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학위논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고   명   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애   자

2002년 8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김  애  자

김애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김 애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고 명 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것

이 아동의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

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장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

는가?

  둘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시 소재 A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주장성과 학교적응 검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주장성과 

학교적응 점수가 낮은 아동 25명 중에서 상담을 희망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아동 20명을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각각 10명씩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배당

하 다.

  이 연구에 적용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Rakos와 Schroeder(1980)의 주

장훈련 프로그램을 토대로 변창진과 김성회(1980)가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용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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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한 것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구성하 다. 상담프로그램의 실시는 연구자가 직접 매주 1회씩 총 12회기

를 하 으며, 한 회기마다 6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장성 측정도구는 Rakos와 Schroeder(1980)가 제작한 주

장성 척도를, 변창진과 김성회(1980)가 우리 문화수준에 맞게 번안한 것을 이현

경(1991)이 초등학교 수준에 알맞은 문장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으로 총 20문항

을 5단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학교적응 검사는 김호권(1965)의 ‘표준 생활 

검사지’와 유상철(1982)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검사지’를 참고

로 하여 임전순(1993)이 초등학교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32개의 문항에 

4가지 하위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은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SPSS/PC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 고, 

P<.01,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주장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즉 자신의 

생각, 의견, 느낌 등을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를 증진시킨다. 

  둘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다.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 감정으로 교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교우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

현하여 친 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향상

되고, 학교규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장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게 

되어 아동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적응을 돕는데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활용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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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는 학습이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사회적, 정서적인 어려움 등

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한승훈(1989)에 따르면 학급내 부적응 아동의 

발생율은 2.76%이며, 부적응아들은 행동이 난잡하고 정서가 불안정하여 학습

장애를 가져오거나, 친구나 교사와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하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행동이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한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집단생활을 할 때, 자신의 생각

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을 해 놓고 혼자 후회하는 경우가 있

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낸다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

게 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이 되어, 결국 그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아동은 정서적 장애를 받거나 자신의 성장을 저해 받게 되어(김성

회, 1982), 학교에서 위축․고립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박성수와 오성심(1984)은 학급에서 위축․고립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교사

와 학부모에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하며, 이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 권리를 침해받는 생활을 하는 등 주변 사람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

지하지 못하는 행동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 다. 

  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공연히 싸움을 하게 되거나 서로 사이가 더 나빠져 친구와의 관계

에서 곤란을 겪게 되고 학습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

을 느끼면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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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mond(1985)는 자기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등의 비주

장적 행동을 하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아동기의 

비주장적 행동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부적응과 관련된 주장훈련이 요청된다. 주장

훈련은 Wolpe와 Lazarus(1966)에 의해 개발되고 시도된 집단 상담의 한 유

형으로서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 의견, 느

낌 등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으로,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바꾸거나 비합리적 사고를 없앰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효과가 

있다(Lazarus, 1971).

  주장훈련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창은(1990)은 대인불안 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고, 김교옥(1993)은 자아개념 형성

에, 서성길(1994)은 학습 습관에 효과를 미친다고 하 다. 또한, 자아 개념 향

상, 불안 감소(신혜진, 1988 ; 황임란, 1990)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학교 부적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주장훈련을 통해 자기 표현을 잘하

여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주며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동들의 학교 생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것

이 아동의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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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

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장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

는가?

  둘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상담 실시 전 주장성   

        득점과 실시 후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상담 실시 전 학교적응  

        득점과 실시 후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주장성   

        검사 득점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학교적응  

        검사 득점이 높을 것이다.  

   4-1. 교사관계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4-2. 교우관계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4-3. 학교수업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4-4. 학교규칙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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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제주도내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해석은 주장성과 학교적응 검사지를 이용한 질문지법

에 의존하 기 때문에 집단상담 과정에서 아동들의 행동 변화, 주관적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부족하다.

  셋째, 단 한 번의 연구로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와 상승 효과가 얼마나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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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아동들에게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것이 아동의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장에서는 

주장훈련의 개념, 학교적응의 개념과 역, 주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자기

주장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주장훈련의 개념

  주장행동이라는 용어는 Salter(1949)가 제시한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이라

는 뜻을 거쳐,  Wolpe(1958)가 ‘흥분 반응’이라는 용어 대신에 ‘주장 반응’이

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 다(전지현, 

1995). 

  Wolpe와 Lazarus(1966)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느

낌에 대한 모든 표현에 주장행동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 다. 주장행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야하고(Alberti와 Emmons, 1970),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정직하고도 적절한 

태도로 해야 하며(Lange, Rimm과 Loxley, 1975),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

로 고쳐나감은 물론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나 행동 등을 시정하도록 상대방에

게 과감히 요구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Bower와 Bower, 1976). 

  Alberti와 Emmons(1982)는 주장행동을 자기의 이익대로 행동하고, 부당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를 내세우며, 편안하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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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 으며, 김성회(1982)는 자기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게 

하고 큰 불안 없이 자신을 옹호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행동으로 보았다.

  주장행동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주장행동과 소극적 행동 그

리고 공격적 행동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Alberti와 Emmons(1982)는 주장행동,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의 특징과 

각각의 행동이 대인관계에서 가져오는 결과를 비교 설명하 는데 <표 II-1>

과 같다.

<표 II-1>  주장․소극적․공격적 행동의 비교

주장행동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

특      징

․자기 가치를 높임

․자신을 표현함

․자신을 좋게 느낌

․자신을 위해 선택함

․자신을 부정함

․자신을 억제함

․마음이 상함

․걱정을 함

․다른 사람이 선  

  택하게 함

․상대방의 희생을 통  

  해 자기 가치를 높임

․자신을 표현함

․다른 사람을 해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함

자신이

느끼는 감정

좋은 감정

확신

불안

자신에 대한 실망

우월감

나중에는 죄의식을 느

낌

타인이

느끼는 감정
존경 안달, 초조, 넌더리 분노, 원한, 복수심

결      과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목적을 성취하지

못함

상대방을 희생시키며

바라는 목적을 성취함

※ 출처 : 전지현(1995), 놀이 중심의 주장 훈련이 국민학생의 부끄러움 수준과 주장  

          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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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행동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솔직하게 나타내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다

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들거나, 쉽사리 그를 무시할 

수 있게 하는 변명, 수줍음, 자기 위축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공격적 

행동은 자신의 권리에 집착하여 대개 부적절하고, 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불쾌하게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신

념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반면, 주장행동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높이

면서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비주장 행동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

지 못하고, 불안감을 가지며, 가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절망적인 것처럼 

반응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기도 한다(Bach와 

Gloaberg, 1974). 그러나 주장행동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며 목표 달성을 위

해 스스로 행동한다. 

  주장행동에 대해 이상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으나 이를 종합하여 주장행

동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신념, 느

낌 등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행동이며, 주장훈련은 주장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으로 본다.

  그렇다면 주장행동을 구성한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성회(1984)는 이에 대하여 주장성의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는 경청을 하고, 상대방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상

대방에 대해 예절을 지킨다. 또한 주장을 내세울 때에는 ‘나’메시지를 사용하

여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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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정직하게 상대방에게 직접 나타내며 가급적 대화의 초

반에 나타낸다.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는 또렷하게 말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자연스런 억

양으로 말하며,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르거나 말이 끊어지지 않

게 한다. 또한 자기주장을 할 때에는 상대방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시선 

접촉과 진지한 표정 그리고 적절한 몸짓을 취한다. 

  또한, 김종석 외(1992)는 주장행동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직시하고, 얼굴을 응시하며,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똑바로 마주보고 앉거나 서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얼굴 표정

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의사교환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직하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개인의 행동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행동반응을 평가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장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관점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주장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

의 생각을 끝까지 내세우면서도 조심성 있게 행동하여 예의를 지킨다. 자신

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참지 않고 나타내고, 가급적이면 대화

의 초반에 나타내며, 정직하게 직접 나타낸다. 상대방과 말을 할 때에 상대방

이 알아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단호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말하며, 자연스러

운 억양과 적절한 몸짓을 취한다. 

  이와 같이 주장행동은 개인마다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주장행동이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장 훈련이 필요하다.  

  이장호(1992)는 주장훈련을 필요로 하는 비주장적인 사람들은 대화 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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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기피하며, 권위적인 상대방에

게 저항이나 반박을 못한다.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타인의 요구를 거

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말하지 못하며, 사랑이나 애정의 느낌

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권 배, 1993, 재인용). 

  이장호(1982)는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 피해의식, 대중공포 및 

이에 대한 불안과 고독감이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필요하며, 특히 불쾌한 감

정 및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또

는 애정이나 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주장훈련이 효과

적이라고 한다.

  주장훈련은 감정표현, 즉 긍정적인 감정표현이나 부정적 감정표현의 사용

을 증가시키고, 반대감정을 표현하고 한계를 설정하며, 자기주도적(모험이 수

반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주장 기술이 향상되면 친 성, 

진실성, 그리고 성취감의 증가에 따른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 갈등을 다루는 

보다 숙련된 방식,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긴장과 불안의 감소, 

자신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감정과 개인적 성장을 나타내는 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아상의 긍정적인 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김종석 외, 1992). 

