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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인 관계성 성 및 상을 위  청

년기와 관계성에 대  발달심리 적 대 교육 신앙 및 영성적 면에서 정리 고, , , 

기독 청년교육 방안을 교육의 요소별로 제시 고자 이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관심을 주고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며 유대감과 소, , 

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 고 있을 때 성되는 것이다, . 

이는 기술 또는 기교가 아니라 삶의 도와 가 와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련이 요 다 청년기의 여러 발달과제들은 관계적인 면에서 공 점을 가지고 . 

있다 관계성은 청년 초기 대 생 의 만족도 대 생  적응 인성 진로결정 등의 . , , ,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 을 끼 다 인간의 실존과 신앙은 관계를  규정되고 . 

성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도 관계는 매우 중요 다 삶의 의미와 내면적인 . 

성장을 위  영성 발달도 공동체와 인과의 관계가 중요 게 작용 다 습자 및 . 

교육 경 면에서 관계에 대  욕구를 가진 습자 이 관계성 욕구 족에 있어, 

서 방 요인을 이 기 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 이 그리고 청년들의 관, 

계성이 일어나는 교육 경에 대  이 가 요 을 제안 였다 교사 면에서는 촉. 

진자 안내자 관리자 멘  등의 역 로의 변 를 제안 였다 교육목적 및 내용 , , , . 

면에서는 관계를 위  가르 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고 이를 위  교육내용을 , 

세 가지 관계의 유 과 각 유 에서 다루어야  주요 내용을 제시 였다 교육방법 . 

면에서는 상 작용을 일으 기 위  소 과 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는 

습자 중심의 집단 습 방법을 관계의 내용과 인지적 정서적 위적 차원에 따라, , , 

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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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육의 요소들을 고려 여 선정  것을 제안 였다 교육의 결과 및 가 면. 

에서는 교육계  단계 시 고려 던 것들이 실제 교육에 과적으로 수 되었는지 

인 다양  가 방법과 다각적인 면의 가 가 결과의 구체적 적용을 위  정, , 

리를 제안 였다.

《 주제어 》

관계성 청년 발달과제 기독 청년교육 신앙 , , , , 

들어가는 말I. 

인간이 어나서 죽기까지 삶의 모든 시기는  인간의 삶을 성 는데 

각 시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  것이다 청년기는 가정과 교의 울. 

리 안에서 의존적인 삶의 로부  독립적인 성년으로서 사 로 진

여 그 울 리를 장  나가는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진입 는 시기이다. 

갑작스럽게 발생  로나 가 장기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19

면에서 예상  못 던 일들이 발생 였고 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전염, . 

병의 산으로 반강제적으로 사 적 거리두기를 게 되어 인간관계에도 

여러 가지 변 가 일어나게 되었다 면대면 만남이 제 되다 보니 기존의 . 

경제 동이 위 되어 경기 체와 인 레이션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 고 

있다 로나 데믹의 영 으로 교 장에도 비대면 수업을 진 게 되. 

어 교사와 습자 간 습자 간의 제 된 상 작용과 소 으로 인  관계, 

성 성은 부족 고 사 적 고립감을 높이게 되어 업성 와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 을 미 고 있다 정( , 2022, 49). 

청년 시기에는 사 적 경이 장됨에 따라 구 이성 가족 등 기존의 , , 

관계에 대  재정립 새로운 다양  관계 성에 대  요구가 있지만 개인, 

주의 문 가 산됨에 따라 스스로 관계 성을 고 고립을 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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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보다 물질적 가 를 우선으로  성공을 우선시. 

는 사 의 영 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다 진윤 이러  전( , 2020, 104). 

반적인 상 은 독립적인 삶을 준비 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정적

인 영 을 끼 게 되어 연애 결 산을 기 는 삼 시대에서 인간관, , 

계까지 기 다는 사 시대에 이르렀다 청년 초기에 당 는 대 생들의 . 

스 레스를 유발 는 여러 요인 중 대인관계의 문제가 심각 다고 보고, 

였다 김연수 유상( · , 2012). 

청년기는 이전의 시기보다 여러 면에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일

어나야 다 그중 나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장 및 발달이다 인간은 . . 

어나면서부  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며 살아가면서 점점 다양  관계, 

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관계 성 및 발달은 인생의 . 

모든 단계에서 중요  과제이지만  청년기의 인간관계는 이 의 삶에

도 영 을 끼 기 때문에 더욱 중요 다고 볼 수 있다. 

버드 대 교 성인발달연구 에서 년부  년까지 년 동안 1938 2013 75

다양  계 의 사람들을 뽑아 그들의 삶을 적 며 관찰  버드 대 교 ‘

성인발달연구 를 수 다’(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Vaillant, 

연구의 목적은 연구 대상자들의 삶에서 건강과 성공을 이끌어 내는 2013).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이었다 인간 삶에서 무엇이 복을 결정. 

는가를 악 고자 였다 연구 결과 복  삶의 비결은 인간관계였다. . 

가족과 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 고 밀 게 좋

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일수록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 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독립 기 위 서는 업과 결  등의 성 야  

과제가 있다 그러나 대사 에서는 이러  과제들의 성 가 늦어지고 있. 

어 법적 성인됨과 진정  성인됨에는 차이가 발생 고 있다 아넷. (Arnett, 

은 성인됨의 인식에 대  실증 연구에서 자신의 동에 대  2000; 2004)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결정을  수 있는 심리적인 성을 성인됨의 

기준으로 인식 고 있다는 것을 발견 였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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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심리적인 성까지 지닌 성인기도 아닌 시기를 신생 성인‘

기 라는 시기로 명명  것을 주장 였다 아직은 완’(Emerging adulthood) . ‘

숙 지 않은 신생 성인 이란 의미에서 라고도 다’ ‘young adulthood’

장 숙 본 연구는 청소년기를 지나 아직 사 적인 과업이나 과( , 2000, 17). 

제를 수 지 못 는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고등 교를 졸업 고 

대 에 진  청년을 대상으로 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가 전보다 발. 

