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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교  이동과 신앙생  기 의 에 대  인식을 중심으

로 당 의 과 인식에 영 을 주는 요인을 분석 고 이를 바 으로 청년 사역을 , 

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주고자 였다 본 연구에서 용  데이 는 년 . 2021

의 청년실 조사 데이 이며 전국단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ARCC) , 

위의 명 남성 명 여성 명 이 종 분석대상으로 용되었다 본 연구의 1,017 ( , 409 , 608 ), . 

분석방법은 로그램을 용 여 빈도분석 및 기술 계 신뢰도 분석 독SPSS 23.0 , , 

립 본 검증 일원분산분석 귀분석이 적용되었다 국교  내 청년들의 교  이t , , . 

동과 신앙생  기 의 에 대  인식을 분석  결과  교  이동과 신앙생  

기 인식에 대  기초 계를 인  수 있었으며 주요 목에 대  집단별 의  , (

수준별 인식의 차이 교  이동 및 신앙생  기에 대  영  요인을 도  수 ) , 

있었다.

* 본 논문은 년 월 에서 주2021 4 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ARCC)  

청년 그들은 왜 교 를 떠나는가 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  것임  “ , ” · .

제 저자 영주 교신저자 이 철**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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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국교 청년 딜레마 신앙생 교  이동 목 자 , , , , , 

들어가는 말 연구의 목적I. : 

년 국의 종교 은 근 국사 의 종교 과 세를 2018『 』

종 적으로 제시 고 있어 관련 분야의 이 도를 장 는 데 있어 유의미

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당 자료는 개신교를 여 국사  내 존재. 

고 있는 다양  종교와 관련된 기초 계 조직 종단적인 증감 , , 

이 등을 제시 주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주목 고 있는 개신교의 양상과 , 

름도 미롭게 담아주고 있다 별  당 자료에서는 연령별 종교의 . 

성도 제시 주고 있는데 년도를 기준으로 세에서부  세 이상까지2015 0 85

의 종교별 실 를 제공 고 있다 아래의 는 년 국의 종교 . 2018『

에서 국교 의 미래세대로서 청소년 및 청장년 연령 의 목만을 』

선별  내용인데 당 자료를 서 볼 때 개신교의 당 세대에 대  양, 

적인 수 가 주요 종교의 수준보다 높음을 인  수 있다 세에서. , 0

부  세 이상까지의 전체 연령대를 모두 괄 더라도 전체 불교 신자는 85

명 개신교 명 천주교 명으로 나 나고 있어 개7,619,332 , 9,675,761 , 3,890,311

신교인의 수가 절대적인 수 에 있어서나 미래세대 연령대의 비율적인 

면에 있어서나 종교의 비 여 높은 비중을 보 고 있음을 인  수 

있다 문 체육관광부( , 2018).

 연령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단위 명< 1> / / ( : )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세10~14 198,794 584,355 168,090

세15~19 267,185 641,974 2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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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처 문 체육관광부 재구성* : (2018), p.96. .

지만 개신교의 당 결과가 종교와의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지 당 수 가 이 의 개신교의 안정적인 유지와 존속을 보장 주는 절대

적인 수 로 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 예수교장로 예장. ( ) 

동 고신 신과 기독교대 장로 기장 가 에 보고  교세 , , , ( )

계를 중심으로 살 보면 년   주요 장로 교단들의 목사 수는 , 2019

년 대비 증가 으나 성도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 나고 있다 기독신2018 , (

문 기사 구체적으로 예장 동은 목사 수가 만 명에서 , 2020.10.13. ). 2 4395 2

만 명으로 명 증가 으나 교  수는 만 개에서 만 개로 소4855 460 1 1885 1 1758

 락 으며  교인 수는 만 명에서 만 명으로 만명이, 265 6766 255 6182 10

나 감소 였다 또  예장 도 유사  맥락인데 목사는 만 명에서 . , 2 506 2

만 명으로 명 증가 으며 교 도 개에서 개로 개 많아졌775 269 , 9190 9288 98

으나  교인 수는 만 명으로 전년 대비 만 명이나 줄어든 것250 6985 4 7242

이다 기독신문 기사 더욱이 근 로나 데( , 2020.10.13. ). 19(COVID-19) 

믹 의 상 을 고려  때 국교 의 교인 수 감소와 위 은 더욱 (pandemic)

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  맥락에서 국교 의 미래를 더욱더 우울 게 만드는 것은 국

교 의 존 는 미래로서의 청년 세대들이 근 교 를 떠나고 있다는 사

실이다 과거 베이비 붐 세대로 대변되었던 교 의 청년 이 . (baby boom)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세20~24 263,675 533,428 209,089

세25~29 307,745 518,165 228,746

세30~34 398,822 642,277 278,500

세35~39 452,154 719,839 285,417

세40~44 595,004 827,744 306,325

세45~49 720,114 822,933 318,281

계 3,203,493 5,290,715 2,00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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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은 세대가 되었으며 그 자리를 세대와 세대에 이어 년대 , 386 X 1980

이  어난 은 세대로 대변되는 밀레니얼들 이 대체 고 Y Z (millennials)

있으나 이들이 교 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근 럼에. ARCC 

서 발 된 자료에 의 면 밀레니얼들의 교 에 대  인식과 과거 세대가 

 차이를 보이며 이에 대  청년들의 인식과 목소리들을 실제로 제공 주, 

었다 신승범 이수인 이종민 이 철 전병철 영주 이들은 기성세대( · · · · · , 2021). 

와는 다른 사고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 와 공동체를 구성 나가, 

는 문 와 식도 기존의 세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 

재 국교  내 청년 세대들의 목 자에 대  인식 공동체에 대  인식, , 

교  신에 대  도 개인 신앙의 가  등 신앙생 과 관련된 전반적인 , 

요소의 인식에 있어 기성 세대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 상 을 , 

고려 면서 청년 세대를 바라보고 교  사역에 임 야 을 시사 는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교  이동과 신앙생  기 의 에 대  . 

