39% 바울 3.48%

칼빈 4.26% 수그리스도 3.14%

신앙 3.54% 신앙 2.72%

하나님 3.39% 칭의 2.60%

교회 2.97% 교회 2.48%

칭의 2.82% 요한복음 2.36%

요한복음 2.61% 하나님 2.35%

종말론 2.40% 삼 일체 2.19%

기독론 2.36% 종말론 2.11%

<표 7> 1기 상  키워드와 2기 상  키워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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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

기 상  키워드 10종의 출 비율 합계가 33.6%

인 것에 비하면 2기 상  키워드 10종의 출 비

율 합계는 27.0%에 그쳐서 상  키워드의 출

비 이 2기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서는 2기보다 상  키워드 련 주제에 

연구가 집 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2기에 들어

와서 그런 경향이 완화되어 다양한 주제로 연

구가 다소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KCI에 등재된 신학 학술지들을 분

석함으로써 국내 신학 학술지의 공식 학술성과

에 반 된 주요 연구 주제와 자들을 분석하

다. 이는 지 까지 KCI에 등재되지 않고 신학의 

일부 역에 국한된 학술지들을 분석해왔던 이

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방법론 면에서는 일부 선행 연구와 유사하지만 

키워드 군집을 도출한 후 각 군집에서 개별 학

술지가 차지하는 비 을 분석함으로써 주제어 

군집과 학술지 간의 상 계를 밝 내었고, 

자와 자 사이의 계 분석에서도 공유 키워드

를 단서로 사용하는 등 키워드, 학술지, 자에 

한 분석을 통합 으로 시도하여 연구 주제에 

한 구체 인 해석이 가능하 다.

자 분석에서는 자 복도를 1년 단 와 

2년 단 로 계산한 결과에 근거하여 체 분석 

시기를 둘로 나 었고, 논문의 양을 나타내는 

표 성과지수와 성장추세를 표시하는 성장지수

를 활용해서 자들의 입지를 분석하 다. 그리

고 Ward 방법을 사용해서 자들의 군집을 도

출하 고 두 자 간 공통 키워드와 군집 내 

자들의 공통 키워드를 근거로 하여 자들의 연

구 주제를 구체 으로 악할 수 있었다.

학술지의 주요 주제어 분석과 자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신학 련 주제는 조직신학과 

신약성경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분석에서는 

조직신학과 신약성경 련 연구들이 높게 나타

났으며, 학술지의 특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자 분석에서도 자들이 주로 연구

하는 분야가 조직신학과 신약성경인 것으로 나

타났다.

KCI 등재지를 상으로 국내 신학 연구의 

공식 인 학술성과를 분석한 결과, 체 으로 

2013년 이후로 8종  7종 학술지의 게재 논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 인 면

에서 국내 신학 연구가 정체된 것으로 볼 수 있

어 우려되는 이다. 한 신구약 성경의 통일

성의 과 신구약 성경에서 수 그리스도에 

의한 유일한 구원을 일 성 있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구약성경 심의 학

술지와 신약성경 심의 학술지가 공유하는 키

워드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질 인 측

면에서 국내 신학 연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제와 련하

여 이 연구에서 악된 국내 신진 신학 연구자

들의 향후 연구활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

들을 비롯한 후속세  신학 연구자들을 한 

정보서비스에서도 이 연구의 결과가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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