기도 고 인간관계 갈등도 많이 겪는 시기 권석만 이기 때문에 연, ( , 2006)

구 대상으로 삼고자 다. 

본 연구는 청년기와 관계성에 대  발달심리 대 교육 신앙과 영성적 , , 

면에서 문 연구를  살 보고자 다 이를 바 으로 관계성을 상. 

기 위  기독 청년교육 방안을 교육의 요소별로 제안 고자 다. 

청년기와 관계성II. 

관계성에 대  이  1. 

관계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관심을 주고받는, 

다는 느낌으로 소속의 욕구와 유사 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대를 강, 

고 안정적으로 성 려는 경 성이다 개인이 (Baumeister & Leary, 1995). 

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낌으로 개인이 인에 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도 자신을 배려 고 관심을 가진다고 느끼는 것이며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족되는 욕구이다(Ryan & Deci, 2000). 

관계성은 기본적이고 보 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기결정성에 영 을 미

는 유능감과 자율성과 께 만족되면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 는 요인 중 

나이다 자기결정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위에 대  스스로 조절이나 . ‘

제를  수 있느냐 인데 이는 내재적 동기에 영 을 미 다고 다 동기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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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방 을 결정지으며 동을 계속 게 는 작용 이다‘ ’ (Atkinson, 

어떤 정  동을 도록 방 을 갖게 며 지속적으로 그 1964, 274). 

동을 실 도록 강 는 것이다 박은 내재적 동기가 높다( , 2016, 7). 

는 것은 외부의 조건과 상 과 상관없이 스스로 성 고자 는 어떤 바

람직  동을 구 고 지속적으로 스스로 노력 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내재적 동기는 인간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 를 유도 다 이를 위  . 

자신이 어떤 동에 대  조절자임을 인식 는 자율성 자신의 동에 대  , 

자신감과 어떤 결과를 얻기 위  율적으로  수 있다고 인식 는 유능

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 적 관계 속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 

를 유지 는 관계성이 요 다 김아영( , 2010).

관계성은 단기간 내에 성되고 발달되는 어떤 기술 또는 기교가 아니

다 관계성은 삶의 도 은 가 와 관련되는 것이다 인과 공동체와의 . . 

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동으로 되는 위이다 초기 양육자와의 안정. 

적 애착 관계 성 밀  관계와 동료 및 사 와의 유대감 부정적인 정, , 

서인 우울감과 외로움 소속감 등과 관련있는 개념이다 이수진, ( , 2011, 906- 

따라서 어릴 때부  연결되어 온 여러 관계에서 성되어 내면 되어 907). 

외적으로 나 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발달시 기 위  련이나 습이 

요 다고 본다 이미식 이연수( · , 2015, 398). 

발달심리 과 청년기의 관계성 2. 

청년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연결 는 중요  시기로 이전보다 다양  

역 을 수 도록 요구받는다 업 진로 다양  인간관계 등의 전반적인 . , ,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 고 책임을 감당 야 는 심리적 부담을 경

는 시기이다 청년기에 수 야  발달과업을 잘 수 는 것은 건강  . 

성인으로 성장 는 데 요 다 청년기에 수  발달과업은 자들과 다. 

양  문 에 따라 다르다 레빈슨 은 청년기를 성인 초기 . (Levins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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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라 고 성인기를 위  삶의 기본적인 뼈대인 인생구조 설계를 준, 

비 는 시기라고 다 이 시기에 부모로부  독립 게 되며 직업을 선. 

고 배우자를 선 며 자신이 성 고 싶은 꿈을 실적이고 긍정적인 방

식으로 구성 기 시작 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신의 꿈을 실 는 데 . 

도움을 주는 멘  또는 원자와의 관계가 요 다고 다.

청년기의 여러 발달과업들은 관계적인 면에서 공 점이 있다 정옥분. 

은 자들이 말  청년들의 다양  발달과업들을 살 보고 공 적인 (2015) , 

과업을 사 적으로 책임있는 동 수 자기 성에 적  성역  습득 부‘ , , 

모나 성인들로부  정서적 및 경제적 독립 지적 능력 개발 직업 선 과 , , 

준비 자아정체감 립 결 과 가족생 에 대  준비 라고 정리 였다, , ’ (25). 

청년기에 수 야  과업은 가족 이성 배우자 여러 사 적 관계 등과의 , , , 

관계성이 되어 있다 에릭슨 은 청소년 이 성인 초기. (Erikson, 1968) , 

에 결 야  심리사 적 위기는 밀성 대 고립이라고 다 밀성의 . 

과제를 잘 성 면 이성과의 성적 밀감 진정  우정 안정된 사랑 결, , , 

의 지속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 난다 부정적인 결과로는 다른 사람들과 . 

관계 성에 실 여 고립과 고독으로 나 난다 신명  외 이( , 2013, 375). 

러  밀감은 전 단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립 야 다른 사람과 

밀  관계를 성  수 있다. 

청년기의 관계성 발달은 자아의 발달과 관계있다 올 는 청년. (Allport)

기에 자신을 새롭게 발견 는 자기에 대  새로운 색기 라고 였다 김애‘ ’ (

순 윤진 에서 재인용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성 야  과제· , 1997, 31 ). 

이지만 청년기에도 여전  중요  과제이다 자아정체감이 약  청년들은 . 

인과의 밀  관계를 성 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자아발달 과. 

정을 연구  로버  건 은 관계성의 발달 과정을 설(Robert Kegan, 1982)

명 고 있다 인간은 인과 밀 고 소속 고 싶은 관계지 적인 욕구와 . 

자기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

며 자아를 성 및 발달시  나간다고 본다 이 과정을 자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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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며 건강  자아발달은 개인의 독  성인 차별성(evolution) , 

과 인과의 관계를 성  수 있는 관계성 을 (differentiation) (relationality)

모두 발달시 야 가능 다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까지는 자신과 인을 분. 

리 지 못 고 자아일관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에게 인

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인과의 관계에서 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인 자, 

아를 대인 관계적 자아 라고 다 이는 인에게 보여지(interpersonal self) . 