  주장성 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표현적이고 자발적이며 적절

하게 방어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인간 관계에 관심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lassi, Galassi와 Litz, 1974).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에서 김창은(1990)은 대인불안 감소 및 자아

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고, 최홍식(1990)은 사회성에 효과가 

있었으며, 주장행동을 조성하는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고, 김교옥

(1993)은 자아개념 형성에, 서성길(1994)은 학습 습관에 효과를 미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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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적응의 개념과 역

  적응(Adjustment)은 개체와 환경과의 조정관계이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실재와 욕구에 대한 순응이며, 심리학적으로는 개체의 욕구 해소 과정으로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된 과정이다. 즉, 

개체와 환경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욕구좌절이나 갈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다(정원식 외 2인, 1979 ; 윤미숙, 

2000, 재인용). 

  Lazarus(1976)는 적응을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

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김인자(1992)

는 적응을 개인과 환경의 능동적인 상호관계로 보고 있다. 

  적응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관계인 만큼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들의 학교적응은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에서 적응을 하는 아동은 

교육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적․도덕적 성장을 하나, 학교에 적

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지적․도덕적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학교생활

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학업수행에 있어 무능력하게 되어 학업에 관

심이 적어지게 된다. 학업에 관심이 적은 아동은 수업장면이나 교사와 교우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제외되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다(손희준,1987). 

  학교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중요

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아동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생

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안 복(1984)은 학교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

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 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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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

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 다. 

  김용래(1993)는 학교적응이란 학습자가 학교상황인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

교 내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전반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상황내

의 제반 요구에 균형 있게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실

현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로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에 바람직하게 수용되어, 교사와의 관계는 물론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수행에 관심을 가지며 학교 규칙을 잘 지켜 원만한 학교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학자들은 학교적응에 대한 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견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정순례(1992)는 학교에 대한 선호, 교사에 대한 선호, 학교에서의 활동성,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 및 향력, 친구관계 지각 등을 학교적응에 관한 역

으로 구분하 다. 배제현(1994)은 학과 활동에 대한 흥미, 학교 환경에 대한 

지각, 교사․교우 등 인간관계의 세 역으로 분류하 다. 류윤석(1996)은 아

동-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학습 적응, 학교 규칙 준수, 학교 행사 참

여를 학교적응 역으로 분류했다(황경미, 1998, 재인용). 

  Bernet와 Hawkins(1985)는 학급활동 참여, 교사로부터의 지원, 다른 학생

과의 교제로 분류하 고, Bernet(1989b)는 학교에 대한 태도와 교실에서의 행

동, 교육적 욕구, 자아개념 등을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았으며,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지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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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새로운 환경인 교실에서 편안해 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것, 학교와 

학교관련 활동에 참여․탈퇴․회피하게 되는 것, 학업 성취 결과가 진보․하

락하는 것 등을 학교적응 역으로 보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한 하위 역의 구분 및 역별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김현정, 1998). 학교적응에 대한 하위 역은 대체로 

학교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업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적응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이재철, 1994).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을 고려한 임전순(1993)의 견해를 수용하여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을 학교적응의 하위 역으로 설정하

다.  

3. 주장성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Adler(1976)는 수업시간에 질문 또는 자기 생각을 자발적으로 발표하지 못

하는 사람,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 이외의 어떤 사람과

도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 화제가 자주 끊기고 당황하는 사람, 반발을 하지 

않거나 비난이 생기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몰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장훈

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김 근, 1988), 이러한 사람들은 자

기 표현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자기 표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지는 것이므로(Rakos와 Schroeder, 

1980) 주장훈련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

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초등학교에서 적용하

면 부적응 아동에게 원만한 학교 생활과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포함한 인간관

계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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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사회적 환경이 가정과 이웃

을 벗어나 학교, 특히 학급사회의 일원으로 공식적인 집단 생활을 하게 된다

(이병진, 1992). 아동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교우들과 관계를 맺고 학업을 성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준수해 나

가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해나간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김제한(1994)은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들의 행동이나 욕구, 감정, 이상 

등이 사회의 요구나 규범에 비추어 갈등이나 긴장이 일어날 때 신체적, 정신

적 문제를 지니면서 적응의 형식을 발견하지 못해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 으며, Conger와 Keane(1981)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아

동들은 계속해서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학교 중도 탈락, 비행 등의 위험에 

처한다고 하 다(김연숙, 1999, 재인용).

  문희옥(1987)에 의하면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은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고 

부적절한 질문으로 시간을 끌며, 다른 학생을 방해하는 등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이다. 또한 교사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방어적 태도와 계속되는 실패 경험으로 학업성적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학교생활의 지속으로 학교에 대한 적대감, 공포감, 경쟁 실패감이 누적된다. 

그리고 엄한 규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다고 

한다(허남진, 2000, 재인용).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학교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며, 학교규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돕는 훈련이 필요하다.

  Jourard(1964)는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이나 느낌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

현하지 않으면 참되고 성실한 개인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은 대인관계에서 소외된다고 하 다. 그러므로 진실한 의미에서의 원만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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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Wolpe (1969)의 연구에서 주장훈련이 대인관계에 불안이 높은 사람에게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장성이 높을수록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uperminc와 Heimberg(1983)는 주장적인 

사람은 비주장적인 사람에 비해, 그들의 대인관계에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기주장훈련은 교사와 교우관계에 도

움이 됨을 알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아동들은 학습태도가 좋고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학교규칙을 잘 지킨다. 교사가 자기에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은 높은 자아개념을 발전시키며 성취동기도 높게 조장되고 학업에 실패

할 경우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Weiner, 1972 ; 이

기호, 1998, 재인용). 

  아동들이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이 중요하다. 긍

정적인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장호성, 1987 ; 송미원, 1999 ; 윤미숙, 2000). 심봉석(1999)의 연

구에서 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고 보고하고 있어, 주장훈련과 학교적응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음을 더욱 시

사하고 있다. 

  또한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연숙(1999)의 연구에서 주장훈련과 유사개념

인 자기표현훈련이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는 학습의 장이며 성취의 장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활기에 넘치는 생활

을 하고 창의적인 기풍과 의욕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될 때, 학습자는 학교

생활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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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념의 형성,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가져오는 주장훈련이 필요하다. 

4.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주장훈련은 Wolpe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Lazarus에 의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주장훈련 프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Wolpe(1958)는 주장행동을 못하는 것은 높은 불안 때문이라고 했고, Eisler, 

Hersen, Miller와 Blanchard(1975)는 주장행동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므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Jakubowski와 Lange(1978)는 주장행동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또는 생각을 먼저 고쳐야 한다

고 보고 있다.

  Rakos와 Schroeder(1980)는 주장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행동적 원인, 

인지적 원인, 그리고 정서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에 따른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 II-2>와 같다.

<표 II-2> 대상에 따른 훈련 방법 

     대상 및 방법

구분 대    상  훈련 방법

행동적 

주장훈련

주장행동 기술이 부족하여 주장

행동을 못하는 사람

시범, 관찰, 역할 연기 훈

련 등

인지적 

주장훈련

비합리적 사고로 주장행동을 못

하는 사람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대치

정서적 

주장훈련

불안의 수준이 높아 주장행동을 

못하는 사람

불안을 줄이기 위한 이완

훈련 등

※ 출처 : 이건복(1998),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과 공격성에 미치  

          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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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따른 세가지 주장훈련 방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행동적 주장훈련은 주장행동의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시범과 역할 

연기 등의 훈련 방법을 사용한다. 행동적 주장훈련의 방법으로는 지시, 시범, 

관찰, 역할연기, 행동연습, 구성원 상호간의 피드백 등이 매우 효과적이다

(Galassi, Galassi와 Litz, 1974 ; Morgan, 1980). 지시는 피험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수행 규칙을 제공하는 방법이고(Doster, 1972), 시범은 훈련자나 각종 매

체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행동을 예시하고 관찰을 통해 행동수행 규칙을 정하

여 그 규칙에 따라 적절한 목표반응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며(Stone과 

Gotlid, 1975), 역할연기는 지시 또는 모델링을 제시한 다음 주장행동이 가능

한 여러 장면과 역할을 주어 주장행동을 연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행

동연습은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실제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주장행동을 

해보도록 권장하는 방법이고(Bandura, 1977), 피드백은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

이 한 행동의 결과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친 향에 대해 정보를 받거나, 

상대방에게 그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는가에 대해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

해주는 기술이다(김교옥, 1993).