인식을 중심으로 당 의 과 인식에 영 을 주는 요인을 분석 고 이를 , 

바 으로 청년 사역을 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주고자 다 본 연구를 . 

 근 국교  내 청년들에 대  이 도를 장시 줄 것이며 관련 , 

사역을 위  기초자료를 제공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국교  청년의 위기II. 

청년기는 인간 발달 단계 중 아동기과 성인기의 중간에 있는 단계이지만 

이들 단계와는 구분되는 독 성이 있으며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  

변 를 겪는 시기이다 아넷 박 숙 에서 재. (Arnett, 2004, 7-17; , 2013, 183

인용 은 청년기를 신생성인기로 부르며 정체성 색의 시기 불안정의 시) “ , 

기 가장 자신에게 집중 는 시기 사이에 낀 느낌의 시기 가능성의 시기, , , ”

로 분석 며 성인전기가 변 의 시기임을 드러내 준다 이규민 김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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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년기를 재정의 는 시기로 규정 며 공간과 시간(2020, 128-130) “ ” “ , 

이데올로기 권위 사랑 일 에 있어서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변 의 시기임, , , ”

을 밝 다 또  이명자 문병상 은 청년기는 신체와 성의 . · (2000, 100-104) ‘

기능에 상당  변 자아중심성과 자기조절능력의 발달 주변 경으로부, , 

의 영 자아정체감의 문제 등을 경 는 매우 중요  시기라고 본다, ’ . 

즉 청년의 시기는 청소년 시기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보다 씬 다면적인 

면에서 신체적 인지적 사 적 심리적인 변 를 경 며 이러  급격  , , , 

변 들이 삶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라고  수 있다 일반적으로 . 

청년기의 주요  발달의 과업은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정체감을 립의 문

제 관계적 요인으로 이성교제와 결 의 문제 경제적 요인으로 진로와 직, , 

업 선 의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  청년기의 관계적 경제. , 

적 교육적 심리적 관계들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 을 미 는데  개인, , 

의 자기 능감 및 주관적 웰빙에 영 을 미 기도 다 김정은 박정윤 문의( · ·

정 또  청년기의 발달상의 이슈들은 개인적 능감의 문, 2019, 182-187). 

제 뿐 아니라 사 적 영역에도 영 을 미 는데  결  및 업 등과 

관련된 청년기의 발달의 과업을 제대로 성 지 못  때 사 적 고립감이 

심 질 수 있다 김재 박은규 이는 청년기 발달의 문제( · , 2016, 270-273). 

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 적 차원에도 영 을 미 다는 사실을 보여주

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기 발달의 이슈들이 건강  방식으로 되지 않고 . 

미 결된 채로 남아 있을 경우 청년들은 정체감의 란과 사 적 관계의 

불안정으로 인  건강  발달의 과정을 경 지 못 게 될 수 있다. 

 청년기의 개인적 사 적 불안정성은 신앙 영역에도 영 을 미 다, 

김정 강연정 신앙은 다차원적이어서 나님과의 관계( · , 2020, 241-243). , 

개인의 내적 관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 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 

서 성된다 그런데 이러  대상들과의 관계적 불안정성은 결국 신앙 . 

성과 성숙에 부정적인 영 을 미 게 된다  사 적 관계의 문제가 . 

청년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 을 미 는데 박동규 는 청년들(2013, 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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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앙적인 위기를 경 는 주요  요인으로 교 의 이미지 문제 목‘ , 

자 문제 사 적 사명 문제 이원론적 삶의 문제 이기주의 문제 등을 꼽으, , , ’ 

며 이러  문제를 결 야 청년들의 신앙을 성장시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청년들의 신앙적 불안정성을 복시  줄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을 

목 적 돌봄 의 대상으로 인식 고 이들의 복과 성장을 위  신앙공동체“ ”

가 노력 는 것이다 종일 그리고  단계 더 나아가 이( , 2020, 400-404). 

러  청년들의 신앙적 성장을 위  교 는 전인적인 영성교육을 실천  

요가 있으며 강문규 이를  궁극적으로 건강  영성( , 2019, 247-250), “

성 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다 김광률 박 숙” ( , 2012, 209-215). (2014, 

은 청년들의 신앙성장을 위 여 소명 색을 위  교육 자신의 298-299) “ , 

신앙 내러 브를 재 석  수 있는 교육 신앙공동체와 께 는 신앙경, 

을 제공 는 교육 이 요 다고 주장 다 그러나 반대로 청년들이 겪는 ” . 

삶과 신앙의 문제에 대 여 신앙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응 지 못 고 방

다면 청년부의 양적 질적 쇠 는 더욱 가속   것으로 보인다, . 

국교  청년 세대가 신앙을 기 거나 교 를 옮기는 요인과 , 

관련 여 선 연구를  살 볼 수 있는데 개인 수준의 차원으로 이원규, 

는 청년기의 기성세대에 대  비 적 사고로 인  종교적 상 이 (2010) ‘ ’

발생  수 있다고 제시 였으며 민영 경 는 기독청년들의 경우 , · (2015)

종교적인 강박증의 내면적인 면으로 이 고 있었다 청년들의 교  . 

석과 신앙생  지속에 대 여 개인 수준을 넘어 교  수준의 차원도 인

되는데 이상 는 석교 에 대  실망 요인을 제시 으로써 당 , (2007)

상을 설명 고 있으며 원복음 에서도 청년들이 교 를 떠, (2017)

나는 이유로서 교 의 비도덕적 모습 교  밖에 대  배 성 금 강요, , , 

교 에 대  실망 권위주의적 모습 등을 제시 고 있다 이러  면들은 , . 

청년들의 교  석과 신앙생  지속과 관련된 요소들이 다양  수준과 요

소들에 의  이루어지며 영 을 받고 있음을 시사 는 것이다, .

이처럼 국교 에 속  청년들은 다양  이유로 인  신앙의 위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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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그 결과 신앙을 기 거나 은 교 를 이동 고자 는 의

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 여 . 