는 모습으로 자신에 대  이 며 의미를 성 다 청소년기 이  주도성. 

이 발달 면서 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것에만 의지 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아를 제도적 자아(institutional 

라고 다 청년기에는 자신에 대  주체적인 자아를 성 고 자와 self) . 

구별되는 독  자신만의 성을 인식 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아가고자 는 자아를 성 다 다양  관계들과 역 을 면서 발달 는 . 

자아가 안정된 체계를 구성 고 유지 게 된다 더 나아가 가장 성숙  자. 

아발달 상 는 상 개체적 자아 라고 는데 이는 상(interindividual self) , 

의존성과 상 관계성 안에서 자신과 인을 이 는 것을 말 다 자신. 

과 인의 개별적이고 수적인 것을 존중 면서 동시에 인과의 상 적

인 관계성을 유지 는 자아발달의 단계이다 청년기(Kegan, 1982, 95-110). 

의 관계성 성 및 발달은 개인의 자아 성장과 인과의 관계가 께 이루

어질 때 가능 다고 볼 수 있다. 

대 교육과 청년기의 관계성 3.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은 주로 대 생의 시기에 당 다 대 생 은 . 

이전 보다 많은 사 적 관계를 맺게 되며 갈등도 많이 경 며 독립적인 , , 

성인이 되기 위  여러 가지를 준비 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  생 에 잘 . 

적응 는 것은 매우 중요  과제이다 그러나 대 생의 적응상 를 살 보. 

기 위  실 조사에 의 면 명 중 명은 새로운 관계를 성 는데 부담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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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각 고 있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문제인 것으로 나 났

다 정성진 조 주 정은이 대인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은 정서( · , 2013; , 2011). 

적 불 과 스 레스 등의 부정적 영 을 끼쳐 대 생 의 부적응을 야기

기도 다. 

산인구의 급감으로 대  진  대상자가 감소 게 됨 조선일보( , 2020.9. 

으로 지방대 은 정원 미달 상 가 발생 였다 조선일보 대22) ( 2021.3.15). 

의 위기를 막고자 년부  년 단위로 대 기본역량진단 가를  2015 3

정원 소와 재정 지원 정책을 진 고 있다 신입생 및 재 생 원율이 . 

가지  중 나로 비중이 점차 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 은 이 지 를 

관리 고 있다 선주 이와 관련 여 재 생의  대  입이나 ( , 2019). 

자  등 이  방지를 위  생의 대 생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

에 관  선 연구들은 대 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계들과의 상 작용과 

관계성을 강조 고 있다 대 조직 내에서 발생 는 관계들은 대 과 생. 

과의 관계 교수와 생과의 관계 생과 또래 생과의 관계 선 배와의 , , , 

관계 등이다 대 생의 관계성과 관련  다양  변인들에 관  선 연구들. 

을  관계성은 대 생  만족도 대 생  적응 인성 진로결정 등의 영, , , 

역에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 을 미 다는 것을 살 보고 관계성 상 , 

및 관리를 위  대 에 제시  방안들을 정리 고자 다.  

첫째 관계성은 대 생  만족도에 영 을 끼 다 교수와 생 및 교우 , . 

간의 상 작용을  관계성이 대 생  만족도에 중요 게 영 을 끼

다고 다 김 나 외 송 준 대 조직의 뮤니 이션과 대( , 2020; , 2016). 

과 생 관계성은 대 생들이 인식 는 대  만족도에 유의미  영 을 

미 고 있음을 연구 였다 박노일 정지연 진범섭 연구 결과를 바( · · , 2017). 

으로 대 의 정을 담당 는 직원과 교수진은 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

로 뮤니 이션을  상 작용을  것을 제안 였다 이는 대 생 . -

관계성에 긍정적으로 영 을 끼 게 되고 대  만족도를 상시 게 된다, 

고 였다 정 는 로나 로 인  대 은 비대면 수업이 보(147). (20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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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교수와 동료들과의 상 작용이 부족 게 되어 단절과 고립을 경

게 되었다고 지적 였다 이러  비대면 수업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안. 

전  교류 또는 연 을 고 께 있다는 심리적 감정을 의미 는 지각된 

관계성은 수업 장에서 교수자와 습자 습자 간의 공동체 성을  ,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과제전략 자기 가 습 경구조. , , , 

시간관리를 온라인자기조절 습의 위변인으로 설정 고 지각된 관계성, , 

인지된 업성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 보고자 였다 연구결과 인지된 , . , 

업성 가 만족도에 가장  영 을 미쳤고 지각된 관계성은 과제전략, , 

자기 가 습 경 구조  등 관련 변인을 매개로 여 만족도와 인지된 , 

업성 에 직접적인 영 을 미 는 것으로 나 났다 관계성과 관련된 제. 

안으로 비대면 수업에서도 교수자와 습자 습자 간의 상 소 을  , 

관계성 증진을 위  수업을 설계 고 적용  요가 있다고 였다 습자. 

와의 소 과 상담 등을 지원  수 있는 시스 과 기능을 개발  요도 제

안 였다(66-68). 

둘째 관계성은 대 생  적응에 영 을 끼 다 대 생  중 가족, . , , 

구 교수와의 사 적 관계 성과 인과의 밀  관계는 대 생  적응에 , 

도움을 준다고 다 송진열 유용식 이서정 기숙사 거( , 2017; , 2019; , 2018). 

주 대  신입생들의 인식과 경 을 대인관계성을 중심으로 색  임유

와 이영선 의 연구 결과 신입생들은 인적 관계망이 중요 다고 인식(2019) , 

였으며 교내 모임에 참여 며 공동체에 소속되는 경 을  대 생  , 

적응에 영 을 미 는 요인으로 인식 였다 따라서 대 은 인과 연결되. 

어 소속감을 느끼며 대인관계의 발달을 위  지속적으로 개인간 집단 모임, 

에 참여  수 있도록 대  구성원이 지원 고 주의 야 다고 제안 였다. 