  둘째, 인지적 주장훈련은 주장행동과 관련된 인지를 변화시켜 주장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으로 관계형성하기(Lang, Rim와 Loxley, 1975), 주장훈

련의 앞부분에서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 구별하기(Alberi와 Emmons, 1982), 

주장적으로 사고하는 훈련하기(Lange와 Jakubowski, 1980), 주장행동을 해야 

하는 시기 알기(Rakos와 Schroeder, 1980)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상담자

는 우선 주장행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내담자가 자기 행동의 주장행동, 소극

적 행동, 공격적 행동을 변별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합리적

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주장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

는 사고와 관계되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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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정서적 주장훈련은 주로 주장행동과 관련된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장행동을 해야 할 장면에서 비주장행동을 한다는 비주장행동의 정서적 원

인에 근거하여 개발된 훈련으로, 불안 극복을 위해 이완 훈련과 자기 지시를 

권하고 있다(Rakos와 Schroeder, 1980).

  본 연구에서는 Rakos와 Schroeder(1980)의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한 변창진과 김성회(1980)의 주장훈련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장훈련을 실시한 전지현(1995)의 주장훈련 프로그램

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부분 수정하고 재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법만이 연구 결과에 향을 미친 다기보다는 이러

한 기법들이 혼합되어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Mcfall과 Marston, 1970; 

Winship과 Kelley, 1976)에 따라서 행동적 주장훈련, 인지적 주장훈련, 정서

적 주장훈련 방법을 혼합하여 구성하 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행동적 주장훈련은 주장행동의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시범과 역할 

연기를 훈련하는 방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8회기의 ‘주장행동의 연습’에서

는 주장행동을 찾아보고 주어진 장면에서 자신이 장면의 인물이 되어 주장 

반응을 해보게 하 다. 그리고 장면에 맞는 억양, 태도, 시선을 하며 역할 연

기를 하게 하 다. 9회기의 ‘요청하기와 거절하기’에서는 요청하거나 거절하

기 힘든 상황에서 주장적으로 요청하고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았으며, 10회기

의 ‘역할 연기’에서는 주어진 장면에서 주장행동을 하는 역할연기 연습을 하

다. 특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선정하여 역할연기 연습을 하

고, 11회기의 ‘실행 연습’에서는 구성원들이 주장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생활 

장면을 찾아보고, 그 장면 속에서 주장행동을 해보도록 하 다. 주장행동을 

연습한 후에는 구성원 서로에게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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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인지적 주장훈련은 주장행동과 관련된 인지를 변화시켜 주장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회기의 ‘프로그램 안내와 자

기소개’에서는 warm up 활동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 고, 2회기의 ‘주장 행

동의 이해’에서는 주장행동․소극적 행동․공격적 행동을 비교하여 주장행동

의 의미를 알게 하 으며, 5회기의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합리적 생각과 비합

리적 생각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는 활동을 한 후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연

습을 하 고, 6회기의 ‘합리적인 신념 갖기’에서는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보고,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고쳐보는 활동을 통

하여 합리적인 생각을 자기 것으로 정착시키는 활동을 하 으며, 7회기의 ‘주

장행동의 시기’에서는 주장행동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에 대한 연습을 하 다.

  셋째, 정서적 주장훈련은 불안 극복을 위해 자기 지시와 이완 훈련 등을 

사용하여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 방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3

회기의 ‘불안 극복 훈련’에서는 불안 이겨내기 훈련과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

을 시키는 이완 훈련을 실시하 고, 4회기의 ‘자신감 가지기’에서는 나의 행동

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자신 있게 사는 자세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 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회기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안내와 자기

소개(1회기), 주장행동의 이해(2회기), 불안 극복 훈련(3회기), 자신감 가지기

(4회기), 합리적인 생각(5회기), 합리적인 신념 갖기(6회기), 주장행동의 시기

(7회기), 주장행동의 연습(8회기), 요청하기와 거절하기(9회기), 역할 연기(10

회기), 실행 연습(11회기), 마치며(12회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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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

절차, 측정도구, 자료처리에 대해 기술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 소재 A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0명으로 상담집

단 10명, 비교집단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

저 6학년 여학생 42명을 대상으로 하여 주장성과 학교적응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결과 대상 아동 중에서 주장성(57-68점)과 학교적응(79-112점) 점수

가 낮은 아동 25명중에서 상담을 희망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아동 20명을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각각 10명씩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배당하 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담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전후검사 비교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실험설계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실험설계

상담집단

비교집단

O1             

O3              

X  O2

O4

     O1, O3 : 사전검사 (주장성, 학교적응 검사)        

     O2, O4 : 사후검사 (주장성, 학교적응 검사)

     X :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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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1) 연구의 진행 절차          

  본 연구는 사전검사, 상담․비교집단 구성,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의 순으로 진행하 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 여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주장성과 학교적응 사전검사를 실시하 다. 

  사전검사를 통하여 주장성과 학교적응 검사 점수가 낮은 아동 20명을 추출

하여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각각 10명씩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 다. 

  상담집단에게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적용하 고, 비교집단에게

는 상담 기간 중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상담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

접 실시하 고, 12주간(2001년 9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1회를 실시

하 다. 프로그램은 12회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 회기마다 소요시간은 60

분으로 하 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마친 후, 사전검사에 사용했던 동일한 검사도구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2)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Rakos와 Schroeder(1980)의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한 변창진과 김성회(1980)의 주장훈련 프

로그램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장훈련을 실시한 전지현(1995)의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 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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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내용

회수 주  제       활 동 내 용 준비물

1
프로그램 안내와

자기소개

․애칭 소개하기

․프로그램 소개

․집단규칙 정하기

서약서

양초10

종이컵10

2 주장행동의 이해

․주장행동의 의미 알기

  - 주장행동

  - 소극적 행동

  - 공격적 행동

강의자료1

활동지1

편지봉투10

마이크1

3 불안 극복 훈련
․불안 이겨내기 훈련

․이완 훈련

강의자료1

활동지2

4 자신감 가지기
․나의 행동 살피기

․자신 있게 사는 자세

활동지2

종이봉투10

5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 생각과 비합리적 생각의 구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연습

강의자료1

활동지2

6 합리적인 신념 갖기
․나의 비합리적 생각 발견하기

․합리적인 생각 찾기

활동지1

휴지통1

7 주장행동의 시기
․주장행동의 알맞은 시기

․주장행동의 시기에 대한 연습

강의자료1

활동지1

8 주장행동의 연습
․주장행동 찾기

․주장 반응해보기
활동지1

9
요청하기와 거절하

기

․주장적으로 요청하고 거절하기

․주장행동 연습
활동지1

10 역할 연기 ․주어진 장면에서 주장행동 연습 활동지1

11 실행 연습
․생활 속의 주장행동

․주장행동 연습

활동지1

풍선10

12 마치며
․경험 나누기

․소감문 작성하기

활동지1

편지지11



- 22 -

4. 측정도구

  1) 주장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장성 척도는 Rakos와 Schroeder(1980)가 제작한 척도

를, 변창진과 김성회(1980)가 우리 문화 수준에 맞게 번안한 것을 이현경(1991)

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척도의 반분 신뢰도는 .79이다. 

이 검사의 문항은 총 20문항이고, 질문지 작성 방법은 Likert식 척도에 따라 각 

문항의 반응 양식은 ‘거의 그렇지 않다.’(5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4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2점), ‘항상 그렇다.’(1점)의 단계로써, 점수범위는 

100점에서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장성이 높은 학생으로 규정하 다.   

  2) 학교적응 검사

  본 검사지는 김호권(1965)의 ‘표준 생활 검사지’와 유상철(1982)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임전순(1993)의 32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 내용을 박성근(1998)이 초등학교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

용하 다. 이 검사지는 4개 역으로 구성된 5지 선다형 판정척도이다. 이 검사

지의 하위 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관계 : 학생과 교사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       

                 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의 적절성 여부

  ② 교우관계 :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학급 생활의 적극성 여부, 친   

                 구에 대한 관심 여부

  ③ 학교수업 : 수업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    

                 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 여부

  ④ 학교규칙 :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   

                 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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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역별 문항수와 문항번호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학교적응의 각 역별 문항수와 문항번호

하위 역 문항수 문항번호

교사관계 8 1,  5,  9,  13,  17,  21,  25,  29

교우관계 8 2,  6,  10,  14,  18,  22,  26,  30

학교수업 8 3,  7,  11,  15,  19,  23,  27,  31

학교규칙 8 4,  8,  12,  16,  20,  24,  28,  32

  질문지 작성 방법은 Likert식 척도에 따라 각 문항의 반응 양식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약간 그렇다.’(4점), ‘아

주 그렇다.’(5점)의 단계로써, 점수범위는 160점에서 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잘 적응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부정 문항(15, 21, 25, 26, 27, 30, 31

번 문항)은 역산 처리를 하 다.

