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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초록

일간지 사설이 생산 는 종교 담론은 종교의 신앙 정체성 담론이기보다는 사  ‘ ’ ‘

관계성 담론이라  수 있다 사  관계성 담론으로서 개신교 담론에 대  이 는 ’ . 

국적 상 에서 진 되는 사  구조적 변동을 배경으로 새롭게 접근  요가 있

다 언론이 생산  공공 담론은 사 실 자체를 사실적으로 반영 기보다는 시공간. 

적 수성을 전제로 일정  가 와 잣대로 석된 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간. 

지가 생산  개신교 담론을 구성주의 관점으로 접근 다  사  구조적 변동으. 

로써 국적 상 을 세계 론으로 바라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간지 (Globalization) . 

사설의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여 세기 국 상 에서 사 와 개신교의 관계21

성을 성찰 는 것이다 사 언론이 생산 는 국 개신교 담론에 대  분석적 고찰. 

은 사 와의 건강  소 을 위  기초 작업이며 나님 나라를 구 는 기독교교육

의 실천적 역 과도 연결된다 근 년간 일간지 사설이 생산  국 . 18 (2004~2021) 

개신교 담론을 분석  결과 국사 와 국 개신교의 상 돌적 만남이 광범위

게 진 되고 있음을 발견 였다.     

본 논문은 년 월 제  소망신 럼에서 발  연구논문을 기초로* 2013 10 17 , 

근 년간 자료를 가 여 적으로 재분석  연구이다8 (2013.07~2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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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세계 담론분석 일간지 구성주의 국 개신교, , , , 

들어가는 말. Ⅰ

미디어와 종교가 독립적인 영역을 넘어 상 교차점이 증가 게 된 것은 

우리 사 만의 독  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이다 박진규( , 2008; 

이런 세는 세속  이론가들의 전망과 달리 Hoover & Lundby, 1997). 

년대 세계적인 종교부 을  종교가 사 에 중요  영 력으로 부1980

상 면서라고 본다 미디어와 종교 (Berger, 1999, 1-9; Carey, 2002, 1-3). 

간의 교차점이 증가 고 다양 지는 대적 상 에서 미디어는 종교의 역

에 대  사 적 인식에 있어 중요  역 을 담당 게 되었다 따라서 미. 

디어가 종교를 다루는 것은 당연 고  언론의 비 과 감시 그리고 문, 

 전수 역  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선영 종( , 2011, 662-663). 

교에 대  미디어의 역 은 주로 종교의 문제를 비 적으로 다루는 시사 

저널리즘 로 나 난다 박진규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종교를 ( , 2008, 112). 

중요  상으로 보도 게 된 계기는 년대 종교의 급성장 때문이며1970 , 

이 시기부  일간지 문 면에서 주  정기적인 종교면이 보도되기 시작1

다 이선영 본 연구가 주목 는 것은 세기 국적 상 에( , 2011, 662). 21

서 교 와 사  상 간의 관계에 대  분석이다 국 개신교가 사  . , 

구조적 변동에 어떻게 대응 고 있는지를 살 본다 이러  맥락에서 종교. 

에 대  담론은 종교 자체가 가진 신앙 정체성 담론이기보다는 사  관계‘ ’ ‘

성 담론이라  수 있다 동시에 사  관계성 담론으로서 개신교 담론에 ’ . 

대  이 는 세기 국 사 에서 진 된 사  구조적 변동을 배경으로 21

새롭게 접근  요가 있다  사  구조적 변동으로써 세기 국적 . 21

상 을 세계 론으로 바라본다 또 저널리즘 미디어는 그 (Globaliz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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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고정된 시각을 가졌다기보다는 시공간적인 수성을 전제 다는 구

성주의 입장을 견지 다 구성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언론에 의  생산된 . 

공공 담론은 사 실 자체를 사실적으로 반영 기보다는 일정  가 와 

잣대로 석된 실을 보여준다 윤철 박원 만( · , 2010, 564-566). 

은 뉴스의 선 과 배제를  실이 재구성된다고 보았(Tuchman, 1978)

다 기 린 은 언론의 인식 석 선 강조 배제 등으로 . (Gitlin, 1980, 7) , , , , 

재구성된 실이 지속적인 재 석 과정을 여 매체 담론이 조직 된다

고 였다 언론 보도 중  일간지 사설은 중요  이슈의 선 과 석. , 

결방안과 정책 제안 가  단 등을  여론을 수렴 는 동시에 창, 

는 기능을 다 채영 외 근래 저널리즘 연구에서 ( · , 2012, 252-253). 

언론의 정 적 성 에 따른 담론의 차이와 성을 도 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보수 언론으로 분류 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과 , , 

진보언론으로 분류 는 겨레신문과 경 신문 등에 대  대립구조로 분석

는 경 이 있다 김 진 정재철 사설은 스( , 2008, 1-5; , 2002, 322-323). 

레이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의견과 주장이 뚜렷 게 제시되기에 정 

담론에 대  분석에 과적이다 변동 박 수 김영기 또( · · , 2000, 191). , 

사설은 담론이 조직  된다는 면에서 사 와 교 의 관계성을 성찰 기

에 적  분석대상이라  수 있다 언론이 리성과 사 적 가  등을 기. 

준으로 종교의 사 적 역 을 규정 다면 박진규 우선( , 2009, 313-314; ·

김성 , 2015, 85-88). 개신교는 사 변  속에서 신앙 정체성을 견지 면 

서 성육신적 소 과 사명을 구 다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 “ , 

신문을 이라는  바르 의 말은 성경과 께 신문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

도인을 만드는 도구임을 강조 다 이성 오늘날 교 는 미( , 2021, 22-23). 

디어를  세상과 만나고 세상 또  미디어를  교 를 이 다 미. 

디어의 역 이 더욱 증가 는 시대 리스천 청소년이 사 와 소 면서 

건강  시민으로 성장 기 위 서는 나님 나라에 대  영성교육과 께 

뉴스를 보는 기본기와 성경적 가 관으로 비  수 있는 을 길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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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  맥락에서 박상진 은 교 교 가정 사  등과 께 미. (2011) , , , 

디어를 중요  국 기독교교육의 장으로 제시 고 김 숙 은 기독, (2013)

교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요와 실천적 사례를 제시 으며 김정준, (2016)

은 국교 가 지 야  가지 영성교육의 방  중 나로 미디어 리4

러시 영성교육을 제시 다 사 언론이 생산 는 국 개신교 담론에 대  . 