국교 는 진지 게 고민 야 고 그 결책을 제시 야 다 이에 본 .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건강  신앙성장을 도모 고 청년부 사역의 대안을 

제시 기 위  첫 단계로 청년들이 교 를 이동 거나 신앙생 을 기‘

고자 는 이유 에 대  분석을 고자 다 지금까지 연구된 청년들이 교’ . 

를 떠나는 이유에 대  선 연구들을 살 보면 대부분이 문 연구를 

 분석이거나 은 기술 계 분석을  빈도와 비율 제시에 그 고 있

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과 적인 연구를 위  론 계 방식의 분석이 . 

요 다 본 연구에서는 선 연구를  밝 진 청년들의 교  이동 및 . 

신앙생  기 의 을 조사 고 론 계 방식의 분석법을 용 여 그 원

인을 분석 여 대안을 제시 고자 다. 

연구 방법III.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용된 데이  및 분석대상을 설명 고 구체, 

적으로 용된 변수와 주요 문 의 요소들을 소개 고자 다 이는 연구전. 

반의 내용을 이 에 있어 주요  기초 정보가 될 것이며 분석방법을 , 

서 분석 결과의 도  과정과 내용을 이  수 있을 것이다.

데이  및 분석대상 1. 

본 연구는 의 년 청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ARCC) 2021

년실 조사 데이 를 용 였으며, Align Research Center for 

는 세상과 교 의 가교역 과 국교  내 다양  사역들의 연Christianity

을 위  설립된 기독교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천적인 면을 지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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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적으로 신 과 다양  일반 문 전공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를 지원 고자 다 대  윤은성 목사 분석 데이 는 전국단위의 (ARCC ). 

명이 종 분석대상으로 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성이 명1,017 , 409

여성이 명 연령대는 대가 명 대가 (40.2%), 608 (59.8%), 20 658 (64.7%), 30 269

명 이었다 신앙경력은 모 신앙이 명 과 년 이상 신앙(26.5%) . 657 (64.6%) 11

생 을 지속 고 있는 청년들이 많음을 인  수 있다 연구에 참여  청. 

년 중 재 교  석 유무의 경우 석 고 있는 대상이 명 교895 (88%), 

에 석 고 있지 않은 청년 명 가 응답 였다 당 조사는 122 (12%) . 

에서 년 월 일 월 일까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네이버 ARCC 2021 1 13 ~2 4

을 용  의 집 방식의 온라인 조사를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2> 

변수설정 및 설문문2. 

구분 N(%) 계(%)

성별
남성 409(40.2)

1,017(100.0)
여성 608(59.8)

연령대

대10 7(0.7)

1,017(100.0)
대20 658(64.7)

대30 269(26.5)

이상 83(8.2)

신앙경력

모 신앙 657(64.6)

1,017(100.0)

년1-5 42(4.1)

년6-10 69(6.8)

년11-20 129(12.7)

년21-30 74(7.3)

년 이상31 46(4.5)

재 교  

석유무

석 895(88.0)
1,017(100.0)

미 석 1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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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들의 교  이동 및 신앙생  기에 대  인식도 조사로

서 본 연구의 설문문 을 설정 기 위 여 선 연구 분석을 실시 였다 이. 

상 는 청년들이 교 를 떠나는 가지 이유 에서 가지의 세부(2007) 33 33『 』

적인 이유를 제시 였는데 이를 유목 면 개인 신앙의 본질적 고민 목, 

자에 대  신뢰감 교  내 분쟁 사 적 관심의 부재 신앙인의 이원론적 , , , 

삶 배 적 문 교리적 이유 개인적 이유 경직된 교  문 관계적 요인 , , , , , 

등을 꼽았다 대 예수교장로  의 조사에 의 면 청년들은 교. (2016)

지도자 이슈 관계 공동체 이슈 개인 가정이슈 등으로 교 를 떠난다고 발/ , / , /

였다 성결신문 또  원복음 의 청년 렌드 리( , 2016.05.03.). 『

우리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 의 면 청년들이 교 를 떠: 』

나는 이유로 신앙생 에 대  의 교 의 비도덕적 모습 교  밖에 대  ‘ , , 

배 성 금강요 교 에 대  실망 율법적 신앙 기독교 의심자에 대  , , , , 

비우 적 도 권위주의적 모습 등으로 분석 였다 새길, ’ (2017, 379-380). 

과 새일 의 설문조사는 청년들이 교 를 떠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2019) , 

믿음에 대  강요 관계의 문제 목 자의 비윤리적 삶 믿음 부족 등을 꼽, , , 

았다 데일리굿뉴스 이와 같은 선 조사를 분석 여 본 연구에서( , 2019.7.3.). 

는 목 자 청년공동체 이성관계 개인신앙 청년소그룹 교 문 신강, , , , , , 

요 사 관계 경제 진로 개인일상 관심위로 등 개의 요인으로 구분 여 , , , , , 12

개의 문 으로 설문을 구성 였다 다만 본 연구가 교 를 옮길 의 이 57 . 

있는 청년 신앙을 떠날 의 이 있는 청년 그리고 재 교 를 다니고 있, , 

지 않는 청년 등 소위 신앙위 군 청년들에 대  분석이 심이기 때문에 ‘ ’ 

개의 요인 중에서 이 세 집단의 균점수 계 상위 개 요인을 선12 5

여 분석에 용 였다 더불어 청년들의 부서 석 이유와 청년부에서 기대. 

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  질문을 가 여 분석 였다  본 설문지의 . 

당도와 관련 여 기독교교육 전공 교수 인에게 내용 당도를 인 였4

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주요 요인과 문 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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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문  영역 및 요인< 3> 

분석 방법3.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로그램을 용 여 국교  내 청SPSS 23.0 

년들의 인식을 분석 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 , 

구대상의 개인적 배경 및 기초인식을 악 기 위 여 빈도분석 및 기술

계를 실시 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용된 설문문 은 신뢰도 분석이 적. , 

용되었으며 신뢰도계수는 문  영역별로 수준으로 양 을 , .659~.918 

인 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주요 인식과 배경별 차이를 악 기 위 여 . , 

독립 본 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였다 넷째 연구대상의 주요 인식t . , 

에 영 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 기 위 여 귀분석을 적용 여 분석을 실

시 였다.