5. 자료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PC
+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실시하 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

의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P<.01, P<.05 수준에서 t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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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주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과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투입 후 사후

검사의 차이를 비교․검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 다.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주장성에 대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주장성의 사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65.10

65.70

5.56

6.56
-.22

  <표 IV-1>의 주장성 사전검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간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학교적응과 그 하위 역에 대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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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학교적응의 사전검사 비교

하위 역 집    단 M SD t

교사관계
상담집단

비교집단

27.40

28.00

2.80

2.94
-.47

교우관계
상담집단

비교집단

23.40

26.10

5.48

5.38
-1.11

학교수업
상담집단

비교집단

24.10

23.40

3.73

3.66
.42

학교규칙
상담집단

비교집단

23.70

22.30

3.20

3.80
.89

전체
상담집단

비교집단

98.60

99.80

8.92

9.11
-.30

  <표 IV-2>의 학교적응 사전검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간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2.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상담 실시 전 주장성   

        득점과 실시 후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주장성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간 평균과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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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주장성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구    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M SD M SD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65.10

65.70

5.56

6.56

73.90

68.10

7.12

6.33

6.56
**

1.99

(**p < .01)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주장성 사후검사 평균점수

(M=73.90)가 사전검사 평균점수(M=65.1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t=6.56, p<.01).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아동의 주

장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

여한 상담집단은 합리적인 사고와 불안 극복 훈련, 주장행동에 대한 역할연

기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내세우는 특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낸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주장성을 향상시켰다는 연구들

(이현경, 1991 ； 이숙자, 1992 ; 전지현, 1995 ; 김종숙, 2000)을 실험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상담 실시 전 학교적응  

       득점과 실시 후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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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학교적응 검

사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간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학교적응 하위 역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하위 역 집    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M SD M SD

교사관계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27.40

28.00

2.80

2.94

31.40

27.90

2.91

2.77

-3.55**

.09

교우관계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23.40

26.10

5.48

5.38

32.20

28.10

4.71

3.84

-7.51
**

-1.30

학교수업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24.10

23.40

3.73

3.66

29.60

25.70

2.84

2.91

-3.82
**

-1.39

학교규칙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23.70

22.30

3.20

3.80

24.50

20.40

3.63

3.31

-.77

1.55

전    체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98.60

99.80

8.92

9.11

117.70

102.10

8.37

7.52

-6.67**

-.72

(**p < .01)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적응의 하위 역에 대한 사전-사후검

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집단의 교사관계(M=31.40, t=-3.55), 교우관계(M=32.20, t=-7.51), 학교

수업(M=29.60, t=-3.82)에 유의한 차(P<.01)가 있었으나, 학교규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적응 총득점은 상담집단의 학교적응 사후검사 평균점수(M=117.70)가 

사전검사 평균점수(M=98.6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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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6.67, p<.01).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학

교적응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에 도

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주장성   

        검사 득점이 높을 것이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주장성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주장성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73.90

68.10

7.12

6.33
1.92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주장성 사후검사 평균점수

(M=73.90)가 비교집단 평균점수(M=68.1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아동의 주장

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

유로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아동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고(전지현, 1995), 단기간의 

훈련으로는 주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현경, 1991 ; 이숙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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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설 4의 검증

가설 4.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학교적응  

       검사 득점이 높을 것이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학교적응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학교적응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117.70

102.10

8.37

7.52
4.39**

(**p < .01)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학교적응 사후검사 평균점수

(M=117.70)가 비교집단 평균점수(M=102.1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t=4.39, p<.01).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이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교사관계, 교

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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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1 교사관계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교사관계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교사관계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31.40

27.90

2.91

2.77
2.75*

(*p < .05)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교사관계 사후검사 평균점수

(M=31.40)가 비교집단 평균점수(M=27.9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t=2.75,
 
p<.05).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

담집단의 교사관계는 비교집단에 비해서 유의한 효과가 있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연기 연습을 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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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2 교우관계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교우관계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교우관계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32.20

28.10

4.71

3.84
2.13*

(*p < .05)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교우관계 사후검사 평균점수

(M=32.20)가 비교집단 평균점수(M=28.1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t=2.13, p<.05).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

담집단의 교우관계는 비교집단에 비해서 유의한 효과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찾아

내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활동을 통하여 학급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교우관계가 증진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교우관계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단원 전체의 소감문(부록5)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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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3 학교수업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학교수업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표 IV-9> 학교수업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29.60

25.70

2.84

2.91
3.04**

(**p < .01)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학교수업 사후검사 평균점수

(M=29.60)가 비교집단 평균점수(M=25.7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t=3.04, p<.01).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

담집단의 학교수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에서 불안 극복 훈련과 자신감 가지기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업 시간에 자신있게 발표하는 태도의 형성으로 학

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학습 습관에 효과가 있다는 서

성길(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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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4 학교규칙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주장성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학교규칙의 사후검사 비교

구    분 M SD t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24.50

20.40

3.63

3.31
2.64*

(*p < .05)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학교규칙 사후검사 평균점수

(M=24.50)가 비교집단 평균점수(M=20.4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t=2.64, p<.01).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

담집단의 학교규칙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다.

  이에 비하여, 상담집단에서의 학교규칙 사전-사후 검사 비교인 <표 IV-4>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기에 접

어드는 6학년 아동이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지니므로(김충기, 

1988), 단기간의 훈련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여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담집단이 비교집단보

다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것은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여 규칙을 지키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비교집단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 시기의 특

징이 보다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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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 의견, 느낌 등을 솔직하

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것이 주장

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

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장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

는가?

  둘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상담 실시 전 주장성   

        득점과 실시 후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상담 실시 전 학교적응  

        득점과 실시 후 득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주장성   

        검사 득점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학교적응  

        검사 득점이 높을 것이다.  

   4-1. 교사관계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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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교우관계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4-3. 학교수업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4-4. 학교규칙 역에서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의 검증 과정은 사전검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자기주장훈련 프

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의 순으로 진행하 다. 

  사전검사는 제주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42명을 대상으로 

Rakos와 Schroeder(1980)가 제작한 척도를 변창진과 김성회(1980)가 우리 문화 

수준에 맞게 번안한 것을, 이현경(1991)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주장

성 검사지를 사용하 다. 이를 통해 주장성과 학교적응 점수가 비교적 낮은 20

명을 추출하여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10명씩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배정하

다.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Rakos와 Schroeder(1980)의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토대로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한 변창진과 김성회(1980)의 주장훈

련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 다. 상담프로그램의 실시는 연구자가 직접 매주 1회씩 총 12회기를 하

으며, 한 회기마다 60분이 소요되었다.

  프로그램의 실시를 마친 후, 사전검사에 사용한 동일한 측정도구로 상담집단

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자료의 분석은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01, 

P<.05 수준에서 t검증을 실시하 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장성에 대한 사전(M=65.10)-사후검사(M=73.90)의 비교에서, 상담집

단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56, p<.01).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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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아동의 주장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둘째, 학교적응에 대한 사전(M=98.60)-사후검사(M=117.70)의 비교에서, 상담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 다(t=-6.67, p<.01).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셋째, 주장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에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사

후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주장성에 유의한 효과가 없다.

  넷째, 학교적응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에서, 상담집단(M=117.70)은 비

교집단(M=102.10)보다 사후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t=4.39, p<.01). 따

라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교사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에서, 상담집단(M=31.40)은 비교집단

(M=27.90)보다 사후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75, p<.05). 따라서 자

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교사관계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교우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에서, 상담집단(M=32.20)은 비교집단

(M=28.10)보다 사후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13, p<.05). 따라서 자

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학교수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에서, 상담집단(M=29.60)은 비교집단

(M=25.70)보다 사후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t=3.04, p<.01). 따라서 자

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학교수업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학교규칙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에서, 상담집단(M=24.50)은 비교집단

(20.40)보다 사후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64, p<.01). 따라서 자기

주장훈련 프로그램은 학교규칙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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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주장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즉 자신의 

생각, 의견, 느낌 등을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를 증진시킨다. 

  둘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다.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 감정으로 교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교우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

현하여 친 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향상

되고, 학교규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장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게 

되어 아동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적응을 돕는데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활용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제언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조사연구

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실험연구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

된다.

  둘째,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아동들

의 수준에 맞는 놀이중심․흥미중심의 내용으로 구성, 보완된 아동용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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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 Influence of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sertiveness and School Adjustment 

                           Kim, Ae-ja

 Major in Educ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ong-gyu

    This study aims at pointing the way the elementary students assert 

themselves and they adjust to school lives by presenting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recognize the effect, the 

study began with setting the following two particulars as the main premise. 

    The first premise is how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can  

contribute to good results in students' school lives.

    The second premise is how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can 

improve students' adjustment to more desirable daily school liv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 44 -

   Survey was made by sampling the six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in 

Jeju City,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25 students whose scores were 

low had genuine desire to have counseling. Then, sampled 20 students of 

them could afford to have time to join the program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y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ed group by 10 members each.  

   Given elementary students, to keep an error to the minimum,  personally 

the training group was applied to partial amendments of behavioral assertive 

program made by Byun Chang-jin and Kim Seong-hoy(1980) based on the 

program by Rakos and Schroeder(1980) for secondary students. The training 

program was executed one time per week by 60 minutes through 12 

sessions.