기본심리 욕구와 대 생  적응에 있어서 전문대 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대 생  적응과 유의  정적 상관관계, , , 

를 보였다 박연숙 이수진 의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유능( , 2015). (2011)

감보다 자율성과 관계성의 욕구가 만족될수록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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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 났다 인과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920). 

지 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 고 삶에 대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 났다 또  인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  동에 적극적으로 . 

참여 여 개인이 지각 는 주관적 안녕감도 증가 였다. 

셋째 관계성은 인성과 밀접  관계가 있다 인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 . 

감정과 욕구를 조절 여 인과 긍정적 관계를 성 여 신뢰 관계를 성

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사 생, 

에 적극적으로 참여 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다 권석만 이재( , 2008). 

겸과 김중경 은 간 대 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 동 참여의 관계(2022) , 

를 알아보고자  연구 였다 연구 결과는 인성과 관계성 교내 동 참여. , 

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났다 대 생 시기에 간 를 . 

전공 는 생에게 인성이 매우 중요 나 이를 강 고자 는 기 가 대

생에게 많이 부족  상 이라고 지적 다 인성에 영 을 미 는 요인으. 

로는 관계성 교내 참여 년 과 만족도 순으로 나 났다 근 장기, , , (88). 

된 로나 로 인  생간 생과 교수간의 상 작용을  관계성 19 , 

성을 위  동이 부족 게 되어 더 어려움이 발생 고 있는 상 이므로 

인성을 겸비  간  의료인으로 성장시 기 위  관계성을 양시 기 

위  교내 동에 참여를 유도 고 교수와 우간의 상 작용을 위  다양

 동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 을 제안 였다(89). 

넷째 관계성은 대 생의 진로결정과 밀접  관계가 있다 청년 시기의 , . 

중요  발달과제는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  정신적 및 경제적 독립이다. 

이를 위  진로를 결정 고 준비 야 다 청년들이 진로를 결정 는 데 . 

있어서 성격 적성 능력 가 관 등 개인적인 문제와 다양  사 적 상 으, , , 

로 인  진로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 지 못 기도 다 진로 결정에 영. 

을 끼 는 요인에 관  연구들에 의 면 불안 내외 제 소재 및 자아 존중

감 진로결정 자기 능감 순종성 수동성 높은 인정 욕구 자기비 미, , , , , , , 

동기 등의 성격적 경 성과 성차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과 관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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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은영 에서 재인용 개인의 성격 인지 도 등이 진로미결( , 2007, 1080 ). , , 

정에 영 을 끼 다고 볼 수 있다. 

김은영 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2007) , , 

성에 근거 여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색 고자 대 생을 대상으로 연구

였다 이 세 가지 욕구가 족되면 자기결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 

미 기에 진로결정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유능감과 자율성이 진, 

로결정과의 관계에서 유능감과 관계성이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 

인으로 작용 는지 살 보고자 였다 선 연구들에 의 면 자기 능감은 . 

다양  동이나 직업적 선  등을 예 는 중요  변인으로 나 났고 관, 

계성이 자기 능감에 영 을 미 는 것으로 나 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 

관련 변인이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 을 미 는가 아니면 다른 욕구를 매개

로 여 간접 영 을 미 는가를 색 였다 연구 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이 . , 

진로결정 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여 진로미결정에 간접 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 났다 진로결정관계성이란 진로결정 동을  때 관계적 지지와 . 

조언을 받고 인과의 유대관계를 느끼는 것이다 진로결정관계성의 위요. 

인으로는 지지 모델링 동 조언 등이다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 , , (1082). 

는 사람의 지지나 조언으로 자기 능감을 가지게 되어 진로를 결정 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 으로 진로 지도 시 관계성에 기. , 

초 여 진로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  것을 제안 였다

(1094 -1095). 

정미경 은 대 생이 지각 는 진로장벽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준비(2019) , , 

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 고 년에 따라서 진로준비 동에 차이가 , 

있는지 인 고자 연구 였다 관계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 진로결정관계. , 

성 진로장벽과 진로준비 동 간에는 유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 , 

관계성은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 났다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관계. 

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동이 높아짐을 의미 다 진로준비 동에 진로결. 

정관계성이 중요  역 을 다는 것이다 이를 바 으로 진로 지도 시 관. , 



132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71 (2022 9 )

계성 상을 서 진로장벽들을 제거 기 위  대처  요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지원 로그램이 요 을 제안 였다.

신앙 및 영성과 청년기의 관계성 4. 

관계성은 신앙의 성 및 성장과 영성과 밀접  관계가 있다 신앙의 본. 

질적인 징은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나님과의 .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존적인 관계는 나. 

님 인간 다른 조물인 자연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러  , , . 

관계성들을 균 있게 구 며 산다는 것이라  수 있다 김석( , 2012). 

이명곤 은 대사 의 징 중 나는 관계성의 단절과 불신이라고 (2019)

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종교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관계성으로. 

서의 믿음과 종교적 삶의 본질 즉 신앙으로서 믿음을 조명 고자 였다, 

에르 고르는 모든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인(287). . 

간은 무  것과 영원  것과의 관계성을 정립  자기 자신 이 되어야 ‘ ’

는데 실제로는 아직 되지 못 여 불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진. 

정  자기 자신이 되기 위 서는 근본적으로 자기와 자 자기와 자기 자, , 

기와 절대자와의 세 가지 유 의 관계성을 가진다고 다 자기와 자와의 . 

관계는 외적으로 규정된 것이 진정  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규

정과 무관 지는 않다 자신의 내적인 관계를  규정일 수도 있으나 외. 

적인 관계들에 영 을 받는다 자기와의 관계는 내가 자가 되어 나 자신. 

을 고려 는 자기 객관 와 유사 며 절대자와의 관계는 자유와 내면성의 ‘ ’ , 

양 를 띤다고 다 결국 인간 존재는 자기 자 절대자와의 관계성을 . , , ,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러  관계를 잘 성  때 믿음을 가질 수 , ,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되어가는 자아 정립은 관계성을 서 가능  . 