분석적 고찰은 사 와의 건강  소 을 위  기초 작업이며 나님 나라를 

구 는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역 과도 연결된다 언론 담론으로 바라보는 . 

국 개신교는 국교 의 개 성 본질성 개방성(reforming), (adfontes), 

등이 세기 (adiaphora) 21 국적 상 에서 어떻게 상 작용 는지를 성찰

는 문제이며 옥성삼( , 2021), 기독교교육의 중요  장 중 나인 미디어를  

비 적으로 이 는 작업이다.

     

  

이론적 배경. Ⅱ

사 구조변동으로써 세계   1. 

  

세계 는 사  전 영역에서 변 가 일상 된 실을 가(Globalization) ‘ ’

져온다 로나 데믹 등에서 경 듯이  지역의 변 가 . 19 (pandemic) 

세계와 상 작용 면서 예 이 어려운 역동적 사 를 가속 시 다 세기 . 20

말에 본격 된 세계 는 경제나 문  상에 국 된 것이 아니라 사 체계

의 구조적 변동이라  수 있다 사 자 앤서니 기든스에 의 면 세계. 

는 근대성 에 내 된 역동성의 결과이다 석 근(modernity) ( , 2004, 129). 

대성이 가진 역동성은 결국 일상 된 변 를 초래 면서 삶의 불 실성을 ‘ ’

증가시 다 근대성은 성찰성 시공간 원격 장소 귀속성 등 세 . “ ”, “ ”, “ ”

가지 역동적 메 니즘을 가지고 있다 석  ( 2003, 29-30; Giddens, 1990, 

근대성의 세 가지 메 니즘은 사 적 상 작용을 전 세계로 장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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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지역과 전 세계를 상 교차 시 다 석, ( , 2004; Giddens, 1990; 

세계 의 징적 양상으로는 첫째 국경을 넘는 교류1999; Tucker, 1999). 

의 성 와 상 의존성의 장을  지구촌 사 를 실 다 둘째 ‘ ’ . 

세계가 단일 사  및 단일 시장 됨으로 지역별 보  장벽은 무력 되고, 

무 에 가까운 글로벌 경쟁을  불 등과 빈곤의 사  양극‘ (social 

를 수반 다 조미영 셋째 세계 는 일방 이 polarization)’ ( , 2020, 382-383). 

아닌 상 작용적으로 진 되기에 지역별 다양성은 증가 되 차이점은 줄어

든다 석 이를 로버 슨은 글로 리제이션( , 2005, 37-38). ‘ (Glocalization)’ 

이라고 다 일례로 세계가 주목 는 의 (Robertson, 1992, 164-181). BTS

은 국 고유의 성인 국어와 국문  그리고 댄스와 랩 영어K-POP , 

와 뮤직비디오 글로벌 상이라는 지구적 준, (ARMY) (Global Standard) 

양식을 께 지녔다 넷째 중심 이다 중심적 과 가 만. ‘ (decentring)’ . 

이 아닌 주변적 요소가 중심을 압도 기도 며 일방 의 권위적 차별문, ‘

에서 상 소 의 차이문 로 변 다 변 가 일상 된 세계 는 전’ ‘ ’ . 

사 의 경 적 지식 과 산업사 의 전문가 지식 의 역 을 소시 고 변‘ ’ ‘ ’ , 

에 유연 게 대응 는 성찰적 지식 을 요로 ‘ (Reflexive knowledge)’

다 세계 론은 변 가 일상 된 세기 국적 상 에서 개. (Globalization) 21

신교와 사 의 만남을 이 는 유용  관점을 제공 다.

   

내용분석과 담론분석2. 

차배근에 의 면 내용분석 이란 메시지의 정  “ (contents analysis)

성을 객관적 ․ 체계적으로 분석 서 누가 ․ 왜 ․ 무엇을 ․ 어떻게 ․ 누구에게 전

달 서 어떠  과를 가져왔는가를 리 는 문 적 연구 방법의 나 이”

다 차배근 베럴슨에 의 면 내용분석이란 뮤니 이션( , 1990, 381-382). “

의 재적 내용 을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기술 는 (manifest content) , , 

연구방법이다 반면 담론분석 은 ”(Berelson, 1952, 18).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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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는 스 들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며 사 의 구조에 어떤 영 을 

끼 는지를 분석 는 것이다 담론분석은 내용분석에서 간과되기 쉬운 정 . 

사안의 정 과 맥락을 이 는 장점이 있다 담론 은 객관적 상 에 . ( ) “談論

대  체 과 인식의 정  과 방식 등을 제공 고 이를 위  일련의 지

식 및 정보 등을 생산 ․ 유 시 으로써 정세적 진리 과 를 갖는 것 으로 ‘ ’ ”

이 된다 김윤철 일간지 사설에 대  담론분석은 내용분석( , 1999, 23-40). 

과 병 될 때 연구의 객관성과 께 상 적이고 맥락적인 이 의 을 

장시  수 있다.  

선 연구3.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선 연구로 이원규 는 동아일보 와 조선(1993) < > <

일보 를 대상으로 년부  년 월까지 내용분석을 였다 이원규> 1948 1983 12 . 

의 연구를 기초로 여 장 근 은 년대 종교 관련 기사에 대  (2001) 1990

내용분석을 였다 이원규와 장 근의 연구방법을 이용 여 년대를 대. 2000

상으로  정 선 의 연구 그리고 년대를 대상으로  이 주(2010) 2010

의 연구는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만 개신교 담론(2021) . 

의 사 적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 는 데는 계가 있다 미디어와 종교의 . 