   The measure instrument of assertiveness used in this study is 

assertiveness scale translated in Korean by Lee Hyun-gyong to organize 

Korean elementary students' standard.  It is expected to measure 20 

categories by 5 steps. The instrument is mainly founded on the program 

reorganized by Byun Chang-jin and Kim Seong-hoy(1980), referring to 

Rakos and Schroeder(1980). School adjustment used here is the measure 

instrument reorganized by Im Jeon-soon(1993) developed by Kim Ho-gwon 

and Yu Sang-cheol(1982). It is supposed to measure 32 categories, including 

4 subcategories.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the scores of pre-tests and post-tests on 

data,   SPSS/PC† was performed and all the statistic values were tested 

in the significant level of p＜.01 and p＜.05 through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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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had an good effect on 

elementary  students' assertiveness. Through this program,  the students 

were able to upgrade their assertiveness by having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thoughts, opinions and feelings. 

   Second,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could result in students' 

better adjustment to their school lives. This program could keep th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is program also 

enabled the students to participate in classes more actively, maintain close 

friendship by expressing mutual interests among themselves and produce 

good habits according to school regulations more positively. That is,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can have a good impact on students' 

assertiveness and school adjustment as well. Furthermore, the students were 

willing to change themselves to accept better their school lives. 

   Accordingl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e students acquiring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asserting their rights in the proper and 

reasonable thinking way could have them helping adjust themselves to their 

school lives more smoothly. 

   In short, one of the suggestions made here is that to help the students 

who suffer from school lives,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be 

adopted in school education to help the students have more desirable lives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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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제1회기 프로그램 안내 및 자기 소개

1. 목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장점을 애칭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자기를 알리고 나를 알도록 

하여 친 감을 조성하고,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① 의자를 사람 수보다 하나 부족하게 준비하고, 원을 지어 빙 둘러앉는다.

   ② 술래가 구성원 중 한 사람 앞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는다. 

   ③ ‘예’라고 대답을 하면 다른 구성원을 찾아가고, ‘아니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하고 묻는다.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

○특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하며 술래도 빈자리를 찾아 

재빨리 앉는다.

   ④ 앉지 못한 사람이 술래가 된다.

 (2) 애칭 짓기와 자기 소개

   ① 각 구성원은 애칭을 짓는다.

   ② 자기의 애칭과 그렇게 정한 이유를 소개한다.

 (3)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안내

   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고 당당하

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

   ② 발표를 자신 있게 하고 원만한 교사․교우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4) 집단의 약속 정하기 

   ① 구성원들이 집단의 규칙을 만든다. 

   ② 약속 선언 

     지도자가 촛불을 견 다음 맨 앞사람에게 불을 전달하면 다음 사람에게 계속 전달

하여 불을 준다. 천천히 교실을 한바퀴 돌고 한 명씩 초를 지도자에게 맡기고 손을 들

고 서약한다. 다하면 초를 촛불 받침에 꽂는다. 모두 끝나면 일제히 자기 촛불을 끈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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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기 주장행동의 이해

1. 목적

  주장행동,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의 의미를 알고 이를 구별할 수 있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이름 외워 부르기

   ① 리더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은 원형으로 앉는다.

   ② 리더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

로 시작한다.

   ③ 집단 리더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리더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부른 후에 자

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전체 원이 다 돌아갈 때까지 반복

한다.

 (2) 주장행동 알기

   ① 주장행동과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을 설명한다.

 (3) 주장행동 구별하기

   ① 주장행동 구별 활동지를 배부한다. 

 ② 각각의 장면에 대한 반응이 주장적이면 “주장”, 소극적이면 “소극”, 공격적이면 

“공격”이라고 쓴다.

 ③ 주장에 대한 반응을 보며 주장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4) 30초 인터뷰

   ① 주제를 담은 10개의 봉투를 집은 다음 자기 봉투에 애칭을 적어낸다.

   ② 1명씩 마이크를 대며 즉석 인터뷰를 한다.

   ③ 내가 ‘∼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받고, 뒤에 말을 이어 대답하게 한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제3회기 불안 극복 훈련

1. 목적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다스려 주장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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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인간 실 풀기

   ① 먼저 두 명씩 짝을 지어 각자 자신의 팔을 엇갈려 꼬이게 한 채 상대방 손을 잡

는다.

   ② 서로 손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꼬인 팔을 풀도록 한다.

   ③ 두 명이 풀었으면 이번에는 네명, 여덟명, ‥‥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

복한다.

 (2) 자신에게 말하기

   ①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을 1명이 큰 소리로 읽고 나머지는 눈을 감고 듣는다.

   ②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을 모든 구성원이 큰소리로 읽으며 자신에게 말을 한다.

   ③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3) 몸과 마음 편안히 가지기

   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는다.

   ② 지시에 따라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며 자신의 느낌을 알아본다.

   ③ 다시 반복하여 실시한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제4회기 자신감 가지기

1. 목적

  자신감을 가지면 주장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찾아본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목소리를 높여라.

   ① 먼저 전체가 목소리 크기를 1에서 10까지 ○○교 만세를 외친다.

   ②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첫째 번 아동이 1크기로 말하면 다음 아동이 2크기로 점차 

높여 마지막 아동이 10크기로 소리로 외친다.

   ③ 한 명씩 1에서 10크기의 목소리로 외쳐보고 마지막에는 다함께 10크기의 소리로 

외쳐본다.

 (2) 나의 행동은 어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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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0개의 책상 위에 1가지씩의 행동 요목을 적은 종이를 넣어둔다.

   ② 종이를 펴보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행동일 경우에는 봉투에 담는다.

   ③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번호를 발표하고 찢어 휴지통에 버린다.

   ④ 휴지통에 버릴 때 “자신있게 삽시다.” 하고 외친다.

 (3) 자신있게 삽시다.

   ① 차트를 보며 자신있게 사는 자세를 알아본다. 

 (4)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기

   ① 2명이 한 조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본다.

   ② 구성원들 앞에서 발표한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제5회기 합리적 사고

1. 목적

  합리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음을 알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겠다는 마음

을 갖는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세탁기 엉킨 옷 풀기

   ① 구성원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든다. 자신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을 기억한

다.

   ② 구성원이 손을 놓고 맘껏 빙 빙  돌도록 해서 자리가 많이 바뀌면, ‘그만’이라

고 외친다.

   ③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아까 자신의 오른쪽, 왼쪽 사람과 손을 잡는다.

   ④ 원래의 동그라미 모양으로 돌아간다.

 (2) 나의 합리적인 생각은?

  ① 장면이 제시된 활동지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반응을 적는다.

  ② 차트를 보며 설명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에 대해 안다.

  ③ 연습지를 보며 합리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사고를 구별한다.

  ④ 배운 것을 참고하여 앞에서 자신이 적은 내용을 보며 합리적인지 아닌지 장면별

로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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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제6회기 합리적인 신념 갖기

1. 목적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신념을 찾아 자기 것으로 정착시킨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뒤로 넘어지기

   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뒤로 넘어지고 짝은 뒤에서 안전하게 받쳐준다. 

   ② 서로 바꾸어서 실시한다.

 (2) 나의 비합리적인 생각 발견하여 없애기

   ① 활동지를 보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 밑줄을 친다.

   ② 밑줄친 곳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고쳐서 적어본다. 

   ③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발로 밟고 휴지통에 버린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제7회기 주장행동의 시기

1. 목적

  주장행동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주장행동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스피드 퀴즈

   ① 지도자가 1명에게 한 단어를 보여 주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친

구들이 그 단어를 알아 맞춘다. 

   ② 1명이 1문제씩 돌아가며 말하고  한 문제에 대한 설명 시간은 10초로 한다. 

   ③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해야 하므로 떠오르는 생각을 빨리 정리하여 큰 소리로 

발표한다.



- 52 -

 (2) 주장행동의 알맞은 시기

   ① 제시된 장면을 보고 주장행동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에 표시를 한다.

   ② 주장 행동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에 대해 토의한다.

 (3) 주장행동의 시범 보기

   ① 시범 행동을 보며 주장행동이면 ‘주장행동’, 소극적 행동이면 ‘소극적 행동’, 공격

적 행동이면 ‘공격적 행동’이라고 외친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제8회기 주장행동의 보기 연습

1. 목적

  주장행동의 보기 연습을 통해 주장적으로 행동할 때의 억양, 말의 빠르기, 표정, 시

선, 말의 느낌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끝말 이어가기

   ① 지도자가 먼저 낱말을 꺼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끝말을 이어간다.

   ② 끝말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벌칙이 주어지며 그 아동부터 다시 시작한다.

 (2) 주장행동 찾기

   ① 활동지를 보며 주장행동을 찾아본다.

   ② 구성원들이 토의를 하며 바른 주장행동을 선정한다.

   ③ 바르지 않은 주장행동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 주장 반응해보기

   ① 위의 장면에서 자신이 장면의 인물이 되어 주장적 반응을 해본다.