일이기에 끊임없이 자기 자 절대자와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그 관계들이 , , 

자신에게 내면 되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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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인  관계성은 내면 되고 자아가 내면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진정, 

 자기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관계를 여 믿음이 성되고 믿음은 관. , 

계들로부  진정  자아의 발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곤( , 2019, 293 

에서 재인용-302 ).

제임스 울러 는 신앙은 인간의 보 적 관심사로 이(James Fowler)

며 자아 자 세계 궁극적 존재의 관계성에 대  석 양식과 의미 성, , , , 

을 면서 신앙은 발달 다고 보았다 나님과의 관(Fowler, 1987, 55-77). 

계는 다른 관계들과의 상 작용을  관계를 성 고 유지 기 위  가

와 능력을 배우는 과정을  신앙으로 더 성 되고 성  간다 리. 

차드 오스머 는 신앙의 대상에 대  지식과 경 을 (Richard Osmer, 1995)

바 으로 신뢰 며 사랑의 관계를 성 야 신앙이 성되고 발달 다고 

다 사라 리 은 신앙공동체에 참여  사람들과의 관. (Sara Little, 1983)

계에서 상 작용은 자신의 신념을 성 는데 도움을 준다고 다 엘리자. 

베스 무어 는 이야기를  관계를 성 고 변(Elizabeth Moore, 1998)

시 는 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 이 며 관

계를 성 게 된다고 다 이러  관계 성은 자아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 

어갈 수 있게 된다 백은미 버머스와 이슬러( , 2013, 7). (Ronald Habermas 

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개념을 나님 자신 이웃& Klaus Issler, 1996) , , , 

그리고 세상의 네 가지 관계로 설명 고 있다 창세기 장 이 락으로 . 3 , 

인  깨어진 관계들을 나님께서 창조 신 모습 그대로 복 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 관계를 복  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일, 

어나게 된다고 다(60-68).

신앙은 영성과도 관계가 있다 영성의 개념은 문 분야별 종교별로 다. , 

양 게 정의될 수 있다 기독교교육에서 영성은 전적 은 전체성으로 이. 

다 이은실 에서 재인용 영성은 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 , 2015, 209 ). “

되는 관계성의 총 이며 삶 전체를  전개되는 것 이은실 으”( , 2015, 8)

로 정의 다 인지적 정서적 위적 면을 모두  전인적인 차원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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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삶에서 이뤄지며 영성교육은 인간의 변 와 발달과 관련이 있다. 

이은실 은 대  생  중 인지적인 면이나 가 관과 도 등의 성(2015)

나 발달이 중요 여 관련 연구들이 많이 수 되어 왔지만 종교나 신앙, 

영성에 관련된 연구는 제 적이었다고 보았다 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 

생들의 내적 성장인데 많은 대 들이 수적인 목적을 잃었다고 아쉬워

 영성교육가인  머 의 주장을 인용 며 기독대 의 (Parker Palmer)

중요  책무 중 나는 영성의 성장이라고 였다 대 생 시기(203-205). 

에 여러 발달과제 중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 고 가 를 명료 기 위, 

서 영성 교육이 요 을 강조 였다 김광률 도 스 모던 시대를 . (2012)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에게 영성과 관련된 발달과제가 요 다고 였다

체계 된 종교생 을 위  교리보다 신앙과 삶의 조 를 위  영성(205). 

성 과제가 요 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 는 영성발달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신에 대  

의식 인과의 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게 작용 는 것으로 나 났고 박선, (

영 권석만 교문 교육과정 수업 외 교육과정 공동체 등이 영성· , 2012), , , ,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 났다 생들이 대 에 (Braskamp, 2007). 

다니면서 맺는 다양  공동체와 인과의 관계가 영성 발달에 중요 게 작

용 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 의 구성원 교수 생 등이 영성발달에 관심. , , 

을 가지고 참여 여 생들의 영성발달을 도와야 다고 제안 다 이은실( , 

2015, 28).  

관계성은 인과 연결되어 있어 긍정적인 관계를 성 며 정서적 유대

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리  수 있다 이는 어릴 때부  여러 관계들을 맺으. 

면서 성되어 온 것이 내면 되어 이  성장 는 동안 관계 성에도 영

을 준다 관계성은 독립적인 성인기로 준비 는 대 생 의 다양  영역. : 

대 생  만족도 대 생  적응 인성 진로결정 등의 청년의 삶에 긍정적, , , 

인 영 을 끼 는 요인이므로 청년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라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성 성 및 상의 발달을 위  지속적인 련 교육 습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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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다. 

관계성 상을 위  기독 청년교육 방안III. 

산율 감소로 인  국교 의 다음 세대 사역은 체를 거쳐 쇠 이, 

제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 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반기독. 

교적 인식으로 인  국교 는 부정적인 영 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원. 

인들로 인  청년들이 교 를 떠나는 상이 나 나고 있다 이정관( , 2020, 

내외적인 요인들로 인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독 청년들의 신앙 2). 

성장 및 발달을  전인적인 발달을 위 서 관계성 성 및 상은 매

우 중요  과제이다 관계성 성을 위  방안을 발달심리 적 대 교육. , , 

신앙과 영성적 면에서 정리  내용을 바 으로 색 여 기독 청년교육 

사역 장에 적용 방안을 교육의 요소별로 제안 고자 다. 

습자 및 교육 경 면 1)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신생 성인기에 당 는 청년은 다양 지고 , 

대된 관계들과의 관계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이 야 다 건강 고 . 

성숙  성인으로 발달 기 위  청년 시기에 성 야  수적인 과제이

며 신앙 및 영성적 면에서도 관계성의 욕구는 인간이 실존으로서 살아가, 

는 데 요 을 인 였다 관계성의 욕구가 적절 게 족되지 않으면 스. 

레스의 원인이 되고 부적응을 경 게 되어 청년의 건강  발달에 부정, 

적인 영 을 끼 게 된다 따라서 관계성이 요  인간 실존에 대  이. 

와 발달적인 징 등 습자 이 는 기독 청년교육에 있어서 수적이다. 