관계에 관  연구로 박진규 는 미디어의 종교 담론 생산에 대  문  , (2008)

엘리 의 담론적 정당 를 가지 감시와 비 기능 종교의 사 성 다원주5 - , , 

의 사  가 사 의 반영 글로벌 미디어를  선 경 로 분석 여 , , -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를 이 고자 다 이어서 박진규 는 미디어와 . (2009)

종교 관련 선 연구를 개괄 여 종교와 미디어의 교차점은 가지 유 로 7

정리 여 국적 상 에서  연구영역과 주제를 제작 및 생산 스‘ , , 

수용 및 소비 등 세 가지로 제시 다 이선영 과 우선 김성’ . (2011) · (2015) 

는 언론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 적으로 재분석 다 이선영 은 . (2011)

미디어가 종교 교리를 보도  경우 이성적 기준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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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영역에 대  이 와 배려의 윤리가 요 다고 제시 다 우선 김성. ·

는 년 아 간 선교단체의 랍 사건에 대  언론 보도의 레임(2015) 2007

을 도 고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 적 가 와 공동체 가 관 , 

등의 관점에서 도 된 레임을 비 적으로 재성찰 다 본 연구와 직접적. 

인 연관성이 있는 연구로는 국 개신교의 위기를 러다임 문제로 분석  

이 준 의 연구 그리고 세계 라는 사  구조적 변동의 관점을 제시(2011)

 석 김보영 민웅기 와 옥성삼 의 연구가 있다(2009) (2013) . ․ ․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Ⅲ

연구문제1. 

본 연구는 세기 국적 상 에서 일간지 사설이 생산  국 개신교 21

담론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  관계성 담론으로 분석 다 연구의 목적을 . 

도 기 위  년부  년까지 근 년간 일간지 사설에 대 여 2004 2021 18

내용분석 및 담론분석을 진 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신문은 조선일. <

보 동아일보 겨레신문 경 신문 등 가지 일간지를 선정 였다>, < >, < >, < > 4 .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년 월 일부  년 월 일로 였2004 1 1 2021 12 31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일간지 사설이 생산  세기 국 개신교 담론의 내용은 1: 21

무엇인가           ? 

연구문제 일간지 사설의 개신교 담론에는 어떤 성 을 담고 있는가2: ?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차이가 있는가 위주제           ?( )

연구문제 일간지 사설에 나 난 세기 국 개신교 지배담론은 3: 21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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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국 개신교 담론의 비  잣대는 무엇인가4: ?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위주제           ?( )

연구문제 사 관계성 담론으로서 국 개신교 담론의 성은 무엇5: 

인가           ?   

         

자료수집 절차2. 

본 연구는 년 월부  년 월까지 년 동안의 일간지 사설2004 1 2021 12 18

을 대상으로 다. 

차 분석은 년 월 월 차 분석은 년 월 1 2013 7 ~8 (2004.01~2013.06). 2 2021 3

월 두 차례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 고 분석 였다 분~4 (2013.07~2021.12) . 

석에 요  신문 기사를 기 위  조선일보 는 조선일보 아 이브 < > ‘

웹사이 를 동아일보 겨레신문 경 신문 은 (archive.chosun.com)’ , < >, < >, < >

국언론진 재단이 운영 는 빅 인즈 를 이용 였다‘ (bigkinds.or.kr)’ . 

본 연구에서는 두 곳의 데이 베이스를 이용 여 모집단 접근법을 바

으로 본을 수집 였다 검색은 각 데이 베이스시스 을 이용 여 제목. , 

본문 주제어에  번이라도 기독교 개신교 교 목사 예배 등의 단, ‘ ’, ‘ ’, ‘ ’, ‘ ’, ‘ ’ 

어가 들어간 사설을 검색 였다 차 분석에는 총 건의 사설이 채 되. 1 100

었고 차 분석에는 총 건의 사설이 채 되었다 일간지별로 구분 면 , 2 154 . 

차 분석에서 조선일보 건 동아일보 는 건 겨레신문1, 2 < > 71 , < > 75 , < > 124

건 경 신문 건 등 총 건의 본을 였고 종적으로 조, < > 144 414 , <

선일보 건 동아일보 건 겨레신문 건 경 신문 건 등 > 42 , < > 43 , < > 90 , < > 79

계 건 의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254 (61.4%) . 

다. 

첫째 제목과 내용 중 기독교 개신교 교 목사 예배 라는 단어가 ‘ ’, ‘ ’, ‘ ’, ‘ ’, ‘ ’

들어가 있는 사설을 본  였다 둘째 개신교 관련 워드가 된 . 

사설이라 도 단순 언급의 경우 제외시 다 셋째 개신교와 무관  주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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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라도 개신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이나 사례가 제시된 사설은 

시 다.

분석방법3.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기 위  분석 절차와 방법은 차례 모두 동일  2

조건으로 진 였다 빅 인즈의 경우 기존 인즈 에 빅데이. (kinds.or.kr)

 분석기법을 가 여 년 월 일 서비스를 개 지만 본 논문의 2016 4 19 , 

담론분석에 영 을 주는 변 는 아니다 먼저 내용분석 을 . (content analysis)

 개신교 관련 사설 건수 빈도 유 별 분 도 보도 성  등을 살 보, , , 

았다 사설의 제목과 내용을 력 여 면밀 게 숙독 및 검  결과 주제. 

유목으로 대분류는 교 와 사 두 영역으로 구분 였다 교 는 교  ‘ ’ ‘ ’ . ‘ ’

본연의 신앙 동과 관련된 영역이며 사 는 교 리스천 목 자 등이 , ‘ ’ , , 

사 일원으로 동 면서 사  전반 정 경제 사 문 과 관련된 영역이( · · · )

다 세부 유목으로 교 에는 교 개 교 문제 성직자 외선교. ‘ ’ ‘ ’, ‘ ’, ‘ ’, ‘ ’, 

신앙 등 개로 구분 였다 사 영역의 세부 유목으로는 정 경‘ ’ 5 . ‘ ’ ‘ ’, ‘

제 사 문 교육 등 가지로 구분 였다 따라서 전체 사설의 세부 ’, ‘ ’, ‘ ’, ‘ ’ 5 . 

유목을 가지로 제시 였다 세부 요목별 사설의 비  잣대는 윤리성10 . , 

리성 사 적 가 보 적 가  등 가지로 유 였다 비  잣대 가지 , , 4 . 4

유목의 경우 선 과 같이 다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 배 적 독‘ ’ , 

립적 분류 원 에 일부 상 되는 문제가 있지만 각 유목의 범위를 규정, 

고 상위와 위 등의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념의 잣대를 우선 

적용 였다 예를 들어 종교사 과 사 법 개정 문제는 인권과 자유라는 보. 