   ② 장면에 맞는 억양, 태도, 시선 등을 하며 역할 연기를 한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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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기 요청하기와 거절하기

1. 목적

  요청하기와 거절하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고, 역할연기를 통해 익혀 실

제 생활에서 주장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한 마음으로

   ① 둘이 마주보며 발을 붙이고 손을 잡은 후 동시에 일어선다.

   ② 두 명이 일어섰으면 이번에는 네명, 여덟명, ‥‥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2) 주장행동 찾기

   ① 제시된 장면에 대한 반응 중에서 주장행동, 공격적 행동, 소극적 행동을 찾아본

다.

   ②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한다.

 (3) 요청하기와 거절하기

   ① 제시된 각각의 장면에 대해 요청과 거절을 주장적으로 해 본다.

   ② 2명이 한 조가 되어 서로 역할을 맡아 연습한다.

   ③ 전체 앞에서 주장행동을 해본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제10회기 역할 연기 

1. 목적

  주장적으로 행동을 해야하는 일상생활 장면의 역할연기 연습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주장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나도 화가

   ① 두 팀으로 나눈다.

   ② 첫째 번 사람이 눈을 가리고 칠판에 가서 얼굴을 그리고 오면 둘째 번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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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셋째 번 사람은 코 등으로 사람을 완성해간다.

   ③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큰 소리로 안내해 준다.

 (2) 주장행동 연습

   ①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일상 생활의 여러 가지 장면을 제시한다.

   ② 2명이 한 조가 되어 각각의 장면에 자신이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적 반응을 

해 본다. 

   ③ 전체 앞에서 역할 연기를 해본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제11회기 실행 연습

1. 목적

  실생활에서 주장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장면을 연습해봄으로써 자신 있게 주장행동

을 할 수 있게 한다.

2. 활동 내용

 (1) 놀이 활동 : 풍선 릴레이

   ① 두 팀으로 나눈다.

   ② 1명씩 다리 사이에 크게 분 풍선을 끼고 반환점까지 걸어가서 엉덩이로 깔고 앉

아 터뜨린 다음 빨리 돌아온다.

 (2) 생활 속의 주장행동

   ① 주장행동이 잘 되지 않는 상대와 상황을 떠올린다.

   ② 그 장면들을 적어본다. (3가지 정도)

   ③ 역할 연기로 연습을 해본다.

  

3.  느낌 나누기

 소감문을 작성한 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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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기 마치며

1. 목적

  집단 구성원들과의 생활, 자신의 변화 등에 대해 각자의 감정, 느낀 점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봄으로써 그 동안의 모임을 정리하고 주장행동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

는다.

2. 활동 내용

 (1) 소감문 작성하기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며’의 소감문을 기록한다.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프로그램 과정에서 느낀 점, 프로그램 후의 나의 변화를 솔직하고 구체적으

로 적도록 한다.

 (2) 경험 나누기

  전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느낀 것이나 깨달은 것에 대해 경험을 나눈다.

 (3) 편지 쓰기

  각 코너에 자기 이름의 편지지를 준비해 두고 자기 이름 다음 사람부터 돌아가며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적는다. 편지 봉투에 지도자가 참가자 이름을 각각 

써 두었다가 편지지가 완성되면 넣어준다. 

 (4) 촛불 의식 

  서로 돌아가며 악수를 하면서 그 동안의 만남을 정리한다. 주장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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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활동 자료

1회기 : 활동지

서 약 서

첫째, 나는 프로그램 시작 시간 5분전에 도착한다.

둘째, 나는 1회부터 12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상의 항목을 틀림없이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01.  9.    .

(    )학년  (    )반    이 름 (                   )

                       애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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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  강의 자료

주장행동

  주장행동이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내세우며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또 

빌려 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지금 돈은 있지만 나도 언제 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

고, 네가 또 갚지 않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번에는 빌려줄 수 없겠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소극적 행동은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도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고 얌전한 체, 겸손한 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돈이 없는데…….”라

거나, “나도 빌려야 할 형편인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이다.

  공격적 행동은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돈을 빌려 갈 줄만 알고 갚을 줄 모르는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빌려주겠

니?”라고 하거나 “야, 사람이 체면 좀 있어라. 무슨 염치로 또 빌려 달라고 하니?”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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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  활동자료

주장행동 구별하기

♥ 다음 각 장면에 대한 반응이 주장적이면, ‘주장’, 공격적이면 ‘공격’, 그리고 소극적이

면 ‘소극’이라고 쓰세요.

장면 반응 답안

1. 학급회의 시간에 발표를 하고 있

는데 한 급우가 말을 가로막는다.

“미안하지만 나의 말을 계속 더하고 

싶어.”

2. 내일이 시험인데 집 옆의 골목에

서 1, 2학년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

다.

“야! 조용히 해! 떠들려면 너희들 집

에 가서 떠들어라.”

3. 친구들이 집에 모이기로 하 는데 

한 친구가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

다.

“네가 오기로 해놓고 오지 않아서 

섭섭하구나. 무슨 일이 있니?”

4.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께

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신다.

“에-, 음-. 내일 도와드리면 안될까

요?”

5. 옆에 앉은 짝이 종종 주위를 지저

분하게 한다.
“너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니?”

6. 급우 중 한 명이 사회 조사 과제

를 좀 보여 달라고 한다.

“웃기네. 내가 이 숙제를 하느라고 

놀지도 못했는데.”

7. 친구가 자전거를 좀 빌려 달라고 

한다.
못들은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

8.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 기침이 난다.

“아저씨께서 담배를 피우시니까 제

가 기침이 납니다. 안 피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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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  활동지

30초 인터뷰

1. 내가 강아지라면? 

2. 내가 우리 반 선생님이라면?

3. 내가 내일 다시 태어난다면?

4. 내가 무인도에 표류하여 혼자 살게 되었다면?

5. 만약 1주일 뒤에 죽는다는 암 선고를 받았다면?

6. 만일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신다면?

7. 내가 다음 학기에 반장이 된다면?

8. 내가 ‘GOD'같은 연예인이 된다면?

9. 지금 100만원이 내 돈으로 생겼다면?

10.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3회기 : 활동지 및 강의자료

불안을 이겨내자. 

  

♥ 우리가 주장행동을 잘 하려면 불안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가지는 스스로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실수를 하 다면 그것은 사람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들도록 할 수는 없다.

- 어떠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고 주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

-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한 끝장은 아니다.

- 무엇이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참된 사이가 될 수 있다.

- 내가 불안하다면 솔직하게 불안하다고 털어놓자.

- 천천히, 그리고 깊이 숨을 쉬면서 긴장을 풀고 침착하자.

- 나는 나 자신의 기분을 충분히 다스려 나갈 수 있다.

- 완전하게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은 해낼 수 있다.

- 내가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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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  활동지

 자신에게 말하기 연습하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여야 할까요?

◈ 친한 친구가 나의 어려운 부탁을 한 번 들어준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가까이 지내

려고 해도 자꾸만 피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걱정만 한다.

◈ 나는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가고 싶었는데 친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 조심을 했는데도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항아리를 깨뜨려 할아버지를 대하기가 두렵

다.

◈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삼각자를 빌려주기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 봐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 버스 앞자리의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 싫었다. 그런데 말을 하면 아저씨가 어떻게 나

올지 두려워 망설인다.

◈ 친한 친구가 오해를 하여 내게 화를 낸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고 하나 자

꾸만 속이 상해 내 입에서도 욕이 나오려고 한다.

◈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싶던 친구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숨이 가

빠지고 긴장되어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 나의 시험지에 점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선생님께 말 드리고 싶으나 어쩐지 떨

려서 걱정만 한다.

◈ 공부시간에 집에서 조사해 온 것을 발표할 예정인데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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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  강의자료

몸과 마음을 편안히 가지기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면 기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눈

을 지긋이 감아 봅시다. 

  - 두 손으로 깍지를 끼고 뒤집어서 앞으로 쭉 뻗쳐 봅시다. (3-4회 계속)

  - 어깨에 힘을 완전히 뺀 다음 축 늘어뜨렸다가 두 어깨를 귀에 닿을 만큼 올립시

다. 몸이 꽉 조일 만큼 힘을 주면 더욱 좋습니다. (3-4회 계속)

  - 두 손으로 깍지를 낀 채 목을 감싸쥐고 고개를 뒤로 눕혀 봅시다. 왼쪽, 오른쪽 고

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3-4회 계속)

  - 얼굴의 각 부분에 힘을 주었다가 빼어 보도록 합시다. 턱부터 크게 벌렸다가 힘을 

쭉 빼어 봅시다. 다음에는 혀, 눈, 이마의 순서로 힘을 주었다가 빼어 봅니다.(3-4회 계

속)

  - 숨을 깊이 들이마셔 봅시다. 배에 힘을 잔뜩 주었다가 한참 뒤에 내어 쉽니다. 