둘째 관계성 욕구 족에 방 요인을 악 야 다 청년 시기의 징, . 

인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등은 관계성의 욕구를 족 는 데 , , 

방 가 되고 있다 이러  방 요인을 이 기 위 서는 청년들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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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세대의 징을 이 야 다 시대별로 정 경제 문  등의 상. , , 

에 따라 다르게 영 을 끼 기 때문에 교수자가 인식 는 청년 습자와 

실제 청년 습자와는 차이가 있다 청년 세대에게 영 을 주는 다양  상. 

들에 대  이 는 관계성 상의 방 요인을 악 게 되고 습자의 , 

습 동기 미 도 등 교육에 영 을 주는 요인들을 악 는 데 도움이 , , 

된다.

셋째 기독 청년들의 관계성 욕구는 가정 공동체 교 대  등 다양  , , , , 

교육 장에서 나 난다 교육 장에 따라 청년들이 맺는 관계의 징과 . 

방법을 살 보고 유기적인 연결성을 이 고 관계성 상을 위  각 교, , 

육 장의 장단점을 악 고 상  력  요가 있는지 악 고 력 , 

방법을 모색  요가 있다. 

교사 면2) 

기독 청년들을 교육 는 교사는 전 적인 러다임의 교사 역 과는 달

라야 다 아동과 청소년 습자와는 다른 성인 습자로서 습의 스 일. 

이나 동기 등을 이 고 교사의 역 에 변 를 주어야 다 자기주도성, . 

이 강 지고 있는 청년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경 이 있기 때문에 교사

는 일방적으로 가르 는 자가 아니라 습자들이 배워야  습에 대  

요성을 인식 도록 도와주어 스스로 요  것을 주도적으로 찾아 배우

도록 주어야 다 습과정을 촉진 며 관리 는 역 이 요 다 청년 . . 

습자의 자율성을 인정 게 되면 교육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적절  계를 제공 여 경계선 안에서 습을 도록 요  

정보를 제공 고 관리 야 다 교사와 습자 간의 관계는 께 습 고 . 

성장  가는 동반자적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존재임을 인식 야 , 

다 교육을 는 데 있어서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 시기에 요. 

 멘 가 되어주어 그들의 삶을 지원 고 지지 며 삶의 변 를 목적으로 

는 교사가 되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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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상을 위  수업에서의 변 된 교사의 역 과 더불어 수업 외에

도 관계성 상을 위  교사의 노력이 요 다 따뜻 고 안정적인 유대관. 

계를 느낄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되어주고 지지와 조언 등을  개별 습, 

자에게 적절  방법을 사용 며 교사와의 관계를 성 야 다.

교육목적 및 내용 면3) 

관계성 상을 위  기독 청년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청년들이 맺어야  

여러 관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는 것이어야 다 김정( , 21015, 389). 

이는 인간발달 및 신앙 발달 면에서도 공 적인 목 가 될 수 있다 여러 . 

관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 서는 자아발달과 께 일어나야 다. 

건이 말  자아발달의 과정에서 대인 관계적 자아에서 제도적 자아를 거, 

쳐 가장 성숙  자아의 균  상 는 상 개체적 자아, (interindividual self)

가 자아발달의 목 가 되어야 다 이는 자아발달의 가장 성숙  상 로 . 

인과의 상 의존 및 상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자신과 인

에 대  이  수 있는 상 이다 자신과 인의 독 성을 존중 면서 . 

인과의 상 적인 관계성을 유지 는 상 이다 자신의 발달 및 성숙을 위  . 

성찰 며 노력을 며 인과의 공동의 의미 성을 창조적으로 수 는 

상 이다(Kegan, 1982, 103-106). 

습자의 자아발달 정도를 악 고 자아발달 과정을 고려 여 성숙의 

방 과 목적을 설정 여 교육  요가 있다 이러  성숙  관계성 상의 . 

교육목적을 달성 기 위  요  관계는 나님 자신 그리고 인과의 , , 

관계이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상 작용 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관계의 . .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설명 고자 다. 

나님과의 관계 성을 위 서는 믿음 즉 신앙이 주요 교육내용이어야 , 

다 인간은 관계성을  자아를 정립 가는 존재이다 자아의 발달로 . . 

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  , . 

관계성이 내면 되면서 믿음은 성장  간다고 다 나님과의 관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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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인과의 관계에 상  영 을 주고받는다 나님과의 관계는 주 양육. 

자와의 관계를  득된 애착 경 이 내적으로 남아 성인기의 나님과

의 관계에도 영 을 미 다 또  나님과의 관계로 인  인과의 관계 . 

성 및 복에도 영 을 주기도 다 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personal) 

이고 대인 관계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승범(interpersonal) ( , 2015, 296). 

또  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에 대  이 는 데 영 을 끼 며 자아의 , 

발달은 나님과의 관계에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영 을 끼 기도 다 따. 

라서 청년의 관계성 상을 위 서 나님과의 관계를 위  내용은 수적

으로 되어야 다 나님과의 관계를 위  성경을 기초로  나님에 . 

대  지식은 인지적 차원의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또  각자의 삶에서 경.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 으로 인  청년기에 성 는 

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 을 끼 고 있는지 색 보는 것은 정서적 차원

에서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 습  나님 정서적 차원. , 

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재의 삶에서 경 는 나님과의 관계를 동

적인 차원으로 나 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  수 있다 인지적 및 정서적으. 

로 나님과 관계 성은 실제 삶에서 예배 으로 되도록 교육 야 

다 예배를  성된 나님과의 관계는 자신과 인과의 관계에 실제적. 

으로 영 을 끼 도록 교육 야 다. 

자신과의 관계 성을 위  되어야  교육내용은 자기객관 자기, 

수용 자아발달이다 자신에 대  객관적인 지식을 악 게 고 있는 그, . , 

대로 자기를 수용 게 는 과정을  자아발달을 이루게 는 것이 교

육내용에 되어야 다 자신의 존재에 대  전인적인 면에서 이. 

