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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실  집단상담  결 가정 아동  능감과 

학 생 적 에 미치는 과

 춘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상담심리 공1)

지도 수 허 철 수

  본 연  결 가  동  상  실  한 집단상담  결 가 동  

감과 학 생 에 어 한 향  미 지  고  하   그  

다.  같  연   달 하  한 체  연  다 과 같다.

    연 1: 실  결 가  동  감에 어 한 과가  것 가?

    연 2: 실  결 가  동  학 생 에 어 한 과가  것 가?

    연 3: 동  감과 학 생   간에  어 한 상  가? 

   같  연  해결하  하여  림  연 시에 재한 M 등학  5, 6

학  12학  결 가  학생 200  상  감과 학 생  검사  실시

한 후, 그 에  집단상담에 한 참여 사  고 감과 학 생  비

 낮  결 가  동 30  하여 상담집단과 비 집단  집단  각각 15

 -  하 다.

  상담집단  실  집단상담  1주 에 3 식  10  매 당 55  실시하

, 비 집단에  사 , 사후 검사 에 어 한 처 도 가하지 다. 실험   

후 상담집단과 비 집단  상  사 검사  동 한 검사 도  사 하여 사후검사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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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 다. 연  상   연 시에 한 M 등학  5학 , 6학  결 가  

동 30  하  각각 15  상담집단과 비 집단  하 다. 

  감 검사  (1997)  감 척도  한 진(2002)  등학생에게 

맞   한 것  사 하  학 생  하  하여 

(1997)  사 했  학 생 척도  사 하 다. 본 연 에 사  실  

한 집단상담  내  (1992)가 우리 실 에 맞게 한 “내가 행복해 지  것

 우 ”에 하여 언어 , 지 ,  에 맞게 재 한 (2006)  

집단상담   연변지역  특 에 맞게  보  하 다.

  본 연 에  실시한 실  과가 상담집단과 비 집단  미한 차 가 

지 보  해 SPSS (12.0)  사 하여 t검 하여 처리했다.

  에 라 본 연 에  타  결과  다 과 같 다.

  첫째,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간  사  검사에  통계  미한 차 가 지   

         동질집단  하고, 실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과 참여하지  

         비 집단  사후 감 비  검  결과 미한 차 가  것   

        타났다.  실  집단상담  결 가  동  감 향상에   

         도움  었  타낸 것 라 하겠다.

  째, 실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과 참여하지  비 집단  학 생   

        에 한 사후 비 검  결과 미한 차 가  것  타났다.    

        실  집단상담  통하여 학 생 에 만  고 학 생   해   

        가   도움  었  타낸 것 라 하겠다. 

  째, 실  집단상담에 참여한 결 가  동  감과 학 생  간에 

미한 상   것  타났다.

   같  연  결과  심  다 과 같  결 과 언  한다.

  결  실  집단상담  결 가  동  감   변 시

키고 학 생  향상시키  과 었 , 동  감과 학 생

 도  훈 과  통해  변 시킬  다고 하겠다.  러한 

집단상담  다 하게 개 어 학   에 리  었  하  람 다.

  핵심어: 실  한 집단상담, 결 가 , 감,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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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근 격한 사  변  경  어 움 등   연변지역  , 별

거, 해 취업 열 에 한 결 가  크게 고 다. 실  2010 에  

연변지역  등학  심  사한 료에 하  결 가  동 가 

55.4%에 달하고 가  많  학  66.7% 지 다고 한다.  가  

갈등  심  해 가   결 도 가하고  실 다. 허

(1999)   포함한 다 한 경과  상  통하여 지 , , 사

 가  한 격  하   등학  시  결  동

에게  향  미 , 러한  향  통하여 타  동  

행동  행동과 행동  다고 보고하고 다. 

  재  연변지역  결 가  동  상  연 한 채미 (2004)  연

에    결 가  동들  간 감과 사랑  가 만

지 못하고 , , 집단 동에 참 하  꺼림, 싸우  ,  

, 연  상들  보편  타 고 다고 하 다( , 2010, 재

). 연 (2003)  결 가  동들  경  열등감  가지고 가 에 한 

만 , , 갈등, 감  하여 사  취동  학업  취동 가 

낮 , 학 생 에 도 낮   가지고 다고 보고하 , 

(2007)도 결 가  동들   개 과 열등감,  등   

 가지고   하여 실  에  낮  취동  학업

진, 등 거  등  행한 결과가 생하고 다고 보고하 다. 

  결 가  동들  보  행동  감  향상  해결에 도

움  다고 행연 들  보고하고 다. 한 (1995)  감  

해결 행에 가  큰 향  주  변  지 했  미 (1994)도 

감   청 들   상 에  강한 신감과  해결  보

다고 하여 청  지각한 감   지지하 다. 특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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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변    감  에 많  향  주  탈행동   

삼  결 가  동들에게   할    가지  경  

가 주어  한다고 생각한다. 

  결 가  동들  탈행동  학 생 에   경험, 공  체감

 변  가 하다고 본다. Glasser(1971)  학생들  비행, 죄 등   행

동들  학생들  ‘도  (a crisis of moral)’  라고 지 함  

학 에  공  경험   강 하고 다. 학 에  가  한 

것  학생들  공  경험  하도  도 주  것 다. 라  든  해

결   공 체감  갖도  함  가 하다고 한다(  역, 1998). 

  실   집단에 해  그 과  보고  한 연  Glasser

가 Ventura 여학 에  비행청 들에게 하여 상습  재  크게 

어뜨리   과가 었다고 보고한 후( 경 , 1986, 재 ), 비행청 , 

   독 , , 주 , 사, 학생 등 다 한 계  상  

감, 감, 학 생 , 내  통 , 우울 , 결 , 학업  등 다

한 주  연 가 시도 어 다( , 2009).

  실  집단상담  결 가  동  심리  변 에 미  과  검 한 

행연  살펴보  (2006)  등학  5학  결 가  동  상  

한 실  집단상담  내 통 과 행복감  미하게 가 었고 통

 미하게 감 었다고 보고하 다. (2009)  등학  4학  

결 가  동  상  한 실  집단상담  행복감 하  역  

역  한 가 경, 특 , 계 역에   과  가

 학 생  향상에도 든 하  역에   과  가 다고 보

고하 다.  행연 들  합해 보  실  래 , 취동 , 학습

동 , 학업 취, 과  학 에 한 태도변 , 학 생  강 에 과  

  다.  실  한 집단상담  학 생 에  향

 미  것 라  것  해 볼  게 한다. 

  등학  시  격  틀  고 개  싹트  학  집단에 참여

하여 여러 들과 사귀  사  키우고,  행동  하고 합리

 사고  갖 어 감   한 시 다.  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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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들에게 실  집단상담  하여 신  람과  탐색하  

체계  과   달   도  하   평가 과  거쳐 신  

 생각과 행동  꾸  한 계  우고 계 한 것  실행에  

 도  책  가지게 하여 람직한 향  갈  도  한다. 한 

실  한 개  처한 과거  상 보다  재에   에 

해결  시  하  경  변 보다  개   람직한 행동  

택함  변  통해 공감  게 하  특  지니고 어 감

 향상시키고 학 생 에 과  것  사료 다. 라  실험집단에 참

여한 결 가  동들  주  가 운 사람들과  계  맺  신들

 원하  행복한 삶  할   것 다. 

  실  집단상담  통한 많  연 가 한 에  실행 고 고  연변지

역에  결 가  동에 한 연 가 많  루어지고 다. 본 연  한 사

에  보편 어  실  집단상담   연변지역 결 가  동들에

게도 과가 지  하여 검 함  결 가  동들  변 하  

여하고  한다.

2.연구문제 가설

본 연  연   가  다 과 같다.

연  1. 실  결 가  동  감에 어 한 과가      

 것 가?

      가  1. 실  한 상담집단  동  비 집단에 비해   

감  한 차 가  것 다.

연  2. 실  결 가  동  학 생 에 어 한 과가     

 것 가?

      가  2. 실  한 상담집단  동  비 집단에 비해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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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 가  것 다.

연  3. 동  감과 학 생  간에  어 한 상  가? 

가  3. 감과 학 생  간에  한 상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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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론적 경

  본 에  결 가  개   결 가  동  특징, 실  개 과 과

, 실  집단상담, 감, 학 생 , 실 과 감  학

생 과  계에 하여 살펴보고  한다.

1.결손가정의 아동의 특징

  1) 결 가  개  

  결 가 란      어  한 쪽  없  가  말한다. 

러한 태  결 가 뿐만 니라  다 다 하 라도 가  본질

  생  상 보 과 심리 , 신체    결여  가

지 결 가  간주할  다. , 별거 등  경향  어  태  결

가  어 고  에도 여  사  진  격  어  가   

변 에 라    시간  고 간  갈등도 심 어 가  

 결 도 가하고  실 다( , 2009). 