적 가 상 존중과 이성적 단 등 리성이라는 잣대로 볼 수 있지만, , 

무엇보다 우리 사 의 법과 법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 적 가 를 

심적인 잣대로 보았다 또 각 사설의 논거에서 여러 가지 비  잣대가 . , 

중복되어 사용되는 사설의 경우 심 주제와 개신교에 대  구체적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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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중심 잣대를 기준으로 구분 였다 사설 성  분류는 보도 도. 

에 많이 사용 는 긍정 부정 중립 의 가지로 분류 였다‘ , , ’ 3 .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Ⅳ

연도별 사설 1. 

연도별 사설의 은   와 같다1 , 2 .〈 〉 〈 〉

 연도별 사설 년 월 년 월< 1> 1 (2004 1 ~2013 6 )

목 

연도
주요사설 주제 심이슈

2004

시국선언 정부정책전반- ( )

개신교 범 이라  병 김진- NGO , ( )
종교사

종교교육 ( )

서울시봉
종교사 구국기도 기총시위 서울시봉 색깔론- , , , , 

종교사 서울시봉- , 

2005

없음 *

.목사의 기독교비- 

부동산 기 개 미국복음주의- , 

2006

아 간 종교 사- 

없음  *

사 법재개정종교사 다빈 드 강원룡목사- , , 

사 법 재개정 목 세습 김 도목사 다빈 드- , , , , 

미국교  산장려운동  

2007

아 간 선교- 

아 간 선교 사 법 재개정- , 아 간 선교

종교사아 간 선교- 

이랜드노조 종교사 아 간 선교- , , 

2008

종교간 소- 

중동문 원 대 령 종교 정부 종교- , , 대 령종교

 중동문 원 정부의 종교 대 령의 종교- , , 

시국성명 대북정책 대 령종교 기총 대 령찬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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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점선 위는 조선 동아 순이며 점선 아래는 겨레 경  순 * , , , 

 연도별 사설 년 월 년 월< 2> 2 (2013 1 ~ 2021 12 ) 

목 

연도
주요사설 주제 심이슈

2013

반기( )

교 세습- 

종교인 과세- 
교 세습 

종교인과세
없음- ( )

2014

세월 와 구원 이석기- , 

성지순례 러 세월 와 구원 문창극 인선- , , 
성지순례 러

세월 와 구원

극우 기독교인

인선
성지순례 러박상증문창극이인 동성애종교인과세- , , , , ,

성지순례 러 박상증 문창극 김성주 애기봉 점등- , , , , 

목 

연도
주요사설 주제 심이슈

2009

- WCC

없음 *

없음 *

종교간 공존- 

2010

김 성 목사 미담- ( )

상렬목사 방북 박상증 목사 북세력 비- , ( )
봉은사땅밟기

봉은사 땅 밟기 - 

없음  *

2011

없음  *

이슬람채권법- 

이슬람채권법

대 교 정  

개입 

대 령 심

기도 

기총돈선거

대 교  정 선동 정 교  선관위 감시 교 매매- , , , 

목사설교망언 국참사 대 령 심기도 이슬람채권법  ( ), , 

대 교  정 개입 러와 근본주의신앙 목사직 매매- , , , 

구멍 뚫린 금봉 기총돈선거 이슬람채권법  , , 

2012

교단법 개정 교단총  목 세습 목 자납세운동- , , , 

진 론 교교육- 

교단법 개정

진 론 교

교육 

성직자 납세

미국근본주의기독교 진 론과 창조론 성직자 소득과세- , , 

교단법 개정 목 세습 교 철 철거 종교인 과세- , , , 

2013

상반기( )

없음  *
차별금지법

동성애( )
차별금지법 조용기 목사 부자와 교 사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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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점선 위는 조선 동아 순이며 점선 아래는 겨레 경  순* , , , 

년 월부  년 월까지 대 일간지 사설빈도가 높은 시기는 2004 1 2021 12 4

등 가지이다 빈도가 높2007~2008, 2011~2012, 2014, 2020 4 . ① ② ③ ④ 

은 시기별로 주요 담론은 아 간 선교 대 령 종교 대 교  , , ① ② 

정 개입 교  문제 세월 와 구원 보수 기독교인 종교인 과세, , , , ③ ④ 

로나 사 전광 과 사랑제일교 교  세습 동성애 등이다, , , . 

목 

연도
주요사설 주제 심이슈

2015

일교 세무조사 세월 세금납부결의 기장- , , ( )

민노총집 북 지령 목사- ( ) 극우 기독교인 

교 변 세습 운동 교안 애기봉 등- 3.1 , , 

교안 종교지배 교 변 세습- , , 

2016

없음- ( )

목사 딸 사- 
목사 딸 사

종교인 과세

명성교  세습
목사 딸 사 종교인 과세 명성교  세습- , , 

목사 딸 사 성규- , 

2017

없음- ( )
명성교 세습

종교인 과세
명성교  세습 종교인 과세- , 

종교인 과세- 

2018

없음- ( )
목사 

그루밍성 력
없음- ( )

이재록 목사 그루밍 성 력- 

2019

없음- ( ) 종교인 과세

전광 기총( ) 

막말

명성교  세습 

종교인과세전광 막말 명성교 세습 김진- , , , 

종교인과세북 교 지원전광 기총막말 교안- , , ( ) , 

2020

대구신천지 로나사 전광 사랑제일 기총집- , , ( , , )

대구신천지 로나사 전광 사랑제일 기총집- , , ( , , )

대구 신천지

로나 사

전광 과사랑제일

교 사

동성애와이동 목

사

대구신천지 로나사 전광 집 구속사랑제일교- , , ( , , ,

기총 교안 가짜뉴스 동성애 이동  목사  ), , , 

차별금지법 대구신천지 로나사 전광 집 사랑- , , , ( ,

제일교 막말 인 동성애 이동  목사  , ), , , 

2021

없음- ( ) 인 과 

선교 집단감IM

염 

없음- ( )

인 집단감염 선교 집단감염오미 론 목사거짓말- ,I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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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문사별 사설 건수 년 월 년 월< 3> (2004 1 ~2021 12 ) ․ 

사설의 빈도수를 일간지 성 으로 구분 면 진보 성 의 겨레신문 90

개와 경 신문 개 등이며 보수 성 의 조선일보 개와 동아일보 개 79 , 42 43

등이다 사설 빈도수는 진보 성 이 보수 성  신문보다 약 두 배 정도 많. 