(3-4회 계속)

  - 다리에 힘을 주어 봅시다. 두 다리의 끝을 모으고 힘을 잔뜩 주어 앞으로 뻗쳤다

가 내립니다. (3-4회 계속)

4회기 : 활동지

나의 행동은?

1. 하기 싫은 일이라도 누가 부탁해 오면 분명하게 거절을 못한다.

2.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3. 내가 하고 싶은 대로하면 상대방이 못마땅해 할까봐 걱정이 된다.

4. 내 생각을 말하고 나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5. 친구하고 사이가 좋을 때 내가 내 의견을 내세우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아 자주 양

보한다.

6. 내가 하는 이야기가 틀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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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므로 양보한다.

8. 주장행동을 하려고 하나 그냥 겁이 난다. 말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으므로 

주장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

9. 말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10.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

4회기 : 활동지

자신있게 삽시다.

1.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라도 행동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미 그 적절한 시

기를 놓치는 것이다.

3.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는 것도 곤란하지만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4. 현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보다 약간 높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5. 사람들이 나를 눈 여겨 저울질하고 있다는 생각은 내 자신의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

다.

6. 다른 친구에 비해 능력이 많고 또한 있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7.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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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향을 주는 것은 아

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자신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충분히 노

력하지 않았거나 그 과제가 너무 어려웠거나 혹은 운이 없었을 수도 있다.

5회기 :  활동지

합리적인 생각

♥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장면 1 

아버지께서 사오신 예쁜 도자기를 잘못하여 깨어 버렸다.

장면 2

혼자서 장사를 하시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신다. 전에도 몇 번 그런 일

이 있었다. 오늘은 아주 피로하여 못마땅하다.

장면 3 

점심을 먹고 나서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신다. 그런데 그 시간은 친구들과 약수터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심부름하기도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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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  강의자료

합리적인 생각이란?

  ‘가’학생과 ‘나’학생은 똑같이 시험을 못 쳤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못 친 것에 대

한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가’학생

“나는 안돼. 뭐 되는 게 없어.”
“이제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큰일났네.”

  ‘나’학생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 부모님께 미안하네. 그러나 기회는 또 있잖아. 다음에는 시험
을 잘 봐야지.”
“시험은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

‘가’학생과 같이 하는 생각을 ‘비합리적인 생각’이라 하고,

‘나’학생과 같이 하는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5회기 :  활동지

 합리적인 생각 구별하기

♥ 합리적인 생각과 비합리적인 생각을 구별하여 봅시다. 각 장면들 중에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면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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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아버지께서 사오신 예쁜 도자기를 잘못하여 깨어 버렸다.
(1) 깨지 않았다면 더욱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  

    는 것이다. ---------------------------------------------------  (    )

(2) 나는 한 가지라도 잘 되는 일이 없다. 또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 (    )

장면 2
혼자서 장사를 하시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신다. 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오늘은 아주 피로하여 못마땅하다.

(1) 아주머니께 결코 나쁜 학생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데 ------------------ (    )

(2) 아주머니께서 나를 나쁜 학생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항상  

    아주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 수는 없다. ----------------------------- (    )

(3) 아주머니한테 과자도 몇 번 얻어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나!

    ------------------------------------------------------------- (    )

장면 3 
점심을 먹고 나서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신다. 그런데 그 시간은 친구들과 약수
터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심부름하기도 귀찮다.

(1) 나는 절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 (    )

(2)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 주제에 심부름까지 거절할 처지가 못된다.

    ------------------------------------------------------------- (    )

(3) 가끔 어머니와 나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 (    )

(4) 내가 어머니를 실망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누구나 실망  

    을 줄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일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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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  활동지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비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 나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를 가져오면 모든 게 끝장이다.

▷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가 오더라도 모든 게 끝장나는 일은 드문 것이다.

▶ 내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일을 완전 무결하게 해내야 

한다.

▷ 그러나 우리 인간이 실수없이 완전할 수는 없

다. 우리는 실수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모님,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로부

터는 항상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다.

▷ 그러나 항상 부모님, 선생님께 칭찬 받기는 어

렵고 또 불가능한 일이다. 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공부를 못하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

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인정받

을 수 없으며 살 가치가 없다.

▷ 모든 인간은 능력에 관계없이 그 나름대로의 가

치를 지니고 있고 인간의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나의 권리를 내세워 갈등에 부딪히기

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 것

이 인간 관계를 좋게 하는 길이다.

▷ 순간적인 불쾌감은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더

욱 심한 불쾌감이 생길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문

제나 갈등을 참는 것보다는 해결할 때 더욱 만족스

런 생활을 할 수 있다.

6회기 :  활동지

비합리적인 생각들

♧ 나는 반드시 일등을 해야 한다.

♧ 내 옷과 내 방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 나는 선생님께 꼭 좋은 말만 듣고 싶다.

♧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죽도록 싫다.

♧ 학교의 숙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가야 한다.

♧ 내 물건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시험을 칠 때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것은 바보다.

♧ 해야 할 일을 두고 노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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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말대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학교에서 책상 줄이 삐뚤어져도 가만히 있는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 나는 꼭 누군가(동생)를 보살펴 주어야만 한다.

♧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예쁜 것은 참을 수가 없다.

♧ 교과서나 준비물을 빠뜨리고 학교에 갈 수는 없다.

♧ 발표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리면 안 된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7회기 :  강의자료

주장행동은 이럴 때 합시다.

1. 특정한 사람에 대한 짜증이나 불만이 머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

2.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불안해지거나 미움이 생겨 만나기 싫을 때

3. 그 사람과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내가 위축될 때

4. 소극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취하고 싶을 때

5. 상대방에게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나 솔직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물어

보려고 할 때

6.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주먹질을 하고 싶을 때

7회기 : 활동지

주장행동의 시기

♥ 다음 장면에서 주장행동을 하는 것이 좋으면 0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면 X표를 하

기 바랍니다.

장         면 표시

1. 시험을 잘못 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다시는 전화

를 하지 못하게 한다.

2. 어제 친구와 다툰 문제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가 잘 안 된다.

3. 선생님께서 장난을 친 이유를 물어 왔을 때, 옆짝이 장난을 걸어와서 부득이 장난

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대답한다.

4. 내가 그 친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그 친구에게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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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면 표시

5. 옆짝에게 돈 백원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 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빌

어놓고 보니 옆짝이 백원을 가지고 있다.

6. 어머니께 용돈을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 계신다.

7. 옆짝이 자주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에 0.5mm연필심 대신에 0.9mm연필심을 사주

어 골탕을 먹이고 싶다.

8. 하교길에 버스에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었더니 고맙다고 한다.

9.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힘센 학생을 대하면 무엇 때문인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10.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불안하다.

11. 차별대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선생님과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

12.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하기에 못하도록 충고해 준다.

13. 다른 반 학생이 체육복을 빌려 달라고 할 때, 투덜거리며 빌려주지 않는다.

14. 속으로 생각해 보니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웃집 중학생형이 자꾸 따

지고 물으니, 사과를 한다.

8회기 :  활동지

주장행동 찾기

장면 1
친구와 같이 책 구경을 하러 서점에 갔다. 책을 살만한 돈은 있었지만 책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서점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서 와요, 여기
에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값도 다른 책의 절반도 되지 않는 500원입니다. 아주 
싼값이지요, 한 권 싸 드릴까요?”

행동 1. (책을 앞뒤로 넘기면서 입속말로) “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오늘 친구에게 돈  

        을 모두 빌려주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동 2. (아가씨를 바로 보고 똑똑한 음성으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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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
공책을 다 썼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에 들러 공책을 사 가지고 집으로 
와 보니 석 장이나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시 문방구로 갔다. “학생 
어떻게 왔지?”

행동 1. (얼굴을 찡그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아저씨, 에- 제가 이 공책을 산 뒤, 바로  

       집에 가서 보니 석 장이나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잘못하여 찢  

       어졌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찢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바꾸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행동 2. (진지한 음성과 침착한 자세로) “아저씨, 집에 가서 보니 석 장이나 찢어져 있  

       었습니다.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면 3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별로 친하지 않는 옆짝이 바로 뒤에 앉아있는 
자기 친구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

행동 1. (화를 내면서) “야! 나도 떠들 때가 있지만 너희들은 정말 너무 떠든다. 떠들려  

        면 밖에 나가서 떠들어라.”

행동 2. (자연스럽게) “너희들 두 사람이 자꾸 이야기 하니까 신경이 쓰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다.”

장면 4
어머니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려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좀 놀다가자고 한다. “야, 우리 오늘 운동장에서 제기차기 하자. 지난 번에는 
내가 졌지만 오늘은 틀림없이 내가 이길 것 같다.”

행동 1. (진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오늘은 놀다 가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가 편찮으시  

       기 때문에 일찍 집에 가야 해. 네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섭섭하겠  

       구나.”