  결 가  태   결 가 과 (심리 ) 결 가  할  

다.  결 가    그 어  하  편  없  가  말하  

것  그 원  사별, , 별거, , 도망,   재  한 결

계가 열  가  말한다. (심리 ) 결 가   결   

었다 하 라도  , 갈등,   가  도  등  하여 가  

간  가 단 고 가 원 각  역할   행하지 못함  가  

란  해체  경험하  가  본질   생  상 보 과 심리 , 

신체    결  어  가  말한다( 갑 , 1994).

  본 연 에  결 가    한쪽  쪽  없   결 가

 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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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 가  동  특징

   가   가  에  통 과 감독  역할  행했  지  

재  한다. 지  런 통  감독  하루 에 사라짐  

  신에 한 통  상실할  다. 러한 신에 한 통  

상실  가  경  어 움  주변 사람  편견과 함께 하   

 비행  가   다( , 2006). 

  한, (1984)  연 에 하  지  재  에게 동 시 

상  상실 , 여 에게  지  통해   울  감 시킴

 해   생시킬  다. 특  어린 시 에 지  상실하고 주변에 

지  신할 동 시 상  없   경우   달에 

 가  비행  죄 지   다고 하 다. 에 여  

계에  란   에 주   경향  강하거  니   

에  억 고 하  어지고 피   가  많다고 한다.

  편  가   어 니  재  해 가 에   하  등  

 경험  가질 가 탈 어 가 원  비 한 타 과  한 계  

하   어 움  가진다. 특  지가  하  경우  동 시할  

 어 니가 재함  해  많  어 움에 처할  다.  함께 

지  취직  동에 한 보  감독  해 짐   하게 

고 러한  해  비행  하게 다( 경 , 2003). 한 어

니  사랑  결핍  가  그 에게 감  통  결핍, 죄 식  결여, 

계에  , 결핍 등  타   다( 원식, 1984). 가  

동들에 한 한  연 에  학업 단, 비행등  탈행동  드러진다  

 지 고 다. 비행  행동에   감독과 통 가 상당한 향  

미  것   지만  학   쇠  한 통   

빈곤한 생 여건, 상 해  통  결핍  가  동  경우  감

독과 통  어  어  탈행동  가  지니고  다

( , 2008). 

  결 가  동과 한 연 에  타  가  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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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 결여, 산만함, 우 계, 학습결  드러났 ( , 2004), 러한 

결 가  동  특  동  하   향  래하여 비행  

죄  같  사   상  어질  다. 그러  결 가 라  

만   열등한 것  니   상태가 개  사  행  냐 

니냐  여  한 질  원, 사  계망 그리고 결 가 에 한 체계

 근에 달 다  연 가 다(Biegle & Kan Fman, 1983, 재 ). 한 

가   에 결  라도 결    동 시할 상  고 

동 신  가 에   필 한 재  고 신감  가  신에게 맞  

, 질, , 취미 등  계 하여 신도 행복한 동 라   

개  갖 다  건 한 사  달시킬  다  연 도 다( , 

1999; 동 , 2005, 재 ). 그러므  결 가  동들  한  과 

신감, 취감, 감 등  향상시  행복한 학 생 , 행복한 삶  살 갈 

 도  도    집단상담  실하다고 하겠다( 진, 2010).

2. 실요법

  실  1960  미  신과 사  William Glasser에 해 창

고 체  상담과  과거  시하  통  상담 료 과  달리 

내담  행동과 ‘지 , 그리고 책 ’  강 한다. 뇌   하  Powers

 통  들여   룩하  사 , 학 , 산업 , 병

원, 심리 상담 , 업체 등에   그 과 에 한 지지가  가고 

 다. William Glasser  든지 택 과 실  해함  

식  고 책 지  간    고,  운  주  고  삶  

꿀    가지게 다고 강 한다( , 2008). 

  1) 택

  택 (choice theory)  실  해 주   간 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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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체가 하  통 체계   해 행동한다  것  뇌  

과 하여 해 주  다. William Glasser가 택 에  주 하  

 간    삶  주  어 신  삶  통 할    

행복  다고 했다. , 신  삶에  한 택   할  고, 

택한 것에 해 책 질   사람  행복한 사람 라  것 다. 택  

든 생 들  ‘어떻게’ 그리고 ‘ ’ 행동하 가  하  다. 우리가 할 

   행동하  것 , 우리  다  가지   하   그 상  

 시키  해 행동한다  것 다. 우리가 책 지  행동  과  

택하  것  운다 ,  실질  에  우리   시키  한편 다

 사람들   해하지 , 우리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한 우리들

 삶  과  통 할  다  것 다. 사람들   게, 그리고 건강

하게     행동  찾  하 , 동시에 그  다  사람들

   해하지 고 행동할  그들  신들  삶  과  

통 한 것  본다. 우리  든 행동  고 우리   에 내

재 어  간  본  만 시키  해 간  택한 것 다. 행동한

다  것  우리들  가지고  본  다  가지  , , , 

거움, 생   하   그 상   만 시키 고 항상 하  것 , 

우리들 신  가 우리가 살고  경체계  통 하  한  

택  하 고 시도하  것 라고 보  에 택 라고 다( , 2008).

  간  경험하  실 계  지각체계  거  특별한 사진  찍  지

각 계에 달 다. 에 지각 실     미하게 

식한다. 그 게  한 것 에  신  원하  것 가 실  원하

, 개 에게 맞  상  사진   계(quality world)에  간직한다. 

그 에  사진들  실과 하 냐 하 냐에 라 개  만 도

도 해지  것 다. 본  가 든 간에게 공통  지만 처

럼 실  각각 다 게 들   각 에게 독특하고 한  계

(quality world)가  다.   개  계  태어 마  곧 억 

에 만들어지  시 해  생동  창 고 재창  계 다.  계  

우리가  어  다  것보다도 우리  본   하   그 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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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주  체  그림들   집단  루어  다( , 

우  역, 1998). 실  개  감각체계  지각체계  거   그  

벽하게 다 식 다  것  실  가 하다. 우리들  릿 에 참 실과

 하게 우리들  원하   사진  찍  지각  라  가지고  

에 Glasser  우리가  실  한 실 체가 니고 단지 

고 주  것  에 없다고 말한다( , 2008).

  사람들   계에  그림들  만 시키  해 행동  하게 다.  사

람들  행동에    원하  것과 얻고 다고 지각한 것 사  간격

 고  고  것 다. 여  행동 란  행동(total behavior)  든 

행동  리   없지만 별   개   동하 (acting), 생각하

(thinking), (feeling), 신체 (physiology) 등   가지  

어 ,  들  여 하  행동  타  에 든 행동에   

 가 드시 포함 어 다. 행동    동하 에 해  거  

한 통  개  가지고 , 생각하 에 도 얼마간  통   

 거  통 하 가 어 고, 신체  에  욱  통  없다  

것 다. 다시 말해  동하  에 해  항상 통  가지고 므  

우리가 동하   체  변 시킨다  지 생각하 , , 그리

고 신체 지도 동  변 가 라 게 다( , 2000).

  행동 택  동차에 비 한다 , 엔진  본  , 핸들  원하  것

다. 동하 , 생각하 , , 신체 하   개  퀴가 다. 

하게 택  동하  생각하  퀴  동차  다.  신체 

하  뒷 퀴  퀴  라간다. 뒷 퀴가 독   직

 향  지 못하  것처럼  신체 하 도 우리가 직  택할 

 없다( 미, 2008). 

  상  택  개  경  행동  심리  어 움, 행  

하  결 가  동들에게 원하  것  얻  해 택한 행동  타  

신에게 피해  주지 고 신   시키  건강하고  삶  

하도  하여 결 가  동들  신감  고 학습 동과 학 행사에 

극  참여하도  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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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  상담  과

  실  내담 들  그들  삶    과  통 할  도  도

주  것   하  계  도움  과  에 택 에 탕  

 상담 다.   개 생   통  향상시키  해 

   , 역할, 지도  사 리  등 여타  생  에

 개  책  지고 신   만 시킬    우  것  필

한 든 사람에게 하다. 

  실  상담에 한  (1995)  실   하

 한 행동  과  냉철하게 평가하   하  새 고 

합당한  찾도  상담 가  도움  주  과 라고 한다. 

한 (2002)  실  과거  미래보다 실  시하고   역

 필  하지  내담  식과 꿈  해 보다  그  

식 계에  실지각  시하   한 새 고 합당한 

 찾도  상담 가  도움  주  과 라고 하고 다. 

  실  크게 상담 경 가꾸  내담  행동  향변  도하  

 과  어 다.   과  게 엮어 내어 내담  하여  

그들  삶   평가하고 람직한 향  택하도  함께 업하  것  

미한다. Glasser  그  들 에  실  료 차   

했  것들   근  본  료 차들   보여 다.

  (1) 상담 경 가꾸 (  어주 )

  상담  지지  경  만들어  그 에  내담 들  삶  변 하도  

돕 다. 러한 경  만들  해  다 과 같   어  한다

(Wubbolding, 1986).

  첫째, 근감  가지고 내담   경청함  내담  하여  그들

  할   람직한  찾   도움     사람

라고 신뢰할  게 해  한다.