게 되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 을 악 게 되고 다른 사, 

람과도 긍정적으로 관계를 성 며 건강 게 자아를 발달시  수 있다 자. 

신에 대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인 의존적이며 수동적이었던 신앙에 대  주. 

체적이고 비 적 성찰을 여 인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신앙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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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야 다 자신을 이 고 정체감을 성(Fowler, 1981, 174-183). 

도록 는 내용과 자신의 신앙을 비 적으로 성찰 는 교육내용으로 자아

발달을 도와야 다. 

인과의 관계를 성 기 위  되어야  교육내용은 생과 봉사

김석 관점 기와 상상 기와 같은 인지적 공감 능력 공감적 ( , 2012), , 

관심과 개인적 고 과 같은 정서적 공감 능력 이다경 김동원 관계( · , 2018), 

적 신뢰 상 제성 신성 만족성 정지연 박노일 밀성 공감성, , , ( · , 2021), , , 

성 유용식 만족감 의사소 신뢰감 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 , 2019), , , , , , , 

성 이미식 이연수 등의 요인으로 설명 다 이들 요인들 중 인( · , 2015) . 

과의 관계 성을 위  교육내용을 인지적 정서적 위적 차원으로 분류, , 

여 균 있게 선정  요가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 인에 대  이 개방. , 

성 의사소 을 정서적 차원에서 인에 대  신뢰 인의 상 에 대  민, , , 

감성 및 공감성을 동적 차원에서 인과 밀  성 상 제성 신, , , 

성 등의 교육내용을  것을 제안 다 신앙적인 면에서 청년들은 자. 

신만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우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

는 경우도 발생 다 따라서 자신만의 개별적 반성적 신앙에서 인과 세계. 

와의 관계성을 인식 고 상 의존성을 가지고 인의 관점을 존중 고 개

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구 는 신앙의 계성을 깨닫고 받아들이

기도 는 단계로 나아가야 다 자아의 발달과 (Fowler, 1981, 184-198). 

더불어 다른 존재들에 대  이 와 관계 맺음으로 인  자신에게 있는 모

순을 악 고 새로운 균 과 창조적 재 성의 기 로 만들기 위  지지

고 격려 는 신앙공동체와의 관계성이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야 다 백은(

미, 2013, 306). 

 

교육방법 면4) 

나님 자신 그리고 인과의 관계성 상의 교육목적 성 를 위  인, , 

지적 정서적 위적 차원에서 교육내용이 선정된다 교육목적 성 를 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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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습자 수준 교육시설 및 기기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 여 과, , 

적으로 가르  수 있는 교육방법이 선정되어야 다 관계성 상을 위  . 

교육방법 선정에 있어서 공 적으로 고려 야  것은 각 관계와의 긍정적 

관계 성 즉 밀 고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성 는 것이다 이를 위 서, . 

는 개인 상  간 개인과 집단 간의 상 작용이 수적이다 관계성은 여러 , . 

관계들 사이에서 성되고 발달되기 때문이다 상 작용을 위  요  것. 

은 소 과 적극적인 참여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 고 습자는 수동. 

적으로 수용 는 방식은 관계를 성 기에는 제 적이다 적극적인 습자. 

의 참여와 과적인 소 으로 상 작용을 발 게 일으 는 습자 중심

의 집단 습 방법이 관계성 상에 과적이라  수 있다. 

기독교교육 방법론을 제시  자들 중 참여와 소 을  상 작용을 , 

일으  수 있는 관계 성을 위  방법으로 오스머 는 습자들 간의 (1995)

참여와 나눔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다 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 

으로 나님은 신뢰  만  존재이며 사랑 만  존재임을 인식 고 나

님과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성 게 된다 나님과의 관계(35-38). 

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그들과의 관계도 성되게 는 방법으로 의법

을 제안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의 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 

발달  수 있다는 것이다 리 은 신앙공동체에 참여 여 다(75-111). (1983)

른 사람들과의 상 작용 과정속에서 신념의 맥락을 인식 며 교를 게 

된다 교를  상 성이 촉진되고 신념을 신앙과 연결시 게 된다는 것. 

이다 무어 은 관계적 교육으로 내러 브 방법(107-121). (1998) (narrative 

을 제시 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말 고 듣는 과정을  자method) . 

신의 삶에 대  비 적 성찰을 며 삶의 의미와 자아정체성을 재구성 려

고 노력 게 되고 다른 존재들과의 상 연결성을 가짐으로 관계를 성, 

게 된다는 것이다 내러 브 방법은 자아에 대  성찰과 더불어 나님. , 

자 세계와의 관계에 대  성찰과 창조적인 재구성을 돕는 과적인 방법이 , 

될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의 경 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 경(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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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있게 적용되도록 여 관계 성에 도움이 되는 방

법이다 오스머 리 무어의 방법은 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을 성 고 . , , 

발달시 는 방법으로 제안 였지만 결국 이를  자신과 인과의 관계

로 연결되어 관계성이 성되고 발달 다.

상 작용을  관계를 성 기 위  소 과 적극적 참여를 가능 게 

는 습자 중심의 집단 습의 실제적 방법으로는 의법 대 적 방법, , 

동 습 기반 습 문제중심 습 로젝  등이 있다 교육의 목적, , , . , 

내용 습자 수준 교육 시간 교육 경 등을 고려 여 이러  방법들을 , , , 

과적으로 사용 야 다 상 작용을 일으 는데 과적인 방법을 사용 다. 

고 도 잘못 사용 면 오 려 관계 성에 부정적 영 을 주기도 다. 

견을 가지고 자기주장만 고집 거나 비난 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오 려 

관계성 성에 방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사용  때 교사와 . , 

습자 모두 개방적인 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존중, 

며 경청 며 감정이입을 며 공감적으로 이 며 자율적으로 참여, , , 

도록 유도 고 의견을 자유롭게 도록 용적인 분위기를 조성 야 , 

다. 

교육의 결과 및 가 면5) 

가의 목적은 관계성의 성장 및 발달을 위  가 결과를 반영 여 다

음의 교육 계  및 실  시 적용 여 과적인 교육을 도모 기 위 이다, . 