분석 결과IV. 

본 절에서는 전술  내용에 기초 여 국교  내 청년들의 인식을 분석

 결과를 소개 고자 며 구체적으로  교  이동과 신앙생  기 , 

인식 주요 목에 대  집단별 인식의 차이 분석 교  이동 및 신앙생  , , 

기에 대  영  요인 청년들의 교  석 이유 및 기대요인을 제시 였, 

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요인 요인설명 문 수 신뢰도

목 자 목 자의 설교 말 동 무관심 등, , , 8 .918

청년공동체 청년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말 문 소  등, , , 5 .885

개인신앙 개인의 종교에 대  의감 영적 갈급  등, 7 .887

교 문 교  내 비교문 비민주적 의사소 직분자의 모습 등, , 7 .853

신강요 청년들에 신강요 금강요 등, 2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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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이동과 신앙생  기 의 에 대  인식1. 

 교  이동과 신앙생  기 의 에 대  인식을 분석 였으며 각 , 

영역별로 내용을 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  이동 의 이 높은 . 

상 집단의 경우 명으로 전체 를 차지 고 있으며 의 이 보 인 320 31.5% , 

중 집단은 명으로 교  이동 의 이 낮은  집단은 명으로 224 22.0%, 473

전체의 를 차지 고 있었다 다음으로  신앙생  기 의 이 높46.5% . 

은 상 집단은 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 고 있으며 보 인 중 집단은 80 7.9% , 

명으로  집단은 명으로 로 나 났다61 6.0%, 876 86.1% .

  교  이동과 신앙생  기 의 에 대  인식< 4> 

주요 목에 대  집단별 인식의 차이2. 

 교  이동 의 수준별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살 보면 교 를 옮‘ ’ 

길 의  수준에 따라 목 자 요인 청년공동체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 문, , , 

 요인 신강요 인식에 있어서 모두에서 계적으로 유의미, ((p<.001) 

인식의 차이를 인  수 있다 즉 교 를 옮길 의 이 높은 집단 상 은 . , ( )

주요 인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 는 것이다 이. 

러  집단 간의 유의미  차이와 인식은 사  검증을 서도 유사 게 

구분 N % 계(%)

 교  

이동 의

의  없음( ) 473 46.5

1,017(100.0)의  보 중( ) 224 22.0

의  높음 상( ) 320 31.5

 신앙생  

기 의

의  없음( ) 876 86.1

1,017(100.0)의  보 중( ) 61 6.0

의  높음 상( ) 8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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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고 있다.

  교  이동 의 수준별 상 중 차이에 따른 인식< 5> ‘ ’ ( / / ) 

검증**p<.001, Scheffe 

 신앙생  기 의 수준별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살 보면 신앙생‘ ’ 

 기 의  의  수준에 따라 목 자 요인 청년공동체 요인 개인신앙 , , 

요인 교 문  요인 신강요 인식에 있어서 모두에서 계적으로 유의미, , 

인식의 차이를 인  수 있다 이는 신앙생  기 의 이 높(p<.001) . 

은 집단 상 은 주요 변수에 대 여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 )

는 것이다.

구분 균 준 차 F

목 자 요인

의  없음( ) 2.1757 1.06035 96.210**

상 중> ,

중>

의  보 중( ) 2.6378 1.14627

의  높음 상( ) 3.2672 1.08414

청년공동체 

요인

의  없음( ) 2.3294 1.15164 48.161**

상 중> ,

중>

의  보 중( ) 2.6500 1.17110

의  높음 상( ) 3.1444 1.12382

개인신앙 요인

의  없음( ) 1.9079 .96318 106.080**

상 중> ,

중>

의  보 중( ) 2.2723 1.03153

의  높음 상( ) 2.9607 1.03096

교 문  요인

의  없음( ) 1.7188 .78672 110.597**

상 중> ,

중>

의  보 중( ) 2.0740 .91308

의  높음 상( ) 2.6804 1.01986

신강요 요인

의  없음( ) 1.9715 1.04746 78.118**

상 중> ,

중>

의  보 중( ) 2.3973 1.19254

의  높음 상( ) 3.0219 1.2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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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  기 의 수준별 상 중 차이에 따른 인식< 6> ‘ ’ ( / / ) 

검증**p<.001, Scheffe 

교  석과 미 석 가나안청년 집단 간의 차이 분석를 살 보면 목( ) 

자 요인 청년공동체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 문  요인 신강요 요인에 , , , , 

있어 수준에서 모두 계적으로 유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01 . 

목에 있어 모두 교  미 석 가나안청년 집단이 높게 나 고 있어 당 집( ) 

단의 주요 변수에 대  부정적인 인식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인 주고 있

다.

구분 균 준 차 F

목 자 요인

의  없음( ) 2.5195 1.16103
24.244**

상 중> , >
의  보 중( ) 3.2172 1.08106

의  높음 상( ) 3.2766 1.18747

청년공동체 요인

의  없음( ) 2.5630 1.17964
19.947**

상 중> , >
의  보 중( ) 3.1967 1.13107

의  높음 상( ) 3.2675 1.18981

개인신앙 요인

의  없음( ) 2.1691 1.02657
67.707**

상 중> , >
의  보 중( ) 3.1265 1.06748

의  높음 상( ) 3.3500 1.07601

교 문  요인

의  없음( ) 1.9715 .91217
59.951**

상 중> , >
의  보 중( ) 2.8220 1.00768

의  높음 상( ) 2.9518 1.08629

신강요 요인

의  없음( ) 2.2483 1.18092
50.145**

상 중> , >
의  보 중( ) 3.1066 1.22173

의  높음 상( ) 3.4688 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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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석과 미 석 가나안청년 집단 간의 차이 분석< 7> ( ) 

**p<.001

교  이동 및 신앙생  기 의 에 대  영  요인3. 