이 나 났다 사설의 빈도를 정권별로 구분 면 노무 년 개. (2004~2007 ) 46 , 

이명박 년 개 박근 년 개 문재인(2008~2012 ) 51 , (2013~2016 ) 55 , (2017~2021

년 개 등이다) 108 . 

년의 사설빈도가 증  것은 로나 및 전광  목사 관련 영2020 19 

이 게 작용 다 연도별 빈도수가 높게 나 난 는 년 개. 2007 (19 ), 2011

년 개 년 개 년 개 등이며 사설의 빈도수만으로 보면 (16 ), 2014 (27 ), 2020 (88 ) , 

신문 성 별로 발생 시기의 차이는 지 않다 문재인 정권 시기 로나. 19 

변수를 제외 면 정권별 발생 빈도의 차이 역시 미미 다 지난 년간 시. 18

기별 사설빈도의 유의미  성은 정권 전반기보다 정권 반기에 높게 나

나는 경 이 있다. 

사설의 유목분류2. 

사설에 대  주제유목의 분류는 먼저 교 와 사 두 영역으로 대분류‘ ’ ‘ ’ 

였다 주제유목의 대분류 기준으로 교  유목은 주된 내용과 관점이 교  . 

본연의 신앙 동 그리고 교  내부 동과 관련된 것으로 교 의 조직 신, 

연도

신문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조선 1 . 1 5 1 1 2 1 5 1 3 3 . . . . 18 . 42

동아 2 . . 4 5 . 2 3 1 1 5 1 2 . . . 17 . 43

겨레 7 1 4 3 6 . 1 6 3 3 13 3 3 3 . 4 28 2 90

경 2 2 7 7 3 1 . 6 4 . 6 3 2 3 1 4 25 3 79

계( ) 12 3 12 19 15 2 5 16 13 5 27 10 7 6 1 8 88 5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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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신앙 동 교  정 등과 관련 다 대분류의 사  유목은 교 와 사, , . 

와의 관계에서 발생 는 사  각 영역별 이슈들을 담고 있다. 

 사설의 유목분류< 4> 

대
분
류

세목분류 기간 주요사설 내용

교

교 개

성경가 , 

개 적 동   

04.01~
  13.06

교단법 개정 세습방지 목 세습 개( ), 

부동산 기 개 십자가 철  철거 등, 

13.07~
  21.12

대 교  북 지원

교 문제

교 및종교  

문제들 

04.01~
  13.06

목 세습 교단법개정 목사직매매 교 매매, , , ,

기총돈선거 사유 및조세 금봉  , , 

13.07~
  21.12 명성교  부자세습 종교 럼 종교지배, , ,

성직자

목 자사고 

사건 가 , ,

04.01~
  13.06

김 도목사 유죄 결 대 교 목사 망언( ), ( ),

김진 목사 이라 병설교 강원룡목사 계( ), ( )

13.07~
  21.12 이재록성 력 목사그루밍성 력, ,

외선교

외선교 

동  

04.01~
  13.06

여권법개정 외선교, 

아 간선교문제 미국근본주의신앙 , 

13.07~
  21.12

.

신앙

교 내신앙 

노선 색깔 ,

04.01~
  13.06

종교간소 봉은사땅밣기WCC, , , 

러와극단주의신앙 대 령의 심기도, 

13.07~
  21.12

성지순례 애기봉점등 이동 목사징계, , ,

목사 딸 사 장예배, 

사

정

정부 법 , ,

선거 공 ,

직자 집 , ,

정 동 

04.01~
  13.06

시국성명 북세력 종교 정부종교 서울시, , , ,

봉 대 교 정 개입 색깔론 미국보수주의신앙, , ,

13.07~
  21.12

러 문창극 박상증 이인 교안 김진 교 정, , , , , ,

일교세무조사 전광 기총사랑제일 집, , ( , ) /

막말 

경제

경제 동 , 

세금 등 

04.01~
  13.06

목 자 세금납부운동 이슬람채권법, 

성직자 과세 이랜드노조,

13.07~
  21.12

종교인 과세 기장 세금납부결의, 

사

과 생명 , ,

경 시민 ,

운동 사건 , ,

보건 전염병,

04.01~
  13.06 산장려운동 개신교 범 차별금지법, NGO , 

13.07~
  21.12

세월 와유병언 차별금지법 운동 이동 대구신, ,3.1 , ,

천지 로나사 전광 집 로나 인 선, , ( / ), ,IM

교 사랑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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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관련 세부 유목은 교 개 교  문제 성직자 외 선교 신앙, , , , 

 등 가지 그리고 사  관련 세부 유목은 정 경제 사 문 교육 5 , , , , 

등 가지로 분류 여 총 가지 세부 유목으로 유 였다 일간지 사설5 10 . 

을  생산된 개신교 담론의 유목은  두 가지에 집중되어 나 나지 않

고 각 유목 별로 다양 게 나 났다 세부요목별 담론은  와 같다. 4 .〈 〉

 유목분류별 신문별 사설 수< 5> ․ 

대분

류
세목분류

사설 수

조선 동아 겨레 경 계 % 계

교

교 개 3 . . 4 7 2.7

62

교 문제 2 . 6 7 15 5.9

성직자 1 1 2 2 6 2.4

외선교 7 3 4 4 18 7.1

신앙 2 3 5 6 16 6.3

사

정 7 11 29 20 67 26.4

192

경제 2 4 6 7 19 7.5

사 18 18 27 22 85 33.5

문 . 1 5 1 7 2.7

교육 . 2 6 6 14 5.5

계 42 43 90 79 254 100.0 254

대
분
류

세목분류 기간 주요 사설 내용

사

문

방송 영 , , 

자유,

04.01~
  13.06 중동문 원 다빈 드 기총 시위 방송, , ( )

13.07~
  21.12

애기봉 성 리

교육

교 종교교,

육 사 법,

04.01~
  13.06

사 법 재개정 진 론 교교육, ,

종교사 종교교육, 

13.07~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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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 유목별 빈도수를 살 보면 대분류는 교  본연의 동과 관련된 , 

사설이 개 사 와 관련된 사설이 개 로 사 와 관련된 62 (24.4%), 192 (75.6%)

사설이 약 배 정도로 높게 나 났다 신문사의 성 으로 보면 보수 성 의 3 . 