다각적인 면에서 가 기 위  방안으로 첫째 관계성 상을 위  습, 

자 분석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에 관  고려 및 준비를 교육계  , , , 

단계와 교육을 수 고 난 계 대로 실제 교육에 과적으로 수 되었, 

는지 가 는 것이다 교육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교육계. 

이 되었는지 가 는 것이다 둘째 교수자나 습자 면에서 여러 관. , 

계들이 얼마나 상되었는지 양적 및 질적으로 가  수 있는 방법을 계

고 실시 여야 다 관계성 상을 객관적인 수 로 나 내는 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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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으로는 제 적이다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용  다양  가 방법과 . 

교수자 습자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면의 다양  요소들에 대, , , , 

 가로 관계성 상을 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가의 범위. , 

와 방법을 정 고 가 자료를 수집 고 분석 여 결과를 정리 는 과정을 , 

마  그 결과를 바 으로 다음의 교육을 위  개선 및 보완 사 을 어, 

떻게 반영 지 구체적 방안을 정리 는 과정까지 완료 는 것을 제안 다.

나가는 말 IV. 

미성년에서 성년으로의 전 기에 대된 관계들로 인  청년들은 관계적 

욕구를 족 고자 지만 갈등도 많은 시기이다 관계성은 독립적이고 성. 

숙  성인으로 성장 는데 지속적으로 영 을 끼 기 때문에 청년기에 달

성 야  주요 과제이다 내외적 상 으로 인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 

기독 청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 서 관계성 성 및 상은 매우 중요

 과제이다 본 연구는 청년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인 관계성 성 및 상. 

을 위  청년기와 관계성에 대  발달심리 적 대 교육 신앙 및 영성적 , , 

면에서 정리 고 기독 청년교육 방안을 교육의 요소별로 제시 였다, .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관심을 주고 받, 

는다는 느낌을 가지며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 , 

관계를 유지 고 있을 때 성되는 것이다 이는 기술 또는 기교가 아니라 . 

삶의 도와 가 와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련이 요 다 청년. 

기의 여러 발달과제들은 관계적인 면에서 공 점을 가지고 있다 관계성. 

은 청년 초기 대 생 의 만족도 대 생  적응 인성 진로결정 등의 청년, , , 

의 삶에 긍정적인 영 을 끼 다 인간의 실존과 신앙은 관계를  규정. 

되고 성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도 관계는 매우 중요 다 삶의 의. 

미와 내면적인 성장을 위  영성발달도 공동체와 인과의 관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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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용 다. 

습자 및 교육 경 면에서 관계에 대  욕구를 가진 습자 이 관, 

계성 욕구 족에 방 요인에 대  이 를 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

대 이 그리고 청년들의 관계성이 일어나는 교육 경에 대  이 가 요, 

을 제안 였다 교사 면에서는 촉진자 안내자 관리자 멘  등의 역. , , , 

로의 변 를 제안 였다 교육목적 및 내용 면에서는 관계를 위  가르. 

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고 이를 위  교육내용을 나님 자신 인과, , , 

의 관계와 각 관계에서 다루어야  주요 내용을 제시 였다 교육방법 . 

면에서는 상 작용을 일으 기 위  소 과 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 는 습자 중심의 집단 습 방법을 관계의 내용과 인지적 정서적, , 

위적 차원에 따라 다른 교육의 요소들을 고려 여 선정  것을 제안 였, 

다 교육의 결과 및 가 면에서는 교육계  단계 시 고려 던 것들이 실. 

제 교육에 과적으로 수 되었는지 인 다양  가 방법과 다각적인 , 

면의 가 가 결과의 구체적 적용을 위  정리를 제안 였다, .

본 연구는 중요  발달과제인 청년기의 관계성 상을 위  관련 요인들

을 살 보고 기독 청년교육 방안을 제안 였다 그러나 관계성이 일어나는 , . 

다양  교육 장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실제 적, 

용  수 있는 로그램은 제시 지 못 였다는 점에서 계를 지닌다 본 . 

연구의 결과를 바 으로 기독 청년교육의 구체적 로그램을 개발 여 시

고 관계성 상을 인 는 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 다 국가 교. , 

가정 등 어느 공동체에서나 청년 존재는 전 세대의 중 적 역 을 다, 

고 볼 수 있다 청년의 건강  발달이 매우 중요  이유이다 청년 시기의 . . 

관계성 상을 주요 과제로 인식 고 기독 청년들의 삶의 다양  영역에서 ,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교육 여 전인적으로 건강  성인으로 성장 및 발달

을 돕기를 기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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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Christian Youth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Eunhye Park

Associate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in 

term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university education, faith, and 

spirituality in order to form and improve relationships, which are 

major developmental tasks of youth, and to suggest Christian youth 

education by the elements of education. Relationships are formed 

when you are connected to another person and community, feel 

interested in each other, feel a sense of bond and belonging, and 

maintain a stable and satisfactory relationship. This is not skill or 

technology, but is related to life attitude and value, and continuous 

learning and training are required. Various developmental tasks in 

youth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relationships. Relationships 

positively affect the lives of young people, such a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in the early stages of youth, adaptation to college life,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 Relationships are also very important 

in faith because human existence and faith are defined and formed 

through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y and 

othe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piritual development for the 

meaning of life and inner growth. In the aspects of learner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t was suggested to understand learners 

with desire for relationships, the generation they live in,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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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occurs. In terms of teachers, teachers have to try to change 

their roles such as facilitators, guides, managers, and mentor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and content, it was suggested that relationships 

should be the ultimate purpose and the educational content for this 

was presented in three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and each main 

contents to be dealt with. In terms of educational method, it was 

proposed to select a learner-centered group learning method that 

induces communic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to cause 

interaction by considering other elements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relationship in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dimensions. In the aspects of educational results and 

evaluation, it was proposed to confirm that what was considered 

during the educational planning stage was effectively carried out in 

actual education, to evaluate various evaluation methods, various 

aspects, and to summarize the evaluation results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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