교  이동 및 신앙생  기에 대  영 을 요인을 살 보면 먼저  

교  이동 의 에 대 여 목 자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 문  요인이 , , 

계적으로 유의미 게 영 을 주고 있음을 인  수 있다.

  교  이동 의 에 대  주요 변수의 영< 8> ‘ ’

구분 균 준 차 T

목 자 요인
교  석 2.5535 1.16545

-4.975**
교  미 석 가나안청년( ) 3.1158 1.21236

청년공동체 요인
교  석 2.5832 1.18191

-5.343**
교  미 석 가나안청년( ) 3.1934 1.19474

개인신앙 요인
교  석 2.2348 1.07160

-6.600**
교  미 석 가나안청년( ) 2.9403 1.09997

교 문  요인
교  석 2.0190 .94851

-7.242**
교  미 석 가나안청년( ) 2.6909 1.05128

신강요 요인
교  석 2.2978 1.20048

-6.950**
교  미 석 가나안청년( ) 3.1148 1.34039

종속변수 독립변수 준오차 β 준  β t 유의수준

 

교  이동 

의  

상수 .828 .068 12.162 .000

목 자 요인 .129 .029 .176 4.486 .000

청년공동체 요인 -.014 .027 -.019 -.527 .598

개인신앙 요인 .161 .031 .203 5.270 .000

교 문  요인 .142 .044 .160 3.253 .001

신강요 요인 .020 .030 .029 .67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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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귀식에 대  제곱값은 으로 수정 계수는 R .226 22.6%(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 으로 잔차들 22.2%) Durbin-Waton 1.918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귀모 이 적  것으로 나 나고 있다  교. 

를 옮길 의 과 관련된 주요변수의 영 을 분석  결과 목 자 요인 준(

 개인신앙 요인 준  교 문  요=.176, p<.001) , ( =.203, p<.001), β β

인 준  이 계적으로 유의미  영 을 미 고 있는 것으( =.160, p<.05)β

로 나 났다 이는 목 자 개인신앙 교 문  요인에 대 여 부정적인 인. , , 

식이 교  이동 의 을 높이고 있음을 인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앙생  기 의 에 대 여서는 개인신앙 요인 교 문, 

 요인 신강요 요인이 계적으로 유의미 게 영 을 미 고 있음을 , 

인  수 있다 귀식에 대  제곱값은 으로 수정 계수는 . R .137 13.7%(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 으로 잔차들 13.3%) Durbin-Waton 1.920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귀모 이 적  것으로 나 나고 있다  신앙. 

생  기 의 과 관련된 주요변수의 영 을 분석  결과 개인신앙 요인

준  교 문  요인 준  신강요 ( =.231, p<.001), ( =.140, p<.05), β β

요인 준  이 계적으로 유의미  영 을 미 고 있는 것( =.137, p<.05)β

으로 나 났다 이는 개인신앙 교 문 신강요 요인에 대 여 부정적인 . , , 

인식이 신앙생  기 의 을 높이고 있음을 인 주고 있는 것이다.

  신앙생  기 의 에 대  주요 변수의 영< 9> ‘ ’

조정된 R=.475, R square=.226 , R square=.222 

Durbin-Watson=1.918 

종속변수 독립변수 준오차 β 준  β t 유의수준

 

신앙생  

기 

상수 .775 .047 16.391 .000

목 자 요인 -.034 .020 -.070 -1.690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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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교  석 이유 및 기대요인 상위 가지 복수응답4. 3 ( )

청년들의 교  석이유에 대  응답 상위 가지 요인으로 개인의 영적 3

성장 공동체 내의 관계 소그룹 모임 이 꼽 고 청(n=946), (n=797), (n=508) , 

년부가  주어야  것에 대  요인으로 개인의 영적 성장 공동(n=830), 

체 내의 관계 소그룹 모임 이 꼽 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n=680), (n=414) . 

청년들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기대 면서 신앙생 을 고 있으며 청년 

동료들 간의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및 역동적인 소그룹의 성  등을 교

 석 이유 및 청년부가 채워 주어야  기대요인으로 꼽았다.

그림 청년들의 교  석 이유 및 기대요인 상위 가지[ 1] 3

기독교교육적 의 V. 

본 절에서는 수 된 분석 결과를  도 된 주요  의미들을 중심으로 

의  

청년공동체 요인 -.026 .018 -.054 -1.410 .159

개인신앙 요인 .120 .021 .231 5.665 .000

교 문  요인 .081 .030 .140 2.688 .007

신강요 요인 .063 .021 .137 3.019 .003

수정된 R=.371, R square=.137 , R square=.133 

Durbin-Watson=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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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 의 청년 사역을 위  구체적인 방 과 기독교교육적 의를 제공

고자 다 구체적으로 신앙 고위 군 청년에 대  신앙관리 영역 청년 . , 

신앙성장을 위  본질적 사역의 강  영역 청년부 목 자의 전적 신앙교, 

육 역량 강  영역 대 중심의 교 문  성 영역 청년들의 자발적 , , 

신을 위  복과 안식의 요성 영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사 은 다음. 

과 같다.

신앙 고위 군 청년에 대  신앙관리1. 

국교 는 신앙고위 군 청년들에 대  개인 신앙 관리 및 복을 위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 야 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 면 신앙 고위 군 .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을  전체 청년에 비  목 자 요인 청년 공동, 

체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  문  요인 신 강요 요인에서 계적으로 , , , 

유의미 게 높은 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신앙 고위 군에 대  별  신. 

앙관리의 요성을 보여주는 계 결과라  수 있다 그동안 국교 는 . 

청년들이 교 를 떠나는 이유를 악 는 것과 그러  신앙적 상에 대  

대응 는 것에 상당  미 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선 연구들도 전. 

체 청년에 대  신앙성숙도 및 종교성에 대  연구 김수정 김영수( , 2007; , 

나 국사  청년의 문제에 대  신 적 분석 및 이론적 대안 성석2019) ( , 

이규민 등은 있었으나 신앙 고위 군에 대  사 과 적 연2016; , 2018) 

구분석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  신앙 청년들의 이 과정. 