신문은 교  영역의 사설이 개 사  관련 사설이 개 이22 (25.9%), 63 (74.1%)

며 진보 성 의 신문은 교  영역의 사설이 개 사  관련 사설, 40 (23.7%), 

이 개 등으로 나 났다 따라서 일간지 사설은 교  본연의 129 (76.3%) . 

동보다는 교 의 사  관련된 동에 씬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  관계‘

성 담론의 성이 강 다 이러  일간지 사설의 관심은 신문사 성 별로’ .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났다 세목 유 별로 살 보면 지난 년간 . 18

개신교 관련 많이 다루어진 사설의 세부분류 순서는 사 정(33.5%), 

경제 외 선교 신앙 교  문제(26.4%), (7.5%), (7.1%), (6.3%), (5.9%), 

교육 교 개 문 성직자 등이다 조선일보(5.5%), (2.7%), (2.7%), (2.4%) . < >

에서 빈도가 높은 세부 유목은 사  개 정  개 외 선교 개 등이18 , 7 , 7

다 동아일보 에서 빈도가 높은 세부 유목은 사  개 정  개 등이. < > 18 , 14

다 징적으로는 세부 유목 중 교 개 과 교  문제에 대  사설이 없다. . 

겨레신문 은 교  개 와 사  등으로 교  본연의 < > 17 (18.9%) 73(81.1%)

동보다는 사  관련 사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 났다 경 신문 의 빈도. < >

가 높은 세부 유목은 사  개 정  개 교  문제 개 경제 개 등이22 , 20 , 7 , 7

다 징적으로는 가지 세부 유목 모두에 대 여 사설이 있다. 10 .

     

신문사별 사설 성3. 

대 일간지의 개신교 관련 사설 방 은 긍정 개 부정 개4 18 (7.1%), 197

중립 개 로 전체적으로 부정적 성 의 사설이 절대적이(77.6%), 39 (15.3%)

다 사설의 성 은 일간지의 성 별 차이보다는 신문사별 차이가 있는 것. , 

으로 나 났다 보수 성 의 조선일보 는 긍정 성 과 중립 성. < > (21.4%)

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며 부정 성 은 상대적으로 낮게 (31.0%)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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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났다 진보 성 의 경 신문 과 겨레신문 그리고 보수 성 의 동. < > < > <

아일보 등은 부정적 성 이 매우 높고 긍정 성 이 매우 낮게 나 났다> . 

동아일보 는 긍정 성 이 로 가장 낮지만 중립성 이 로 진보 < > 2.3% , 18.6%

성 의 신문에 비  중립 성 의 비율이 높고 부정 성  비율은 좀 낮게 

나 났다 진보 성  중에서 겨레신문 은 부정 성 이 로 가장 높. < > 88.9%

게 나 났고 중립 성 이 로 가장 낮게 나 났다 이를 서 조선, 7.8% . <

일보 와 겨레신문 의 성 이 명  대조를 보이며 동아일보 와 경> < > , < > <

신문 은 유사  을 보였다> .

 신문사별 사설 성  < 6> 

 세부유목별 신문사별 사설의 방< 7> 

성

신문사

긍정 부정 중립 계

사설 % 사설 % 사설 % 사설 %

조선일보 9 21.4 20 47.6 13 31.0 42 16.6

동아일보 1 2.3 34 79.1 8 18.6 43 16.9

겨레 3 3.3 80 88.9 7 7.8 90 35.4

경 신문 5 6.3 63 79.8 11 13.9 79 31.1

계 18 7.1 197 77.6 39 15.3 254 100.0

대
분
류

세목
분류

총
사
설

사설
성

사
설

비율
(%)

신문사별

조선 동아 겨레 경

교

교
개

7

긍정 6 85.7 3 . . 3

부정 1 14.3 . . . 1

증립 . 0 . . . .

교
문제

15

긍정 . 0 . . . .

부정 14 93.3 2 . 6 6

중립 1 6.7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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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담론의 비  잣대4. 

대 일간지 개신교 관련 사설의 비 은 윤리성 리성 사 적 가 보4 , , , 

적 가  등 가지 기준으로 유 였다 사설에 나 난 국 개신교에 4 . 

대
분
류

세목
분류

총
사
설

사설
성

사
설

비율
(%)

신문사별

조선 동아 겨레 경

교

성직
자 6

긍정 3 50.0 1 1 1 .

부정 3 50.0 . . 1 2

중립 . . . . . .

외
선교

18

긍정 . 0 . . . .

부정 16 88.9 6 3 4 3

중립 2 11.1 1 . . 1

신앙
16

긍정 1 6.3 1 . . .

부정 14 87.5 . 3 5 6

중립 1 6.2 1 . . .

사

정 67

긍정 3 4.5 . 2 . 1

부정 56 83.6 4 7 28 17

중립 8 11.9 3 2 1 2

경제 19

긍정 2 10.5 2 . . .

부정 13 68.4 . 3 6 4

중립 4 21.1 . 1 . 3

사 85

긍정 5 5.9 2 1 1 1

부정 62 72.9 8 16 21 17

중립 18 21.2 8 1 5 4

문 7

긍정 1 14.3 . . 1 .

부정 6 85.7 . 1 4 1

중립 . 0 . . . .

교육 14

긍정 . 0 . . . .

부정 12 85.7 . 1 5 6

중립 2 14.3 . 1 1 .

계 232 232 100.0 37 43 8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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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식과 비 의 기준은 사 적 가 가 로 거의 절반을 차지 는 43%

것으로 나 났다 다음으로 리성 리주의 기준에 따른 비 이 이며. ( ) 34% , 

윤리성과 보 적 가 는 각각 와 로 비중이 낮은 이다 신문사별17% 6% . 

로는 조선일보 와 다른 개 신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는 < > 3 . 

리성이 가장 중요  비  잣대이고 다음으로 사 적 가 윤리성 보, , , 

적 가  순서이다 다른 개 신문은 모두 사 적 가 리성 윤리성 보. 3 , , , 

적 가  순으로 사 적 가 가 가장 중요  비  잣대로 나 났다 사설. 