  째, 내담  과거사  그것  재 상  하   도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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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  것  허 하지 다.

  째, 내담   신체 상  행동과 리시  하  것  피한다.  

  째, 책 한 행동에 한 변  허 하지 다.

  다 째, 하거  비 하지  내담  행동 택에 한 필연  결

과  닫게 한다.

  실  한 상담 경 가꾸 에  극  사항  엇보다도 

 상담  내담 가  신뢰하고 상담 가 내담 에게  심  

울   비  상담  과가 짐  억해  한다. Wubbolding  과

 상담  해 주  울  행동하 , AB  실시하 , 단  보 하 , 

상하지  행동  하 , 가 한 한 건 한  사 하 , 답게 상담하

,  신  개 하 ,  에 귀 울 , 주 에 귀 울 , 

하   맞 , 결과  허 하거  맡 ,  허 하 , 리

 등  하고  지 사항들  상담  내담  변  들

지 , 상담  내담  비 하거  처 하지 , 쟁하지 , 어  

하지만 내담  게 포 하지 , 강 하지  등  내 우고 다.

  

  (2) 행동변  한 상담과  

  실 에  Wubbolding(1988)  행동변  한 상담과  한 차

 WDEP  주 하 ,  질  계( 람)․  지각 탐색하 (W), 

행동  탐색(D)하고 평가하 (E), 계 ․실행하 (P)  단계 다. 

  첫째, - 람-지각 탐색하  : Want 

  질  통해 내담 가 어떻게   하 지 견하고 하게 하  것

  과 에  ‘ 엇  원하 가?’, ‘진  원하  것  엇 가?’등  질

 통해 내담  ‘사진첩(picture album)’  탐색하고 신  내  람에 

한 여러  직  우게 다. ‘  해결하  해 꺼  하

겠습니 ?’라  질  통하여 내담  진지하게 상담에 할 것 라  

 내  과 도 포함 다. 

  째,  행동 탐색하  : Doing

  ‘당신  엇  하고 습니 ?’라  질  하여 상담과  에 내담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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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향,  내담 가 어  가고 가  탐색하도  도 주   

과 다.  과 에  동하 , 생각하 ,  신체    가지 

 한 행동  없고 언   행동 만 간행동  행해짐  상 시킨

다.   

  째,  평가하  : Evaluation

  여 에  평가  개  행동과  계  검해 보  것  실

에  가  핵심   내담  행동변  해   평가  하게 

하  단계 다. ‘당신  지  행동  당신에게 도움  니 ?’ 등  질  통하

여 개  행동과  계  검해 보  것 다. ‘당신  하   당신

 삶에  어  미가 지?’라  상담  한 질  통해 내담 가 신

 행동과 신  행  평가한다. 

  째, 계 하  : Planning

  내담  람과  시킬   계  립하  과  

 행동계 과 그 계 에 한  루어진다.  행동계  

가 고, 단 하 , 실 고 실  가 하 , 행  지시키 보다 행

 하도  하고, 체 , 복  계  등 다. 내담  계 한 것  고, 

가  러 워 계 에 해  말하거  할 것  하  식  계

한 것에 한    다. ‘그럼 당신  할    엇

?’, ‘당신  말  계  실천하시겠습니 ?’등  질  할 것 다.

  상  내 에  볼  듯 , 실 에  다 과 같  내  특  강

하고 다. 첫째, 재 생 주변  한 사람과   계   

고  째, 행동  미에 한 해  행동    동하  

 생각하  강 하고 다. 째, 내담  하여  평가  하도  진하

 것  시하  째, 체  동계 과 그 계  실행과 에 한 단

한 평가  강 하고 다( 업, 2005). 라  들 핵심 개   내  택

 본 개  해  실천과 울러 본 연 에  감  고 

학 생 에 과    실  한 집단상담  재 하  

내 과   에 한 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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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요법 집단상담

  집단상담  보다   해   진시키  해 집단 

상  하  하  과 고, 러한 집단경험  과  통하여 개  

달, 사 통  개  도 다(Mahler,1969: Rogers, 1970). 

(1993)  집단상담  생 과 상   해결하고, 보다 람직한 과 

달  하여  훈  상담  지도  동료들과  역동  상

 통해 각  감 , 태도, 생각  행동 식 등  탐색하고 해하여 보다 

  향상시키  과 라고 하 다. 득(1997)    비

 상 들  한  사람  가  지도 래 집단  상 계  

 하여 신뢰 고   에  개  태도  행동  변   한

   개   달  간 계 달   진시키  

도에  루어지  하  역동  계  과 라고 하 다. 귀

(2001)  비  상   에  사람들   훈   

지도  도움   지 -여   심  가   행동 식  변

 간 계   달   가  과 라고 하 다.

  택 에 탕   실  통  신  , 개  심리학 , 

행동주  , 합리 - 행동  탕  한 들과 비 해 볼  

  강  사랑과   에 한 강 , 여 -지  시하

 태도, 상  하고  태도  취함    채울  

다고 보  견해,  하    거움에 한  등에 

한 실   과 상 , 사결  , 과 거움  주

 개  등   집단  진행 과 에  시하  과 매우 한다고 볼 

 다(우 , 1994).

  실  집단상담  다 한 내에  산 고 고, 실  과 

실  집단에 해  그 과  하고  하  연  다 한 태  시

행 어 다( , 2006). 실   근거가  택 과 실

 체  상담과   실  집단상담  주  극  지지, 

 람 탐색, 택 행동 검, 행동평가, 계 과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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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집단 참여 들  신   탐색하여  시킬   실  가

한 계  워  행동  택하고 한 타  간여  과  

가 채워지  것  경험하고 집단상담 동에  루어지  동료들  과 사

 비  통하여 신    견할   뿐만 니라,  

계에 한 해  개  가지고   사진들  찾고 책 감  행동

 택 실천함  감  고 학 생  향상시킬  다고 

신한다.

  라  본 연 에  실  한 집단상담에  주  극  지지, 

 람 탐색, 택, 행동 검, 행동평가, 계 과  등  

사 하여  경험과 간 간  새 운 행동 택에 한 도  

감  여 학 생  원만  하도  한다.

4.자기효능감

1) 감  개

  간  행동  여러 가지 개  과 경 과 함께 상 하  결  

 하  사 학습  행동, 개  , 경  간  상

 계  시한다. 사 학습 에   극  향  시하지 

도 간  지   과   강 하 , 여러 지  과  하

 심개  감(self-efficacy) 라고 규 하고 다( 경 , 2007). 

(1997)  감(self-efficacy)   신  얼마  한,  

,  사람 라고 생각하 냐  같  신  신에 해  고 

 , , 신감  미한다고 한다.

  Bandura(1977)  간   결과   별하  결과

 특 행동  어  결과  가  것 라   미하   결과  

취하  필 한 행동  공  해낼  다  신감  미한다.  

Bandura  가 감  미한다고 보   동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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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 개  행동  결과가 어떻게 지 다하 라도 

 든 태  심리학  료 들  에 한  창 하고 강 시

주  역할  한다  본  가 에 근거한다. 러한 가 에 근거하여 

 -결과  하고 [그림II-1]과 같  타내었다(Bandura, 1977).

 

 

 간 → 행동 → 결 과

｜ ｜
결과

[그림II-1]   결과  차 (Bandura. 1977) 

  에  보듯  결과 란 어  행동  어  결과  할 것 라  평가  

미하 ,  결과  얻  해 필 한 행동  공  행할  

다  신  미한다. Bandura(1977)  결과 보다  감 가 동

  하게 다고 하 다. 냐하  어  행동  어  결과  한

다  것  라도 그 행동  행할   에 가 간다  그러한 

보  행동  할  없  다. 런 미에  볼  감  상

 처하  하여  행동들  얼마   직하고 행할  가에 

한 단과 계  맺 다. , 감  어  행동  행할   신

 에 한 단  미한다.

2) 감  차원

  Bandura(1982)에 하 , 감  , 강도,   가지 차원  

지닌다고 하 , 실  행동 취에 한 향  미 다고 한다.  과  

상  얼마  어 게 보 냐  계가 다.  과 가 어 우  감  

 낮 지고, 과 가 우  감   진다. 강도  얼마  

랫동  지 가   것   극복하고 행동  지하  

다. 한 감  곤란하거  어 운 상 에 직 했   게 거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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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감  게 거 지 다. 라  감  강도  감  

얼마  게 거 지  지  갖 가 하    다. 

 감  향     도,  미한다. 경험에 라  과

 상 에  감  도가 한 거  게 도 한다. 

  Bandura(1982)   행과  계  하게 하  해    

가지 차원에  감과 행과  계   해  한다고 주 한다.

 3) 감  

  감  신  에 한 단 한  신  니라 다 한 

 어 다. 신감,  감, 과 도 , 귀  등  

감   각각 상 한 상 에  향  미 다( 재 , 2001).

  첫째, Sherer(1983)등  신감 란 감  하   신  

가  에 한 개  신  신  도라고 하고 다.