에 대  질적연구 이명 는 있었으나 양적연구를  보 적인 신( , 2018)

앙 위 군을 연구 는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그만  신앙고위 군 . 

청년들에 대  체계적인 관리를 위  연구 및 대안이 제시되지 못 고 있

다는 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 난 바와 같이 재의 교  . 

생 에 만족 지 못 여  교 를 떠나려는 의 을 가진 청년들이 

명이나 차지 였고 신앙 자체를 기 려는 의 을 묻는 다른 3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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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에 그렇다 라고 응답  청년도 명 이나 되었다 이러  ‘ ’ 80 (7.9%) . 

실에서 국교 는 신앙 고위 군 청년들에 대  세밀  신앙관리와 대안

을 제시 야  요가 있다. 

이러  문제를 결 기 위 여 우선적으로 고려 야  청년 신앙교육 

방법 중 나는 청년들의 신앙 건강성을 정  수 있는 척도 및 정 앱

개발이 시급 다 청년 신앙건강성 정 척도란 청년들의 신앙 및 생(app) . 

 상 에 대  수준을 정 는 것으로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건강성

을 보유 고 있으며 어느 영역이 신앙건강의 위기요인인지를 악  수 있

게 는 것이다 이를 위 여 본 연구에서 이미 언급 대로 청년들의 신앙. 

에 영 을 미 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  악 는 연구의 과정이 요

고 이를 대로 청년들의 신앙건강성을 정  수 있는 설문척도를 개발

여 국교  청년부에 보급 야 다 또  교 의 사역자들은 이를 대로 . 

개별 청년들이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위기인지를 악 고 이에 대  개별

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 여 관리 도록 야 다  근 과 기. 

술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스마 기기를 용  어 리 이션(application)

이 보 적으로 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여 청년들의 신앙건강성을 

정  수 있는 앱 을 개발 여 청년 신앙교육 장에 보급 다면 신앙 (app)

고위 군을 조기에 발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성숙  신앙을 복  

수 있는 교육적 방 도 제시  수 있을 것이다  신앙위기 청년들의 신. 

앙성장을 촉진시 기 위 서는 개별 된 신앙교육과정을 설계 및 실 야 

 요가 있다 재 국교  교육의 가장  문제점 중의 나는 신앙교. 

육을 집단중심 으로 실천 고 있다는데 있다 사실 신앙의 수준은 개인에 ‘ ’ . 

따라 다르다 따라서 신앙교육도 개별 된 신앙교육이 요 다 개별 된 . . 

신앙교육을 기 위 서는 앞서 언급 대로 개인의 신앙건강성을 정 는 

척도를 용 여 개인별로 가장 약  부분을 발견 고 당 영역에 대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개인의 신앙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다 이 과정에서 개별 된 교육과정을 설계 고 적용 는 것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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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요  과제라  수 있다.

청년 신앙 성장을 위  본질적 사역의 강2. 

국교 는 신앙 고위 군 청년들의 신앙 복과 성장을 위 여 교 의 

본질적 사역을 보다 강 야 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 를 . 

옮길 의 에 영 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신앙요인 목 자 요인 교  문  , , 

요인이 꼽 고  신앙생  기 의 에 영 을 주는 변수로 개인신앙요

인 교 문  요인 신 강요 요인 등이 꼽 다 또  본 연구 결과에 의, , . 

면 청년들이 교 에 석 는 이유와 청년부에 기대 는 요인이 다름 아닌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응답 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년 사역의 . 

심적인 내용이 다름이 아닌 신앙의 본질적 가 를 게 세워주어야 

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당수의 신앙위기 청년들은 신앙적인 문제로 교. 

를 옮기거나 은 교 를 떠나고자 고민 고 있다 종교 자체에 대  의. 

감 영적인 요의 채워지지 않음 신앙적인 문제에 대  명 지 않은 , , 

답 등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결되지 않음으로 인  신앙으로부  멀

어지고 있다 기독 청년들의 종교성에 관 여 연구  김영수 의 . (2019, 595)

연구 결과도 청년들이 개인적인 기도 말씀과 같은 본질적인 신앙 동이 다, 

른 것에 비  상대적으로 약 다고 분석 면서 청년들의 소속감이 나님“

에 대  내적 신이나 신념 같은 것에서 나오기보다는 대인관계 같은 것

에 더 많이 의존 고 있다고 분석 다 이와 같은 실 속에서 교 와 청” . 

년 사역자들은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 는 본질적인 신앙 문제에 대  

답 고 께 고민 며 영적으로 성  은 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야 다. 

이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결 기 위 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는 바이블 래스 교리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같은 본질적 신앙교육 , , 

동을 성 야 다 다만 이러  본질적 신앙을 세워주는 기초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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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는 데 있어서 앎과 삶이 분리되는 교육의 방식이나 주입식 방법과 

같은 일방 적 교육방법을 지양 고 자신의 신앙적 고민을 드러내고 께 

고민  수 있는 역동적 소그룹과 복적 소그룹을 운영 야  요가 있

다 청년의 시기는 정체성의 란 을 겪는 시기이다. ‘ ’ (Arnett, 2004, 7-17; 

박 숙 에서 재인용 인생의 목적과 방 을 설정 는 매우 중요, 2013, 183 ). 

 시기이다 이러  시기에 가장 요  것은 성경이 말씀 는 삶의 이유. 

와 목적 그리고 방 을 바르게 제시 고 가르 는 일이다 이 점에서 청년, . 

들을 대상으로 는 바이블 래스는 성경의 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

기 때문에 요 다 또  성경의 심 내용을 조직적으로 체계 시  놓은 . 

기독교 심 교리를 가르 는 것도 신앙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

요  교육과정 중 나이다 더불어 성경의 내용을 삶의 체계로 장시  . 

줄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성경의 관점으로 삶의 본질적 문제

를 바라보고 결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도 요 다 고경국. (2020)

의 연구에 의 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는 앎과 삶이 조 롭게 된 교리교

육이 청년들의 신앙성장과 성숙도에  영 을 미쳤다고 보고 다 따라서 . 