의 가 부정적 성 임을 고려  때 국의 개신교는  자되는 윤73%

리성 문제보다는 세기 국적 상 에서 우리 사  가 에 부 되지 않는 21

반사 적이고 비 리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비 받는 것으로 나 났다.

 사설의 비  잣대< 8> 

 신문사별 비  기준별 사설 수 < 9> ․ 

비  기준 세부 내용

윤리성
사유 기득권 배금주의 성적 락 교 세습  , , , , 

사기 살인 무고 베임 령 , , , , , ,

리성
과 적 사고 이성적 단 상식 논리 , , , 

공정성 성 중립성 객관성 , ( ), 

사 적가
 법질서 준법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교분리 다종교사, , , , , 

민족성 역사성 주권 다문 사 공공질서 공익    , , , , , 

보 적가
인권 선 자유 생명 등 , , , , , 

경 공공 , 

신문사

비 기준
조선 동아 겨레 경 계 비율(%)

윤리성 11 6 14 13 44 17.3

리성 16 12 15 13 56 22.0

사 적가 13 24 54 45 136 53.6

보 적가 2 1 7 8 18 7.1

계 42 43 90 79 2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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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준거별 신문사별 사설내용< 10> 

신문

비 준거
조선 동아 겨레 경

윤

리

성

교단법개정
총
세습 개, 
목 자납세운동

.
조용기목사 부자비리
교 매매 구국기도/ 
종교사

교단법 개정
세습 개 금봉/
부동산 기
목사직 매매
김 도목사유죄

교 개
세습금지( )

구원 와 유병언
대구 신천지
신천지 방역방
교  집단감염

명성교 부자세습
종교인과세 대구신천/
지

교안 전광 가짜뉴/
스
오미 론 목사 거짓말

종교지배
교  변 세습
성직자그루밍 
성 력
대구 신천지

리

성

여권법개정
총WCC 

아 간선교

진 론교육
이슬람채권법
중동문 원
아 간 선교

대 령종교
아 간선교 차별금지/
법
중동문 원 다빈/
드
이슬람채권법 색깔론/
미국기독교근본주의
진 론 봉은사땅밣기/

극단적 신앙
아 간선교
다빈 드
이슬람채권법
십자가철 철거

대구신천지사
로나 사

성지순례 러
대구 신천지
교  집단감염

박상증 임명
대 교 로나음모론
이동  목사 징계

성지순례 러
문창극 보도
애기봉 리점등
전목사막말
차별금지법

로나 방역

사

적 

가

다종교사
산장려운동

시국선언

정부 종교
대 령 종교
사 법 재개정

북세력 비
이슬람채권법
개신교NGO
김진 목사 설교 

대 교  정 선동
기총집 방송( )

성직자 과세
종교사
서울시봉
대 령 심기도

대 령 종교
서울시봉
이랜드노조
대 교  정 개입
시국성명 종교사/
사 법 재개정
목 세습

산장려운동

세월 와구원
세금반부결의

로나사
전광 집 /
집단감염 

종교인과세
문창극 발언

로나 사
교  집단감염
부 절 장예배
전광  집 막/
말

문창극 박상증이인. ,
대  종교

종교인과세 운동/ 3.1
극우기독교인 

로나사 감염 방역( , )
전광 집 막말( / /
감염)
사랑제일교 사

박상증 교안, 
종교인 과세
극우 보수기독교 
고로나사 교 대응
전광  집 막말/
사랑제일교 사
인 선교/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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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담론 주제별 유  및 징분석5. 

년부  년까지 건의 일간지 사설에 나 난 개신교 담론의 2004 2021 254

내용분석을 대로 빈도수 중심으로는 가지 주요 담론이 되었다 가, 9 . 9

지 주요 담론을 교 와 사 로 나누어 볼 때 교  영역에는 공격적 선교 ‘ ’ ‘ ’

동 건 목 자 일 건 교  변 세습 건 등이며 사 영역은 (17 ), (12 ), (10 ) , 

로나 사 건 전광  목사와 사랑제일교 건 극우 기독교인 건(58 ), (38 ), (23 ), 

종교 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건 종교인 과세 건 등이다(21 ), (14 ), (13 ) .

기 린 이 제시  담론의 채 과 배제라는 관점에서 살 보면 조(1980) <

선일보 는 종교사 과 종교자유 대 교 의 정 개입 목 자 일 동성애> , , , 

와 차별금지법 극우 기독교인 종교  등의 담론을 배제 였다 동아일, , . <

보 는 교  변 세습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담론은 배제 였고 극우 > , , 

기독교인 목 자 일 종교인 과세 등의 담론은 제 적으로 채 다, , . <

겨레신문 은 대구 신천지를 제외  세월 와 구원 인 과 선교  > , IM 

등을 담론에서 배제시 다 경 신문 은 곳 일간지 중 개신교 담론의 채. < > 4

 범위가 가장 넓고 주요 개신교 담론에서 배제 는 담론이 없으며 담론, , 

별 채  비중이 비교적 균 감 있게 나 났다. 

일간지의 개신교 담론에 대  이상의 분석을 여 몇 가지 징이 도

되었다 첫째 개신교 담론은 교  본연의 동보다는 사 관계성 담론이 . 

우세 다 둘째 개신교 담론은 교  영역에서는 공격적 선교 와 교 변. ‘ ’ ‘

세습 담론이 사 영역에는 로나 사 와 극우 기독교인 담론이 심 ’ , ‘ ’ ‘ ’ 

신문

비 준거
조선 동아 겨레 경

보

적 

가

김 성목사미담
설교 망언
강원룡 목사의 삶

종교간 소
미국 성명NCC 
미국기독교근본주의

위안부쉼 지원 목사 딸  사
성지순례 러
성소수자 동성애( )
목사 딸 사

김성주 동성애차별/
목사딸 사
대 교 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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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으로 나 났다 셋째 개신교 담론은 보수 성  언론보다는 진보 성  . 

언론이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넷째 개신교 담론의 성 은 부정적 담론이 . 

강 다 다섯째 로나 데믹은 개신교 담론의 급증 및 부정 성 을 높. 19 

였다 여섯째 사설의 성 은 일간지의 성 별 차이보다는 신문사별 차이가 . 

강 다  조선일보 와 겨레신문 은 강  대조를 보였고 동아일. < > < > , <

보 와 경 신문 은 유사  을 보였다 일곱째 담론의 채 과 배제 > < > . 