  째, Bandura(1986, 1993)에 하  감 란 개  , 

 찰,  단,   행할  가에 한 라 할 

 다. 러한 감  찰, 단  지과 과  

동 과  통해 타 다. 

  째, Bandura(1977, 1993)  과  도  감에 미  

향  어떻게 매개하 지에 하여, 운 과 에  공하  것  감  

진  하에 어  보도 주지 못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  어 운 과 에 공하  것  감  진에 많  향  미  

 다. 취  비  도 감에 한 단에 향  미 , 

상  진  행  진  보여 가  것  감 향상에 도움  

  다. 한 행에 한 귀  어떻게 하 가  감에 향  미

 에 귀  감   볼 도 다. 행  감

 가  한 보원 다. 하지만 행  개  어  귀 과  거 가에 

라  감에  향   도 고,  향   도 

,  향  주지  도 다. 실  공  행  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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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 귀  하  행  감에 어  향도 미 지 다.  

공  원  운   도움  니라 한  라 생각할 

, 감 에 도움  다. 행에 어  실  에 귀 하게 

 감  하 다( , 2006).

4) 감  원천

  Bandura(1977)에 하  감에 한 사람들  신  에 한 지

식  주 한  하고 다. 감  보  다 과 같  가지 주

한 근원  다. 그것   지  공  취경험, 감

   다  사람  취  비  통해 감  변 시키  리경험, 언

어  득과 신  어   하고 다고 연합   사  향, 

그리고 사람들      에 한 취   단하

  각 다. 

  (1) 개  취경험  통해 감  얻 다. 취경험  실  경험에 

한 가  향   원천 다. 가 실  그 과  행해 본 결과 공

 실  경험에 해  감  달라진다   가 어  역에 

어  과거에 공한 경험   도 그 과 에 해  감

 강할 것 , 에 실  겪었다  감  어질 것 다. 러한 

취경험  주  참여  취탈감  등   어 다( , 

1997).

  (2) 개  리경험  통해 감  얻 다. 행동  변  직  경

험뿐만 니라 리경험에 해 도 어 다. 간  신과 비슷한 타  

공  취  보거  상상함  신도 할  다  신감  갖 다(Bandura, 

Adams, Hardy & Howells, 1980). 리경험  실연 학습  상징  

학습  통해 하게 다. 러한 리경험   취경험보다 감

에 한 과  미 지만 행에 한  통해 미하고 지  변  

산 할  다. 

  (3) 개  언어  득  통해 감  얻 다. 언어  득  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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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에 가  리 사 고 다. 어   과  행할  

  지 다고 신  믿도  말해 주  것  사  , 동료에 

한 득, 찬, 격 에 해  결과에 한  할  다.  에 한 

  언어  단에 하  에 공에 한 도  취경

험  리 경험보다 하다. 냐하  언어  득  경험  근거가 없  

다. 언어  득  감  보다  주  결과   것  

 한다(Bandura, 1977a). 비  언어  득만  개  감  창

하고 지 시키  한계  가지고 지만 한 행  함께 사 하  

경우  취에 여한다.

  (4) 개   각  통해 감  얻 다. 사람들   

어  보다도 어   공  하게  경향  다. 

간   생리   상태에 해 신   단하  에 생리

  상태에  신  에 하여 신  갖지 못하고, 라  

상 에 한 처 행동  과  행하지 못한다(Bandura, 1977b).  

에 해 달  보  단과  통해 감에 향  미 다. 단

과 에 포함   첫째,  원 에 한 귀   원  

신   돌리  사람  원  경   돌리  사람보다  낮  

감  갖게 다. 째, 과거  경험 다.  과거에   과

 행  진시  경험  한 사람과   과  행  해하

 사람   에   감  다 다. 째, 경  에 

한 식  어    복합  경   에  생한다.  

경   에  어   원  생각하고 그것에 하여 어 한 미

 여하 가 하  것  감에 향  미 다.

  5) 감  향

  감  행동, 사고 , 에 여러 가지 향  미 다(Bandura, 19 

80). 감  행동과 경  택에 향  미 다. 어  상 에 직 하

  사람  신  그 상  처할    없다고 여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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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 , 신  그 상  처할    다고 여   신

 갖고 처 행동  행한다(Bandura, 1977a; Adams, Hardy & Howells,  

1980). 한 감  행동에 여   과  경험  

쓰고 행동  지  도  결 한다. 감  강하  강할   

과 지  가한다(Schunk, 1981; Bandura & Schunk, 1981).

  감  재  진행  행동에 향  미  뿐만 니라 미래  행동

에도 향  미 다. 신  행동  에  갖  사람   감  

보  사람보다 후에 행동  게 거 거  재 다.

  라  결 가  동들  감  향상하  것  처  키워 원만

한 학 생  할  과 동시에 원하  삶  살도  도움  주  큰 

비  차지할  다고 볼  다.

5.학교생활 응

 1) 학 생   

  (adjustment) 란 개 과 경과  계  할  쓰  개 다. 

란 개  근원  생 학에  찾    다 (Lazarus, 1976, 재 )

 진 에  ‘ (adaptation)’ 라  개   생  하게 하  생

학   과 라고 하 다. 후 심리학 들  러한 생 학  개  다

 변 시  체가 신  한 사 , 리  경에  살 가  해 하

 체  에  어 ‘ (adjustment)’ 라  개  재

하 다( 진, 2010). 에   상  에  맞  해 

신  주어진 경에 맞 거  경  신  에 맞게 변 시키  든 과

 포함하  개  사 고 다(Lazarus, 1976; 원재, 2007, 재 ). 

  신미 (2008)  란 생 체  경과  운 계  지해 가  

행동과    갈등  합리  해결해 가  행동과  

보고, 경  개  실 에 맞도  변 시키  극  미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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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  동  재에 그 지 고 개    경   

 하   향  어가  동  재  해 다. 

  란 개   경  가 상  통해 하게  

루어 개  만 감  얻고 사  규 과 가 에 합한 상태  

라고 할  겠다.  개  개    경    

하   향  어가  동  재  볼  다. 간  계

 달하 , 간  러싼 경 한 없  변 하므    생

에 걸쳐 어 다고 볼  다. 라  간  각각  달단계에  경험하게 

 각각  경에 하  것  하다. 

  동  학 에 학하  가  에 학 에  가  많  시간  보내게 

다. 한   사    많   학  에 

라 학  가 과 어 가  한 사   역할  하게 었다.

우리   학  공 하  곳 만 생각하  지만, 학  동들에게 

한 사  동  도 하다. 변하  사 에  신   어떻게 

해  하 지에 한   사  , 사 생

 가  등학 시 에 학 생  도 함께 각 고 다. 

특  등학  고학  동 에  청  어가  시 , 사  달과 

 매우 한 시 다(Cole, 1959; 우 연, 2008, 재 ). 러한 미

에  학생  과 달에 어 하루 과  가  많  시간  보내  학 에

  살펴보  것  상  가  동들보다 결 가  동들에게 

어  큰 미  라 하겠다. 학 생  통해 우고 경험하  다 한 지

식과 가   래 계, 사 계 등  후 청 , 지 향  미

 건강한 사   한다  에  매우 하다. 라  학

에   한 사  지 가 다고 할  다( 진, 2010).

  학 생  개 에 해 살펴보 , 원재(2007)  학 생 란 지

․ ․도  달  해 학  과 과 상 에  학습 가 동  

참여하고, 학 생 에  하게  여러  경  그들 신  에 맞

게 변 시키거  학습  신  학  든 상 ․ 경에 게  것  

미한다고 하 다. 한 미라(2007)  학 생 란 학생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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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향 에 (학생, 사, 학 생  등  계) 신   합리  

해결하여 만 감  고   계  지하  사  학생들과  계

가 만 러운 상태  학 생 에 시키  것  말하   가  학

생 에  경험  통한 사  과 라고 하 다. 강미(2007)도 학 생

 하  겪게  여러 가지  경  신  에 맞게 변 시키거

 신  학 생  든 상 과 경에 람직하게  것  학 생

라 하 다. 그리고 학 생 에  하  학생  학 에 한 감  

태도가 어  계가 원만하고 학업 취도가  람직한 행동특

 어 하  과 에  많  득  얻게 다고 하 다( 미라, 

2007). 래(1993)  학 생  학습 가 학 상   학 업, 학 생

, 학  내에   계, 사  계, 학  경  등에  

 트 에 처하    학습   학 상 내   

 에 균  게 하고, 학습  신   학  내에  실  

가 에 비 어 신 하게 고 하여 학  상 에 할   것과 없  것에 

라 처하 고 하  학습  시도  도라고 체  말하 다.

  라  본 연 에  학 생 란 학 라  경  에 동들  

가  어 개  만 감과 행복감  얻고 개  가 학

경, 규   규 에 합 어 사, 들과  계  맺  원만한 

학 생  하  것 라  내린다. 학 생 에  하  동  학업

취가 고 사  계  우 계가 , 학  규 과 규   지

키고 학 행사에 극 참가하  학  만 도가  학 생 에  하  

습  타  것 다.