신앙 고위 군 청년들을 대상으로 는 습자 적으로 된 방식의 

신앙기초 교육과정을 마련 고 실 는 것이 요 다.

청년부 목 자의 전적 신앙교육 역량 강3. 

기독 청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고 신앙적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

서는 청년부 목 자의 인격과 자질의 문제를 결 야 다 본 연구의 . 

결과를 보면 교 를 옮길 의 이 있는 청년의 상당수는 목 자와의 관계에

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 보면 목 자 요인 . 

중에 말과 동이 일 지 않는 모습 목 자의 설교 독단적이고 권위주‘ ’ ‘ ’ ‘

의적인 모습 상처되는 말 등으로 인 서 교 를 옮기거나 은 신앙생’ ‘ ’ 

을 기 려는 의 이 있는 것으로 나 났다   교 를 이동 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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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들 중에 개인 신앙요인 다음으로 목 자 요인이 꼽 다는 것은 

목 자의 신앙적 자질과 목 자로서의 목 적 역량이 얼마나 중요 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겠다 박동규 는 청년 사역의 문제점 . (2014, 156-157)

중 나로 전문사역자의 부재를 언급 면서 청년사역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 다 영주 전병철 신승범 이 철 조철 도 국교 교. · · · · (2015, 21-22)

육의 문제점 중에 나로 교육사역자의 자질과 역량을 꼽았는데  사역

적 인격적 역량의 부족 그리고 사역에 대  전문성의 부족을 지적, , 

였다 이는 부서사역을 담당 는 교육사역자들의 역량이 습자들에게 직접. 

적으로 영 을 미 기 때문에 사역자의 전적 사역 역량을 강 야 는 

요를 제시 는 연구결과라 겠다. 

사역자는 나님의 말씀을 선 는 설교 사역을 서만 청년들에게 

영 을 미 는 사람이 아니다 오 려 강단 위에서의 말씀과 강단 아래에서. 

의 삶이 일 는 모습을  청년들에게 신앙적 도전과 감 를 주는 존

재이다 따라서 사역자는 과거 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단적이고 .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의 러다임을 수정 여 변 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을 련 고 습득 며 적용 야 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들은 목 자의 . 

동이나 상처되는 말 등을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대답 였고 그 결과 

교 를 옮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응답 였다 따라서 청년 사역자들은 기본. 

적으로 목 자로서의 개인 신앙 관리에 철저 야 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

에 맞는 새로운 러다임의 목  리더십을 련 여 청년들의 신앙을 지도

야 다 또  지속가능 고 영 력 있는 청년부 사역을 위 서 청년 사. 

역자는 전문성을 배양 야 다 즉 재 청년들이 경 는 신앙적 어려움. 

이 무엇인지 명  악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그러  신앙적 어려움

을 겪는 청년들을 지도 고 상담  수 있는 사역 전문성을 상 야 다. 

이를 위 여 청년부 사역자들 간의 연대와 네 워  성을  배움의 ‘

공동체 를 성 고 사역의 전문성을 길러 나가야 다 재 국교  내’ . 

의 교 교 사역은 주로 유 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사역 위주로 구성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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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교 의 인적 물적 자원도 이러  부서에 주로 입되고 있다 그러. 

다 보니 청년사역은 교  내에서도 지원을 받기 든 구조이다 여기에 더. 

여 청년부 사역자들이 청년사역의 전문성을 배우고 련받을 수 있는 기

관 및 교육과정도 그리 많지 않아 결국 청년사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사역자들을 위  사역 네 워 를 구성 고 상  간 배움의 공

동체를 성 여 청년사역을 배우고 건강  청년사역을 위  정보공유를 

발 게 실천 야  것이다 이러  청년사역자들의 신앙적 인격적 교육. , , 

적 역량 강 는 결국 청년들의 신앙 성장에 직접적인 영 을 미 게 될 것

이다.

대 중심의 교 문  성4. 

청년 공동체가 건강 게 성장 기 위 서는 교  내의 전체적인 문 의 

개선 및 청년부 자체의 문 가 개선되어야  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에 의 면 청년들이 교 를 옮길 의 이 있거나 신앙자체를 떠날 의 이 

있는 요인에 영 을 미 는 공 요인으로 교 의 문 요인이 꼽 다 즉 ‘ ’ . 

청년들은 다른 청년과 비교되는 실  교 의 문 가 자신의 신앙과 맞, 

지 않음 직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비민주적인 의사소 청년들에게 관, , , 

심이 없는 것 같은 실로 인 여 교 를 옮기거나 신앙을 떠날 의 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위기 청년들의 경우 청년부 내에서 소 의 문. 

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끼리끼리 문 상처 주는 말로 인  교 를 , 

떠나거나 은 신앙을 기 고 싶은 의 을 드러낸 경우가 많다 박동규. 

는 청년부 쇠 의 원인 중 나가 바로 교 의 관심부족이(2014, 157-158)

라고 주장 다 이상 는 청년들이 교 를 떠나는 이유 중 나가 바. (2007)

로 적응 기 든 교 의 문  때문이라고 밝 고 있다 이는 교  전체적. 

인 문 가 청년들을 이 고 대 는 문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 

성 은 교 의 대  청년부가 청년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소(2008, 6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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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주는 공동체이기보다는 상처와 부담을 주는 공동체 라고 상기시 면서 ”

청년부 내의 문 가 사랑과 복의 공동체로 변 되어야 다고 주장 다. 

결국 국교 와 청년부가 청년들이 신앙생 을 잘  수 있는 부모의 

과 같은 역 을 야 는데 교 의 문  자체가 그러 지 못 여 청년들

이 적응 지 못 고 교 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부의 구조적인 징은 주로  교 에

서 오랫동안 신앙생 을  온 청년들이 청년부의 심적인 구성원이 된다

는 것이다 이러  교  문 는 같은 신앙문 를 경  청년들끼리는 매우 . 

강  결속력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 는 주

변인들이나 은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에게는 매우 높은 청년부 진입장

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 스스로가 개방적이고 대 는 문 를 만. 