면에서 보수 성 의 신문은 동성애 교  변 세습 등의 담론을 배제 였, 

고 목 자 일 극우 기독교인 종교  등의 담론 채 은 제 적이었, , , 

다 반면 진보 성 의 신문은 보수 성 이 배제 거나 제 적으로 채  . 

담론을 적극적으로 채 여 대조를 이룬다 여덟째 담론의 비  기준은 사. 

적 가 와 리성이 지배적인 비  기준으로 나 났다.

나가는 말. Ⅴ

일간지가 생산 는 종교 담론은 신앙 정체성 담론 이 아닌 사  관계성 ‘ ’ ‘

담론 이다’ . 

사  관계성 담론은 정 시공간의 경을 배경으로 여 언론의 시각으

로 매개된 실이라는 구성주의 관점과 연계되어 (Social Constructivism)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국 개신교 담론은 세계 라는 사. (Globalization)

 구조적 변동을 배경으로 다 본 연구는 세기 국적 상 에서 국 . 21

개신교와 국 사 의 관계성은 분석 는 것이다 국 개신교는 국 근대. 

와 궤적을 께 면서 제도권 종교 중에서 사 와 가장 밀접 고 역동적

인 관계를 성  왔다 국 개신교는 구 말 전래 이  년대 산업  . 1980

시기까지 시대적 역 을 수 며 사 와 상 력적인 관계를 유지 다. 

이  민주  시기를 거쳐 년대 이  본격 된 세계  시기에 사 와의 1990

갈등 관계로 전 되었고 세기 들어서는 갈등이 강 되는 경 이다 세, 2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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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들어선 국 개신교는 마이너스 성장의 경 과 교  안 의 여러 도전

에 직면 지만 사  구조적 변동에 적응 지 못 으로 사 와 갈등적 관계, 

가 대 심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년 월부  년 월까지 년간 일간지 사설에 대2004 1 2021 12 18

 담론분석을  국 개신교 담론의 몇 가지 성을 도 였다. 

첫째 개신교 담론을 빈도순으로 보면 로나 사 전광  목사와 사랑, , 

제일교 극우 기독교인 종교 공격적 선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종, , , , , 

교인 과세 목 자 일 교  변 세습 등으로 나 났다 빈도가 높았던 시, , . 

기별 담론으로는 년 아  선교 대 령 종교 1) 2007~2008 , , 2) 2011 

년 대 교  정 개입 교  문제 년 세월 와 구원 보수 ~2012 , , 3) 2014 , 

기독교인 인선 종교인 과세 년 로나 사 전광 과 사랑제일교, , 4) 2020 , 

교  세습 동성애 등이다 둘째 심 담론으로 교  영역에서는 공격, , . , ‘

적 선교 와 교  변 세습 담론이 사 영역에는 로나 사 와 극우 기’ ‘ ’ , ‘ ’ ‘

독교인 담론으로 나 났다 셋째 교  본연의 동보다는 사  관계성 담’ . , 

론이 우세 다 넷째 개신교 담론은 보수 성  언론보다는 진보 성 에서 . ,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섯째 개신교 담론은 대부분 부정적 담론이다 여. , . 

섯째 로나 데믹은 개신교 담론의 급증과 께 부정 성 을 높였다, 19 . 

일곱째 개신교 담론의 성 으로 조선일보 와 겨레신문 은 강  대조를 , < > < >

동아일보 와 경 신문 은 유사  을 보였다 여덟째 담론의 채 과 < > < > . , 

배제 면에서 보수 성 의 신문은 동성애 교  변 세습 담론을 배제 였, 

고 목 자 일 극우 기독교인 종교  등은 제 적으로 채 다 반, , , . 

면 진보 성 의 신문은 보수 성 이 배제 거나 제 적으로 채  담론을 

적극적으로 채 는 대조를 보였다 아 째 담론의 비  기준은 사 적 . , 

가 와 리성이 지배적인 비  기준으로 나 났다.

일간지가 생산  개신교 담론의 분석적 고찰을 근거로 보면 국 개신교

는 세계 라는 세기 국적 상 에서 사 와의 능동적인 만남 및 리적 21

소 에 실 고 반사 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로 비 받는 것으로 나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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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  관계성 담론으로서 국 개신교 담론의 생산적 전 을 위 서는 . 

성서적 가 에 기초  교 의 정체성 복 운동 그리고 사 변동에 대  

성육신적 소 과 전적인 사역이 요 다 미디어의 역 이 더욱 증가. 

는 시대 기독교교육 장으로서 미디어에 대  이 와 교육이 강 되어야 

다 더불어 사 언론이 생산  국 개신교 담론을 분석적으로 고찰 으. 

로 뉴스를 이 고 성찰 는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

다 본 연구는 일간지 담론을  국 사 와 국 개신교의 만남을 구성. 

주의 관점에서 분석 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년간의 종단적 분석에. 18

서 일간지 네 곳의 사설을 대상으로 다는 면에서 결과의 일반 에는 

계가 있다 교 와 사 의 관계성 담론에 관  발전적 연구로 세상 문 에 . ‘

대  교 의 변 적 책임 을 넘어서 교 의 공공성 면에서 교 와 사 의 ’

상  변 개념에 기초 김승 옥성삼 다 제적 ‘ ’ ( , 2019, 399-401; , 2019)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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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Church based on discourse 
analysis of the daily news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Protestantism in the 21stCentury 
in Korea

Sungsam Oak 

Adjunct Professor,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religious discourse produced by the daily newspapers can be viewed as 

a ‘social-relationship’ discourse rather than a religion’s ‘faith-identity’ discourse. 

As a social relationship discours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hurch 

(Protestantism) discourse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structural changes in South Korea. The public discourse produced by the media 

shows a reality that has been interpreted with specific values and standards on 

the premise of Spatio-temporal specificity rather than the actual social reality. 

This research approaches the Korean Church discourses produced by the daily 

newspaper from a social constructionism perspective. Moreover, the globalization 

theory is especially highlighted due to the social structural change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purpose is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century Korean situation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in Korean newspapers.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Korean Church discourse produced by the daily newspapers over 

the past 18 years (2004-2021), it was found that various mutual conflicts betwee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were oc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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