  2) 학 생  역

  학 생 에 한 연 가 많  만큼 학 생  개 에 한 

도 다 하다. Kurdek, Fine과 Sinclair(1995)  간에 걸  학 과 

 지  취 가 고, 학  내 규 에 하  행동   것  

학  하  것 라 보고   가지 역  하 다. Ladd, Ko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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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fer  Coleman(1997)  학   (school affect), 학  결  

 피 도(school linking and avoidance), 학업 취(school performance)  

학  하 다(우 연, 2008, 재 ). 

  지 (2006)  업참여도, 학 생 만 도, 학업 취도, 행동  학  

역  하 , 한편 신 , 재, 주  (2006)  학

 하고 상  가 닌 사  평 에 해  결과  보고,학업

행동, 학업 , 래 계, 사 계, 규  등  하 변  보고하 , 

학 에 라 학  하  하 변  다 다고 하 다. 강미(2007)도 

사 계, 우 계, 학습 동, 규 , 학 행사  한다고 보고하 다. 라  

본 연 에  학 생  하  강미(2007)    사 계, 

우 계, 학 업, 학 규 , 학 행사 참여  하고  한다. 

  첫째  사 계 다. 학생에게 어 학 에   많  향  주고, 그들  

람직한 과 달   하  사람  사  것 다. 사실, 사  

학생사  계    실   사에 해 주도  경

향  다. 라  사  학생과  람직한 계  해 해  한

다. 특 , 등학생  경우 감  하고 하여 사  가 에  민

감한 향   에 사  계가 하다고 볼   것 다. 실

 학생  학  만 도에 한 미경(2000)연  결과 사  계가 가  큰 

향  미  것  보고 고 다. 

  째  우 계 다. 학 가 학생들  주  원  하  사 라  에  

학생  우 계  학  한  주 다. 학생들  학 에  보

내  시간  많  만큼 우 집단  통해  사  계  하  들과  

원만한 계  사랑과   만 시    체험하여 극

 실   행복감   하게 다. 우 계에 실 하여 

고립상태에  학업 취에도  향  미  신 건강  

지   므  사  학생들  건 한 우 계  통해 학

 도해  한다. 

  째  학 업 다. 학   에  학생들  학 생 에  

학 업과 하여 학업 취  가  한 심리   식하고 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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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극  참여하여   합리  해결하고 신감  얻  

학생  가 하 , 학 업에 거  참여하지 고 극   하  

학생  학업 취에  계  실  그  한  경험하게 어 

 개   학생도 다(Bloom, 1967). 라  학 업에 한 참여

도  학생   습  할   근거가    본 연 에  학

업  항 가   학 생  타내고 다.

  째  학 규 다. 학 생 에  학생  학  규 과 질  등에 어

 하고 운 행동  하여 상  학 생  하고  신도 만 하

 경우  학 생   보고, 그 지 못한 경우  라 하 다(민

, 1976). 

  다 째  학 행사참여 다. 학 행사참여  각  행사, 시  , 비  

지참, 내 보  게시   등  주 행사  심  한 내 생  에

 어  들  게 하 , 학습  개 에게 하  여러 가지 

트   처해 가  도  말한다( 미, 2003). 라  학  학

습 가 학 상 에   트 에 처하    학습

  학 상 내  에  하고, 학습  신   학  내  

실  가  신 하게 고 하여 학  상 에  할   것과 없  것

에 라 처하 고 하  학습  시도( 래. , 2002)라고 할  

다. 본 연 에  학 행사참여에 한 항  가 다  것  학 에  

하  행사에 극  참여한다  것  미한다.

  등학  생  학 생  처  하  시 므  학  그 

 욱  강 고 다. 재(1994)  등학 생  집단 에  사  

훈  시   시   학 생   매우 하다고 하

다. 그러  등학  생  많  동들에게 어 게 껴지고 , 실

도 많   동들  타 고 다. (1992)  등학  동

 보   행동에  어 니  어  학 에 등 하  어 운 학 공

포 , 등  거 , 연 럽지 못한 , 드러진 고독감,  없  동, 

사  간 계  하지 못하  격결함, 학습  , 과 공격, 폭행 

등   견할  다고 하 다. 그  한 들  , 특  어 니  



- 24 -

 학 에 하  트  가지  고 새 운 사,  계  맺

 어  마  지 다  에  격    다고 하 다. 그러

므  학 에  등학  학생들  학 생 에  할  도  도 주

 해 집단상담  할 필 가 다고 본다.

6. 실요법과 자기효능감,학교생활 응과의 계

 1) 실 과 감

  감  행동과 사고   에 여러 가지 향  미 다. 사람  어

 상 에 직 하   신  그 상  처할    없다고 여  

 그 상  피하거 , 신  그 상  처할    다고 여

  신감  갖고 처 행동  행한다.

  감  지  과  에 학습과 훈  통하여 항상 가 하다고 

본다. Bandura(1997)  감  취경험, 리경험, 언어  득과 

 각  원천  갖고 다고 하  상   가지  경험할  도  

실  집단상담  하 다. 동들  훈 간 내내 통 에  내 통

 하고 책 질   행동, 과  행동  택할  도  하  

훈 에  우고  것  상생 에  하여 본 후에  취경험  

었다.

  학 생  학 생  함에 어 동 신   합리  취하

여 개 과 학  든 상 과 경에  루  것  말하  학 생 에 

 하  학생  계   학업 취도 고 행동특  람직하게 

므  동에게 어 학 생  하다.

  Glasser  간  행동하  재 , 그 행동   간  택한 것

라고 주 한다. 가 들   짝  것과 같  사  행동  

한 든 행동,  간  뇌  과  거 지 고 타  행동  한 

든 행동  그 개  택한 행동 라고 본다. 라  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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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도 택한 결과  보고 다. 겁고 행복하게 사  것도 개  

택  심리  어 고 행하게 사  것도 개  택 다.  생

각하  것, 거운 생각  하  것 등  행동  택한 것 다. 간  삶  

택  연  매 간  택  여 그 개  삶  한다고 본다. 그러므

 어  행동  택하 냐 하  것   개 에 달  다고 본다(

업, 2005). 주어진 경에 고  행동  택하고 새 운 경 라 

하 라도 에 과  처할   동  가   학 생 에

도 공할 가  크다고 할  다. 

  그러므  집단상담  할  동들  신  택한 행동  평가하게 하

고 비 과  행동  통 하  내  통  향상  신   시

키  한  행동   택하고  해결하  삶  주

 행복한 삶  살 가  새 운 공 경험  하게 했다. 

  2) 실 과 학 생  

  Glasser  사람들  본  에 해 내  행동  동  여 , 

보다 하고 실  간  고 한다고 보 다(  역, 

1998). 간  본  사랑과 감  한  얽   에 체감

(identity) 란 어   지   다.  우리가 타 과  

그  한 그 가  하  가 다  신 다. 

  실  다  보다 욱 진보 고 새 운 것  식   가

, 학 , 사 에  간과하  운, 그러   엇보다도 하  많  

 근원   실 체감(failure identity)  다룬다   다. 실  

통해 동  신   과  시키  경험  하게  그 해결

 찾고  하 , 타   해하지  식   해결책  

택해 가  신  에 해 신뢰감  가지게 다.  실  통하여 

신에 한 실  체감  공 체감  변 시키  것 다( , 2003). 

  신  재  가 게 고 신뢰하게 다   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삶   우고  하  학 업  신  미래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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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고 겁게 참여함  학 업    다. 한 학 에 

해  태도  가짐  학 규  하고  하게  것 다. 

동  실  통해 신  가  하게 과 동시에 타 도  마찬

가지  본 가 재함  식함  간에 한 폭  해  

 가질    통해 타  하고  다  하  태도  함

함  사 계  우 계  향상시킬   것 다. 

  라  본 연  집단상담  통하여 결 가  동들  신  사  생각

 럼없  하고  새 고 과  행동 택  신   

시  건 하고  감  하고 결 가  동들  학 생

에 도움  고  한다.

  3) 감과 학 생

  동  어  새 운 경험  사건에 직 할  그것  어떻게 지하고 어떻

게 처하 냐에 라  에  공과 실 가 달라진다. 주어진 사건에 

고 합리  지하고 에 과  처할   동  가  

 학 생 에도 공할 가  크다고 할  다. 

  미 (2001)  연 에 도  감   학생   감  낮  

학생보다 담 사  계, 우 계, 학습 동, 규 , 학  행사 참여, 학

생 도  다고 하 고, (2002)  감  과 

과 도 가 미  상  보 다고 하 다. 한 진(2001)도 

감  학 생 에 한 향  미 고  것  타났  

 감   학 생 도  것  해 할  , 특  

우 계에 큰 향  미 고 다고 하 다. 주(2001)  연 에 하  

지 과 학 간  상 계  .53 도  지   동  동시에 

학 도가 다고 보고하고 다. 

  본 연 에  감  갖고  원천  경험할  도  집단상담  

하여 감 향상에 여하 , 그에 라 학 생  비 하여 

사 생 도 공   할  게 하 다.