들어 청년부 주변에 머무는 다수의 위기 청년들을 용 야 며  끼‘

리끼리 문 와 같은 쇄적인 문 는 대의 공동체로의 대전 이 요’ 

다 강문규 는 청년부 내에서의 밀  인격적 관계를  성숙. (2014, 416)

을 위 여 청년부 소그룹이 성 되어야 다고 주장 면서 소그룹은 그“

룹 구성원들 사이에 밀감과 안정감 그리고 소속감을 심어주는 과적인 

방법 이라고 주장 다 결국 신앙생 을 고 싶은 청년부를 만들기 위 서” . , 

는 역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소그룹 동을 성 고 교  전체가 청년

들을 대 는 문 적 구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요 다.

청년들의 자발적 신을 위  복과 안식의 요성5. 

건강  청년부를 만들기 위 서는 신앙에 대  내적인 동기부여를 갖도

록 야 며 이를 위  복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사역이 요 다 본 .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위기 청년들은 신과 관련된 요인 중에 청년들에게 

지나 게 신을 강요 는 문  때문에 교 를 떠나고자 다고 응답  비

율이 높았다 이는 신앙적 신 자체를 가르 는 교 의 가르 의 문제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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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신앙적 신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과도

 신앙적 신을 요구 는 교 의 문 에 대  실적 가로 보인다 또. 

동시에 소위 신앙이 좋은 청년들에게 과도 게 많은 청년부 및 교 의 , 

사역을 맡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낸 응답이라 겠다 이러  연구결과. 

는 이상 가 언급  대로 금을 강요 거나 과도  신을 강요(2007)

는 것이 청년들이 교 를 떠나는 이유라는 분석과 일 다 즉 신앙적으로 . 

성숙 지 않고 신앙의 내적인 동기부여가 온전 지 않은 상 에서 교 의 

많은 과업을 감당 다 보니 번아웃 상이 나 나거나 은 신(burn out) 

앙을 떠나는 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국교 의 구조상 고등 교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면 소위 배우는 ‘

구조 에서 섬기는 구조 로 입이 된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신  준비가 ’ ‘ ’ .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교 와 청년부에서의 섬김이 자발적이거나 

은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다 또 동시에 . , 

소위 교 에 잘 다니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과도  신을 요구  경우 그

것으로 인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야 는 의무로서 청년부 

사역에 임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 결국 청년들은 이러  부담스러운 . , ‘

청년부 를 더 부담스러워 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교 를 옮기거나 신앙을 ’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  상 에서 청년 공동체는 쉼과 안식 을 주는 . ‘ ’

공동체 복과 생명을 주는 공동체 로서의 역 을 감당 야 다 청년들, ‘ ’ . 

을 사역의 너로 인식 되 그보다 먼저 신앙적인 성숙과 영적인 복이 

되어야  성도로 인식 야 다 청년들의 종교적인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 

에 영 을 미 다 유지은 전예령 따라서 청년들에게 신앙( , , 2019, 298-300). 

적으로 안식과 안을 누리도록 도와야 며 이를  신앙과 삶에 만족

며 살도록 도와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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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VI. 

본 연구는 청년들의 교 이동 및 신앙생  기와 관련  인식도를 양적

연구 방법을  분석 는 논문이다 기독청년들은 다양  이유로 교 를 . 

옮기거나 신앙을 떠나려고 는 데  목 자 요인 청년 신앙공동체 요, 

인 개인신앙 요인 교  문  요인 신 강요 요인 등이 대 적인 요인들, , , 

이다 이로 인 여 많은 청년이 신앙의 고위 군에 속  있고 교 와 청년. 

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복을 위  노력이 요  상 이 되었다 국교. 

는 교 교를 중심으로 교육부서를 운영  왔는데 주로 유 부 유초등부, , 

청소년부까지의 교육체계에 집중  왔고 모든 교육적 역량을 이러  부서

들에 집중  왔다 그러나 안 깝게도 청년들에 관  관심이나 교육적 자. 

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교 는 교 를 . 

옮기거나 신앙 자체를 기 는 등의 신앙 고위 군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

고 있다 이와 같은 실에서 교 는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 

 교육을  개인의 경건생 을 복  수 있도록 야 다 청년들이 . 

자신의 신앙에 대  내적동기가 복되면 개인의 신앙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청년부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  교육 동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

여 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청년부 내에서 건강  신앙생 을 게 되는 

선순 으로 나 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  사역자들은 청년들에게 신앙의 . 

본질을 복시 주기 위 여 청년사역의 전문성을 길러야 며 동시에 자

신의 삶이 이원론적이지 않고 앎과 삶이 일 는 삶이 되도록 노력 야 

다 년대 이  점차 쇠 고 있는 국교 를 다시 살리고 영적인 . 1990

복을 이루기 위 서는 국교 의 리와 같은 청년세대를 건강 게 만

들어야  것이다 본 연구를  청년들이 교 를 옮기거나 신앙을 떠나. 

고자 는 요인을 발견 다 이제 속연구를  신앙고위 군 청년들이 . 

교 를 떠나는 네러 브를 분석  볼 요가 있으며 이를 대로 청년들의 

건강  신앙생 을 진단  수 있는 척도 개발과 실제 교 에서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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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새로운 청년부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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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of Korean Church Youth’s Church 

Movement and Giving Up on Christian Faith

Young Ju, Ham

Associate Professor, Chongshin University

Hyun Chul, Lee

 Associate Professor,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young adult ministry by analyzing the reasons why young people move to 

church and give up their faith. In this study, data from ARRC research in 

2021 were used, and 1017 youths(male: 409, female:608) nationwide were 

used as analysis targets. Through this study, the reasons for the intention of 

young people to move to church and give up their religious life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at young people in 

Korean churches left the church or gave up their faith due to the factor of 

pastor, the factor of youth community, the factor of personal faith, the factor 

of church culture, and the factor of compulsory devotion. Based on these 

results, five important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youth ministr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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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hurch, Young adult, Dilemma, Faith life, Church move,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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