행동 2. (몸이 굳어져서 사정하는 말투로) “그래,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머니  

        가 편찮으셔서 일찍 집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에 놀자. 사정 좀 봐줘. 정  

        말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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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기 :  활동지

 주장행동 찾기

  다음 장면에 대한 반응 중에서 주장행동,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을 찾아봅시다.

장면 1 (요청하기)
미술시간에 가위를 가져오지 않았다. 빌려 써야할 형편이다.

행동 1. 넌 짝지가 가위가 없는데 좀 빌려주면 안되니?

행동 2. 빌려달라고 말은 못하고, 안절부절 해 한다.

행동 3. 모르고 가위를 가져오지 못했어. 가위 좀 빌려줄래?

장면 2 (거절하기)
교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친구가 자꾸만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러 가자
고 한다.

행동 1. 너나 가서 공놀이 해. 나 공놀이 싫어하는 거 너 모르니?

행동 2. 다른 아이들은 없니? 그럼 같이 나가보자.

행동 3. 난 지금 나가서 놀고싶지 않아.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렴.

9회기 :  활동지

요청하기와 거절하기

♥ 다음 각각의 장면에 대해 요청과 거절을 주장적으로 해 봅시다.

장면 1
나는 집에서 놀고 싶은데 옆집 순이가 놀이터에 놀러 가자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면 2
선생님께서 서무실에 가서 ○○○를 가져 오라로 하셨는데 서무실 언니가 △△△를 
주었다. 그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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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3
선생님께서 국어시간에 질문을 하셨을 때 다른 친구가 발표를 했는데 틀렸다. 어젯
밤에 예습을 했으므로 내가 생각하는 답이 옳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회기 :  활동지

주장행동 연습

♥ 다음에는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일상 생활의 여러 가지 장면이 제시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장면에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적 반응을 해 

봅시다. 

장면 1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난 번에도 망치를 빌려 가서는 자루를 부러뜨려 가지고 왔는
데 다시 망치를 빌려 달라고 한다. “너희 집에 망치 있지? 잠시만 쓰고 줄 테니 좀 
빌려 줘.”
장면 2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서 조퇴를 하려고 선생님을 찾아갔
다. 선생님은 사무에 열중하고 계셨는데, 뜻대로 잘 안되시는지 얼굴을 찡그리고 
계셨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물으셨다. “어떻게 왔지?”
장면 3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날 따라 몹시 피곤하였다. 그래서 곧장 집으로 
가려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 내가 지금 공책을 사러 문방
구로 가려는데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려니 심심해서 그래.”
장면 4
이웃마을 아이들과 야구시합을 하기로 하고 위치를 정해 연습까지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시합이 있는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1. “얘야, 오늘 할머니께서 큰집에 가려고 하신다. 노인이 혼자 가시기에는 어렵
다. 누가 모셔 드려야 하니 네가 좀 다녀오너라.”
2. “너는 어떻게 시키기만 하면 한번도 시키는 대로하지 않는구나. 오늘은 무슨 일
이 있어도 꼭 좀 다녀오너라.”
3. “너는 친구하고 노는 일에만 마음이 있지 이 엄마가 시키는 집안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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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기 :  활동지

생활 장면에서의 주장훈련

♥ 우리들은 일상 생활에서 어떤 장면에서는 주장적으로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그 장면을 적어보고, 주장적으로 반응해 봅

시다.

1. 학교 생활 장면에서

2. 가정 생활 장면에서

3. 친구와의 갈등 장면에서

4. 그 외 장면에서

12회기 : 활동지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며

1.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했었나요?

----------------------------------------------------------------------

----------------------------------------------------------------------

2.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달라진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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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달라진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

----------------------------------------------------------------------

4.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면?

----------------------------------------------------------------------

----------------------------------------------------------------------

5.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는 지금의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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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장성 척도 검사

  이 검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

낌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서, 여러분을 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연구에 쓰고자 합니다. 

따라서, 맞는 답이나 좋은 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 검사에 나타난 어떠한 내용도 연구에만 참고

로 할 뿐 그 비 이 지켜집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10번 중 그러한 경우가
9번 이상이면 → ‘항상 그렇다’

7-8번 정도이면 → ‘자주 그렇다’

5-6번 정도이면 → ‘가끔 그렇다’

3-4번 정도이면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번 정도이면 → ‘거의 그렇지 않다’ 라고 쓰인 빈칸에 ○표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남, 여)

내     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말하는 경우보다는 참는 경우가 많다.

2. 대화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말한다.

3. 나는 내가 무슨 내용에 대하여 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4. 나는 상대방에게 사과를 많이 한다.

5. 나의 말하는 태도는 예의 바르지 않다.

6.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그렇다고 우길 때가 

있다.

7.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면 별로 조심하지 않고 말한다.

8.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면 나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9.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면 나의 생각을 끝까지 내세운다.

10. 중얼거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

하게 말할 때가 가끔 있다.

11. 용감하게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한다.

12. 말이 입안에서만 중얼거리며 맴돈다.

13. 말의 높낮이가 어색할 때가 있다.

14. ‘에-’, ‘음-’등의 말이 많아 중간에서 잘 끊어진다.

15. 말하기 전에 주저주저하고 망설인다.

16. 말하기 전이나 중간에 서두른다.

17.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한다.

18. 말을 할 때 웃거나 찡그리는 등 표정이 바르지 못할 때가 있

다.

19. 말을 하는 도중 손을 비비거나 발을 움직일 때가 있다.

20. 말을 할 때 몸이 굳어져서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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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교적응 검사

학교 적응에 관한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공부 및 행동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는 답이나 좋은 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고, 솔직하

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 검사에 나타난 어떠한 내용도 연구에만 참고로 할 

뿐 그 비 이 지켜집니다. 질문지의 내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남, 여)

내        용 아  주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약  간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3.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4. 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5. 내 마음속의 비 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다.

6.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7. 나는 학교 생활 중 수업 시간이 즐겁다.

8.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

9.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10. 나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을 나

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11.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주번 활동을 열심히 한다.

13.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14. 학업 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15. 각 과목마다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 76 -

내        용
아  주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약  간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6.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조심히 사용한다.

17.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

18.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19.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20.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21.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22. 학급에서 친구들간에 인기가 있다.

23.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24.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25.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26. 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27. 나는 수업 시간 중 딴 생각을 많이 한다.

28. 학교는 질서와 규율을 너무 강조한다.

29.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

다.

30. 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31. 나는 수업 중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렵다.

32.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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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소감문

․ ‘자기주장훈련이 꼭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하 다.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남에게 나의 생각을 전할 때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주장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토토

로)

․ 처음에는 뭐든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배운 내용

을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때리거나 화를 낼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행동을 바꾸게 되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던 점도 많았고, 

내가 많이 변화되기도 하 다. 그 동안 활동을 하면서 떠든 적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유익한 활동이었고 앞으로는 주장행동을 많이 해야하겠다.(똥

그랑땡)

․ 처음에는 배운 대로하려고 하 지만 서툴고 잘 되지 않았다. 이제는 비합리

적인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주는 아니지만 주장적으로 

행동도 하게 되었다. 오빠가 화가 났을 때에도 이제는 주장적으로 행동하여 오

빠를 더 화나게 하지 않고 있다. 가끔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주장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다알리아)

․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는 공부시간에 떨려서 발표를 잘하지 못했었다. 이제

는 발표가 두렵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을 배우고, 주장행동하는 것을 친구들과 연습을 하면서 나는 많이 달라졌다. 더 

주장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자에몽)

․ 이제까지 소극적, 공격적이었던 나의 생각과 행동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친

구들이나 가족 등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을 잘 들어낼 수 있다. 자기주장훈련을 

하면서 성격도 바뀐 것 같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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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진 것이 기분 좋다. (컹컹이)

․ 이 활동을 하면서 모든 일을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여 주장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남자아이들이 괴롭힐 때 그냥 싫은 

표정만 지었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많

이 달라졌고, 자기의 주장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보름

이)

․ 처음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 다. 참여해보니 재미있는 

것도 많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공격적으로 행동을 했었는데 주장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다보니 조금은 남을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주장

훈련을 마친다고 하니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내가 달라진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다. (토크걸)

․ 나는 내가 주장적으로 말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

서 나의 행동이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어떤 말을 하기 전

에 내가 할 말이 과연 주장적인가, 아니면 소극․공격적인가 라는 생각을 한 

후에 말을 하게 된다. 집에서 어머니께 주장적으로 부탁을 했더니 받아들여 주

셨다.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모든 사람들이 주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

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활동이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 아

쉽다. 내 모습을 조금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다이아)

․ 주장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 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도 

내 주장만 잘하면 주장을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주장훈련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는 꼭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주장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었다.  

아직 모자란 부분에 대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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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선생님이 화를 내실까 봐 이야기

를 못했었는데 이게 비합리적인 생각이었다. 주장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되는

지 상황을 알아보며 연습을 할 때가 재미있었다. 남자아이나 선생님 등 상대역

이 되어보면서 상대역의 기분을 알게 되었다. (마시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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