- 27 -

III. 연

1.연구 상

  본 연  연  상   연변지역 연 시 연 가 근 하  M 등학  

5, 6학  결 가  동 30 다. 들  12개 학  결 가  동 200  

상  감과 학 생  검사  실시한 후에 집단상담에 참여 사

 고 도움  필 한 결 가  동 30  하여 실험집단과 비 집단

에 각각 15  -  하 다. 

  연 상   <  Ⅲ-1>과 같다.

상담집단 비 집단 체

별
 10 8 18

여 5  7 12

체 15 15 30

<  Ⅲ-1> 연 상 

2.연구설계

  실  집단상담  과 검  해 사 -사후 검사 실험 계  

하 다. 상담집단에 사 검사(O1)  실시한 후 집단  (x)하여 사후검사(O3)

 실시하 다. 비 집단  사 검사(O2)  사후검사 (O4)만 실시하 다. 

[그림 Ⅲ-1] 연

G1 O1 X O3

G2 O2 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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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 상담집단

G2 : 비 집단

X  :  실  한 집단상담

O1, O2 :  사  검사

O3, O4 :  사후 검사

3.연구도구

1) 감   척도

  본 연 에  사  감 척도  가 사 하  것  재사 하

다( 참 ).  감  신감,  감, 과 도에 한 

태도   가지 하   포함하  24개 항  어 다. 든 항  1

(매우 니다)에  5 (매우 그 다)  5  Likert 척도  어  가 

 감   것  미한다. 항  24 고 감 검사

 Cronbach’α  .827 다.

   감  지  항  <  Ⅲ-2>  같다.

<  Ⅲ-2>  감 항

하 항 내  항

신감
1
*
, 3

*
, 4, 5

*
, 10

*
, 11

*
, 

13
*
, 16

*
, 19

곤란한 상  맞 했  

 심리상태 
9

감

2, 7, 10, 14, 17, 20, 

21, 23, 24,

  처리 과 

보  에 한 10

과 도에 

한 태도
6
*
, 9

*
, 15, 18, 22

운 과 어 운  

택해  하  상 에  태

도 

5

 체 24

* : 역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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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 생  검사 단 척도

  본 연 에  (1981)  학   태도 도  상필(1990)  학

생  척도  역  참고  하여 (1997)  재 한 학 생

검사  사 하 다.

  학 생 에   역  사-학생 계, 우 계, 학습 동, 규 , 학

행사참여  5개 하  역  하여 각 역별  8 항   40 항  

어 , 든 항  5  척도 , 1 (매우 니다)에  5 (매우 그

다)  Likert 척도  어  가  학 생   것  

미한다.  검사  Cronbach, α  .93 다.

  학 생  지  항  <  Ⅲ-3>과 같다.  

<  Ⅲ-3> 학 생  척도  항 

하 항 항

사-학생 계 1,6,11,16,21,26,31,36. 8

우 계 2,7,1217,,22,27,32,37. 8

학습 동 3,8,13,18,23,28,33,38. 8

규 4,9,14,19,24,29,34,39. 8

학 행사참여 5,10,15,20,25,30,35,40. 8

체 40

  3) 실  집단상담

  본 연 에  사  집단상담  Sullo, L, A  Sullo, R, A(1990)가 개 한 ‘I 

am Learning To Be Happy’  (1992)가 우리 실 에 맞게 한 ‘내가 

행복해지  것  우 ’에 하여 등학생  언어 , , 지  에 

맞게 재 한 (2006)  집단상담   연변지역  특 에 맞게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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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주 동내 실  

1

감
과

상담

-집단상담   해( )
- 감  
-별 짓   개
-

 

2
내 행동  
주  

- 감 
-행동 택하  게
-내 행동  내가 택한 것  

택과 책

3
간  

본 들

- 감  
-우리들  본 ( )
- 에게 한 ( 동)
-마  

 해  
탐색

4

 행복
하게 하  

 것

- 감  
-마 에  다운 사진( )
-행복사진첩 만들 ( 동)
-마  

질  계 해

5

내가 행복
할  

상할  
타  

신  

- 감  
- 행동과 도움   행동( )
-내가 행복할  내가 상할  
타  신 ( 동)
-마  

행동 해

6 원하  - 감  택에 한 

  비 집단  사 , 사후 검사에만 참여하고 상담집단  상  집단상담  진

행하 다. 매  내  비 동, 과 , 동지   , 평가  

과 가 들어가도  하 , 진행과  동하 에  맞 어  다.

  매  실시하  에 비 동  크  진행하여 미  집

 도  하 , 동하  단계에   동지  하고 내  

체 원에게   식  진행하 다.

  한 집단상담  실  운   집단 원들  실 에  강 하

 본  가   도   간 간 과  택  하도  

도움  주었  뿐만 니라 과    해 공감과 경청, 격 하  

변  들 지 , 고 뜻한 심과  개  등  통해 비  

쟁  피하   진   하  등 상담 경 가꾸  하게 

강 하  상담  원  극  동원하여 보다 한 과  가 다. 

실  한 집단상담  개  <  Ⅲ-4>  같다.

<  Ⅲ-4> 실  한 집단상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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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얻  
한 행동 

계

-WDEP에 한 행동계 ( )
-WDEP에 해 시다( 동)
-마  

행동계

7
 
었   

계 하

- 감  
-WDEP에 해 행동한 결과 ( 동)
-내게 행복  주  첩만들 ( 동)
-마  

 택에 한 
행동계

8
우리  
해결할  

어

- 감  
- 한 계에  생  갈등  
( 동)
-갈등   한 지  키우 ( 동)
-마  

 , 
 

9
실  

퀴

- 감  
- 실  개  해 ; 골든  울리
-마  

책 감  새 운 
택  가  

10
 

찬하여 
시다.

- 감  
-  찬해 시다( 동).
-집단상담에 한 평가
- 감 말하

, 과 취
  

실험단계 실험내 상 집단

사 검사
감  학

생 검사 실시
2010.12.26 5, 6학  200

집단   

리엔

상담집단과 비 집단 

하고 상담집단 

리엔  함.

2011.01.06
동에 참여하고  

하  망

실  한 

집단상담 

실  한 

집단상담 운

2011.01.07

~2011.01.28
상담집단

사후검사
감  학

생 검사 실시 2011.02.18
상담집단과 비 집단

4.연구 차

  15  한 집단  하여 1주에 3  본 집단상담  실시하 , 1  시

간   1시간 다.  연 가 근 하  학  집단상담실에  매주 월

, ,  후 2시  3시 지 <  Ⅲ-5>  같  본 연 가 직  

집단상담  운 하 다.

<  Ⅲ -5> 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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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처리

  첫째, 본 연 에  료  SPSS (12.0)  사 하여 처리하 다.

  째,  집단  동질  보  해 상담집단과 비 집단  사 검사    

        평균과 편차  산 하여 t검  해 집단 간  차  비 하   

        다.

  째, 본 연 에  실시한 실  과  하  해 사후검사  실시  

        하   집단 간  사 검사, 사후검사  차 ,  집단에    

        사 검사  사후검사  차  t검  하여 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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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결과  해

  본 연   실  한 집단상담  결 가  동  감

과 학 생  향상에 미  과  검 하   다.  해 본 에

 연 가 과 연 에 라 집  료  탕  검 한 결과에 한 해

 시하고  한다.

1.연구 상에 한 동질성 검증

  1) 감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간 감에 차 가 지  보  해 독립

본 t-검  실시하 다. 집단   독립변 , 감  각 하  

역별  변  하여  집단 간 평균, 편차  비 하여 동질  

여  검 한 결과  < Ⅳ-1>과 같다. 

< Ⅳ-1>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감 사 검사 차 검

하 요인 n
실헙집단 비교집단

t p
M SD M SD

신감 15 2.99 .59 3.29 .53 .979 .336

 

감
15 2.96 .43 3.28 .53 1.822 .079

과 도에 

한 태도
15 3.17 .66 3.28 .59 .462 .647

체 15 3.02 .47 3.25 .39 1.459 .156
  

  < Ⅳ-1>과 같  체 감에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간에 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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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 없었다(p=.156). 한 감  하  하여 살펴보  신감 

역(p=.336),  감 역(p=.079), 과 도에 한 태도 역(p=. 

647)도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간에 p>.05  미한 차 가 타 지 

다. 라  실험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감에 어  동질집단  

  다. 

  2) 학 생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간 학 생 에 차 가 지  보  해 독립

본 t-검  실시하 다. 집단   독립변 , 학 생  각 하

 역별  변  하여  집단 간 평균, 편차  비 하여 동

질  여  검 한 결과  <  Ⅳ-2>  같다. 

<  Ⅳ-2> 상담집단과 비 집단  학 생  사 검사 차 검

하 요인 n
실헙집단 비교집단

t p
M SD M SD

교사학생 계 15 3.19 .28 2.92 .56 1.69 .101

교우 계 15 2.89 .33 3.11 .58 1.31 .200

학습활동 15 2.96 .38 3.23 .46 1.79 .085

규칙 수 15 3.43 .45 3.31 .74 .562 .579

학교행사참여 15 3.35 .57 3.25 .90 .364 .719

체 15 3.16 .27 3.16 .55 .000 1.00

  

  < Ⅳ-2>  같  체 학 생 에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간에 미 

한 차 가 없었다(p=1.00). 한 학 생 에  하  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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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생 계 역(p=.101), 우 계 역(p=.200), 학습 동 역(p=.085 

), 규  역(p=.579), 학 행사참여 역(p=.719),  상담집단과 비 집

단 간에 p>.05  미한 차 가 타 지 다. 라  실험  상담집단과 

비 집단  학 생 에 어  동질집단    다. 

2.가설검증

  1) 감

 

가  1 : 실  한 상담집단  동  비 집단에 비해 감

        한 차 가  것 다.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감  하  사후검사에 한 향상  

미한지  보  해 집단비 계(Static-group comparison)  한 사

후검사 에  사 검사  뺀  새 운 변  생 하여 독립 본 

t-test  실시하 다. 그 결과  <  Ⅳ-3>과 같다.

<  Ⅳ-3> 실험집단과 비 집단  감  변  간  독립 본 t-검

n
상담집단 비 집단

t
M SD M SD

신감 15 5.000 2.591 -1.267 3.845 5.235
***

 

감
15 6.267 2.915 -4.067 4.367 7.623

***

과 도에 

한 태도
15 2.533 2.386 -2.667 3.352 4.894

***

체 15 .558 .259 -.333 .341 8.057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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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3>과 같  상담집단과 비 집단  실험처  통한 감  향상

과  체  상담집단(M=.558)  비 집단(M=-.333)에 비해 평균값  

가가 상  큰 것  타  통계 (t=8.057, p=.000)  p<.001 에

 미한 차  보  감  하 에  신감 역(t=5.253, 

p=.000),  감 역(t=7.623, p=.000), 과 도에 한 태도 역

(t=4.984, p=.000)  가지  p<.001 에  미한 것  타 났다. 결

 본 연  실험처  결 가  동  감 진에 과가 

 것  사  었다.

  2) 학 생

가  2 : 실  한 상담집단  동  비 집단에 비해 학 생

          한 차 가  것 다.

  상담집단과 비 집단  학 생   하  사후검사에 한 향상  

미한지  보  해 집단비 계(Static-group comparison)  한 

사후검사 에  사 검사  뺀  새 운 변  생 하여 독립 본 

t-test  실시한 결과  <  Ⅳ-4>  같다.

n
상담집단 비 집단

t
M SD M SD

사학생 계 15 6.40 1.957 .60 5.974 3.574**

우 계 15 6.40 3.602 -1.13 4.642 4.966***

학습 동 15 6.86 3.357 -.60 4.733 4.984***

규 15 4.40 2.798 -1.46 5.986 3.438**

학 행사참여 15 4.33 2.160 -1.33 6.597 3.161**

체 15 .71 .247 -.09 .542 5.251***

<  Ⅳ-4> 실험집단과 비 집단  학 생   변  간  독립 본 t-검

p<.01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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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
감

과

도

사학생

계
우 계 학습 동 규

학 행사

참여

신감

감
.714**

과  
도

.590* .625*

  <  Ⅳ-4>  같  상담집단과 비 집단  실험처  통한 학 생  

향상 과  체  상담집단(M=.71)  비 집단(M=-.09)에 비해 평균값  

가가 상  큰 것  타  통계 (t=5.251, p=.000)  p<.001 

에  미한 차  보  학 생  하 에  사학생 계 

역(t=3.574, p=.001)에  p<.01 에  향상  과가 미한 것  타

났고 우 계 역(t=4.966, p=.000)에 도 p<.001 에  향상  과가 

미한 것  타났  , 학습 동 역(t=4.984, p=.000)에  p<.001 에

 향상  과가 미한 것  타났고 규  역(t=3.438, p=.002)에

 p<.01 에  향상  과가 미한 것  타났  학 행사 참여 

태도 역 (t=3.161, p=.004)에  p<.01 에  향상  과가 미한 것

 타났다. 결  본 연  실험처  결 가  동  학 생

  과가  것   었다.

  3) 감과 학 생 과  계

가  3 : 감과 학 생   간에  미한 상   것 다.

  실  집단상담  진행한 상담집단에  감과 학 생  사 에 

상 계가  지  보  해 상 계  진행하 다. 그 결과  

< Ⅳ-5>  같다.

< Ⅳ-5> 감과 학 생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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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생

계
.269 .395 .709**

우 계 .495 .633* .552* .615**

학습 동 .433 .465 .285 .271 .632*

규 .442 .510 .520* .493 .637*
.778*

*

학 행사

참여
.453 .356 .624* .477

.773*

*
.576* .561*

  **. 상 계  .01 쪽에  합니다.
   *. 상 계  .05 쪽에  합니다.

  감과 학 생  상 계 결과 감 하  역  

감과 학 생  하 역  우 계  통계  하 (<.05) 

감 하 역  과 도  학 생  하 역  우 계, 학

행사 참여, 학 규 도 상 계  .05 쪽에 , 감 하  역  

과 도  학 생  하 역  사학생 계  상 계  .01  쪽

에  통계  미했다.

  라  감과 학 생  간에도 미한 차  보여 가  3도 

었다.

3.질 분석

1) 질   

  본 연 에  질   매  마 리시 감  하게 하

여 한 내 과 상담  찰  집단원들  보 들  통해 얻  보  

평가  탕  내  하 다.

 

2) 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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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  내

< 실  집단상담에 참여하  도움  었거  새 게 게   엇

지 ?>

  - 간에게  5개  본 가    시키  해 다  사  

    람  해해   ,  해  하  만 생각하  보다  다   

    사람  도 해 함  게 었다( ). 

  - 매  집단상담 워 업 시 함께 했  동   겁고, 재미 었  

    다. 공 도 게 겁다  열심  할   것 같다( 시 ).

  - 집단상담에 참여하  들과   계  해  경청, 격   지지,  

     같  행동들  도움   것  게 었다(돌고래). 

  - 에  고생하시  님께 보답하  해  공   해  한다고 

생각하다보니 시험  마다   고,  시험  망  경우가  

많 다. 그런   동  통하여 님에 한 마 도 하지만 내

가 말 원하  것  얻  해  내 신  해  공 도 하고, 도 

해  함  게 었다.  시험  보 라도 담감에  어   

 편하게 볼   거 같다( ).

  -  집단상담  통해 들과 사 게 지내  것  한   행복

한 라  것  게 었 , 다  사람  변 시키  하  보다  내

가  변해  한다  것  게 었다(빅 리 ).

  -  집단상담  통하여 새 운 들  만 게 어   뻤다. 그리

고  신감  했었   강 도 견할  어  미  시

간 었다. 여 에  얻  한 경험과 들  여 에  낼 것  니

라 도 겁고 행복하게 살  하여 가슴 에 간직하겠다( 리). 

  - 집단상담  통해 사람에게  5가지 가 다  것도 고, 행동에  4

개  가 다  것도 새 게 게 었다(크리 탈). 

  -  ‘  계’에 한 탐색  통하여 내가 진  원하  것  엇    

지  게 었고,   견할  었  것   뻤다. 내 

꿈  루  해  열심  할 것 , 에 커  어   

생님께 상에   맛  식사  해 드리고 싶다. 생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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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말 많 신  같다( ).

  - 님  곁에 없다  것 에 님  많  원망하고 미워했었  

 동  통해 원망 신 고마움  마  변하게 었다. 님 

에 내가  강하고, 독립  할  었다  것  생님과 들

과   통해 게 었  다( ). 

  - 평  상하거  들  우울한  어 니에게  내거   

리  었었  그래도  지지 었다. 그런   

동  통해 같  상 에    에게 도움   택  할   

게 었고,  통해 도 할  고, 새 운 택  통해  행

복해질  도 게 었다( ).

  - 집단상담 동   가  과  여  고, 내가 원하  것  얻

 해  어떻게 해  하 가도 우게 어  뿌듯하다( 진).

  - 동  내가  할   생님께  뜻한 빛   주시  말

 해주   다. 평  학 업시간에 지  거  할 

    어   말도 못하고 었었   생님

 질 에  답할   것 같  신감  생겼다( 하 ).

  -  집단상담   여러 가지 들  만 시킬  었   

 것 같다. 런 동  주 어   지 처럼 거웠  겠다(크리 ).

  - 사람들  행동에  생각하 , , 동하 , 몸  변 (신체 ) 지   

다  것  처  게 었다. 같  상 에  행복과 행   

택에 해 결 다  것  게 었다(별). 

  - 들  함께 살고   동생들과 어떻게 하   지낼    

지  게 어 한 시간 었다.    편한 마  지 게 

 처할   것 같다(신 ). 

  (2) 집단원 보 들  보  평가  통한 

  집단에 참여한 보 들  집단원에 한 보  평가  통하여  진행

하 다. 료 집  함께 생 하  척  가 들에게  하거 , 집

단상담  마 고 귀가시 한 보 들과  진 한  통하여 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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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 집단원들  변  진하  하여 보 들  극  심  

 탁드 , 집단상담  마 리  후에  미 했  들  개 상담  

통하여 보 하 다. 

 

  - 한 할 니  주가 시험  마다  하고 해하  그 지 

  하여  들어한다  보  주 다. 도움  주  하여 진

 신  원하  것  엇 지  탐색하게 하고, 가    간

에 엇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지? 어  신체 지 지

에 한 탐색  하도  함과 동시에 가  도움   생각  행동  

엇 지   탐색하고 택하도  하 다. 런 동들  통하여 

 비언어  들  비  연 러워 , 얼  도 훨  편

해짐  찰할  었다. 

  - 집단에   에 어  갈등  다  사람과만  것  니

라   맘 에도 다고 한 가 었다. 갈등  개 내  

여러 가지 들 에도 생    것 다. , 거움   에 

고 싶고 고 싶지만 에 과 취  에 생님한  

 해  과 도 열심  해  하  내  갈등  겪게  것 다. 

런 한  견한 에게 (볼 )  주  새 운 견에 

한  피드 과 함께 지지해 주었다. 매 간에 신에게 도움  

 택  할  다   각시키 , 감  할   지  

내  도 키우  언해 주었다.

  - 많   가지고 에도 하고  신  라다고 생각하  

에게 신   찾 보게 하  업  하고, 원하거  라  것  

다  어  것  지  탐색  각하게 하 다. 그리고 가진 것과 

한 것  비 해 보  재 신  갖고  것  라보게 하여 신

 습에 하여  만 할   가    게 하 다. 그 

후 어 님  말 에 하  피 연습도 보다 열심  하 , 격도 

지고 신감  많  생  것 같다고 하 다. 

  - 사   에     지  신하여 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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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열심   하지만 별  과  하지 못한다  하 연  

하신 어 님  계 다. 어 님  상한 감  공감해 드리  가 사

 어들  님과  갈등도 생    달 단계라고 말  

드린 후  생각  들어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 다. 상담

가 찰한    리 십  고, 도 , 개 도 강하여 진

취  에 공격  고 산만하 , 감 통   집  

하 다.   개 담  통해 지  신에게 심  사랑  

없  것 같고 어 니도 가   가시  그 마다  집에  

맡 고 간다고 하  어 니에 해 도  감  하 다. 

지, 어 니께  어떻게 해주시  라 지에 해 질 하고 그런 

 님들과    지에 해 도 탐색했다. , 든 계

에  신  원하  것  직하게 달하고  할   처  

 게 하  다. 가 생각하고   어 니께 

해보  과  내주었  신  감  직  말하  어 니께  많  

라시  그 게 생각 할   몰랐다고 답  하 다고 하 다. 

 상담 가 어 님께도 가 말 원하  것  엇 지   통

해 함께 탐색해보  하고,  가   집에 맡겨  할   

 집에 어  하 지  진 하게 말  해주시  것  훨  도움   

것 같다고 말 드 다. 런 과 들  통해 집단상담 가 거   

에    생각  행동  많   변 었고, 어 니

 계도 편 해  할  었다. 

  - 본 실험집단에  참여하지 지만 사  사후 비 집단에 참여한 한 

 검사 실시 후 집  들어가지 고  하 다. 가에  가

 간  고 다가 24시간  지  없어진 것  고 찾  시 했다. 

 가 들  동했고 학 에도 리고 경찰 에도 신고 했다. 에도 런 

 었  가  에게도  하지 고 사라지   었다고 

한다. 님   해  취업 라 랑 함께 생 하고  다  

내  다. 큰  생 지 다  운 생각에 주  사람들  

 걱 하고  하 고, 상담 도 사  극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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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 다. 차후 고 보니  집에  2  3  보냈다고 하  

그 가 타 학  다  단  하  시간  많  걸 다고 한

다.  가  에게도 말하지 냐고 하  에 그  도 

 다리지  것   말해 할 필  못 다고 답하

다.    통해 가 들  도  사랑하거  심  

갖지 다고 생각하   라  움 에  보냈고 신도 주변에 

해 냉     었다. 다행   찾게 어  마 리  

하 지만 런 상태  해 다  다시 런  생 지 다고  단

언하  어 우므   쓸하 다. 

  

  결 가  동들  픔  가  가 에  피   상담 사  한  

학과 에  실  과  료한 연    사  통해 

실  집단상담  필   실  게 었다.  도 집단에 함께 

참여했 라  여러 동  훈  통하여 신  갖고  것  탐색하고 

신에 해 만     신에게 도움   과  택  할  

었   하  움  다. 그러  실  집단상담  필 과 

과  게 신할  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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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약, 결론  제언

1.요약.

  본 연   실  집단상담  결 가  동  감과 학 생

에 미  과  보고  하   다. 러한 에  결 가  

동  특징, 실 , 실  집단상담, 감, 학 생 , 실 과 

감  학 생 에 한  고찰하 ,   다 과 

같  연  가  하 다.

<연  1> 실  결 가  동  감에 어 한 과가     

  것 가?

      <가  1> 실  한 상담집단  동  비 집단에 비해   

  감  한 차 가  것 다.

<연  2> 실  결 가  동  학 생 에 어 한 과가 

 것 가?

      <가  2> 실  한 상담집단  동  비 집단에 비해 학 생

 한 차 가  것 다.

<연  3> 동  감과 학 생  간에  어 한 상  

가? 

<가  3> 감과 학 생  간에  한 상   것 다.

   같  연  가  검 하  해   림  연 시에 재한 

M 등학  5, 6학  동 30  실험집단과 비 집단  집단   

하 다. 실험집단과 비 집단   원  각각 15  하 다. 

  사 검사  사후검사에 사  도  감  하  해 

(2002)가 사 했  감 검사 도  재사 하 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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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  감, 과 도  하  포함하고 ,  24 항

 었다. 학 생  (1997)  재 한 학 생  검사  

재사 하 다.  도  사-학생 계, 우 계, 학습 동, 규 , 학

행사참여  하  포함하고   40 항   었다. 

  본 연 에  사  실  집단상담  (1992)가 우리 실 에 맞게 

한 ‘내가 행복해지  것  우 ’ 하여  연변실 에 맞게 재 하

다. 실험집단 15 에게  4주에 걸쳐  10  실  집단상담  처

하고, 비 집단 15 에게  런 처 도 가하지 다. 집단상담   후, 

실험집단과 비 집단에게 감  학 생  사후검사  실시하 다. 

실험집단과 비 집단  동질  여  보  해  집단  사 검사 독립

본 t검  실시하  집단상담  과  검 하  하여 감과 학

생 에 한  집단 간 차 검  해 독립 본 t 검  실시하여 

 하 다. 검사지   한계  보 하  해  체 집단상담에 

한 감 , 연  찰  등  통한  실시하 다. 

    집단상담  과  검 하  한 검사지   결과  다 과 같다.

첫째, 실  처 한 상담집단  런 처 도 지  비 집단에   

          비해 감  미하게 향상 었다(P<.001).

    째, 실  처 한 상담집단  런 처 도 지  비 집단에   

          비해 학 생  미하게 향상 었다(P<.001). 

    째, 실  집단상담에 참여한 결 가  동  감과 학 생   

          간에 미한 상  다.

  검사지   결과  보  해 감  에 한 결과  다 과 같

다. 

  첫째, 실  집단상담  결 가 동들  가 한 재  식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에도  겨 낼    키우   도움  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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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실  집단상담  결 가  동들  학 생 에  사, 학생간  

계  원만  하여 학 생  겁고 행복하도  하  도움  주었다. 

  째, 실  집단상담  결 가  동들  감  향상시킴  학

생   하고 가  사 생 에도  하  도움  주었다.

  째, 실  집단상담  결 가  동들  님들과  계   할 

 게 었  어 운 경에 도 고 도움   과  택  

할  게 었다.

2.결론 제언

본 연  등학  5,6학  결 가  동  상  실  집단상담  

감과 학 생 에 미  과  보   었 , 그 결

 다 과 같다.

    첫째, 실  집단상담  동  감  체 감과 신   

         감,  감  가시키고 과 도에 한 태도    

          변 시키  과 다.

   결과  볼 , 실  결 가  동  주어진 과  달 하   

필 한 행 과  직하고 실행할   가 에 해  신  가

질  도  해 다고 하겠다. , 할  없  특 한 상 에  어  결

과  취하  해  행동   해낼  냐 하  신  에 

한  개  단  키우  과 라 할  다. 

  러한 연  결과  에  언 었듯  실  감 향상에 과

라  강 미(2001), 채 (2002)  연 도 하고 다.

   실  집단상담  통해 결 가  동들  동에  공  경험  

경험함  신감    었 , 신  가 들과 그리고 학 에  

들과  계  다루   할    가짐   

감    었고, 매 마다 주어지  과  계 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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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  과 도에 한 태도에도 과    었다. 

  라  본 연  학 에  동  감   향상시키  

 과  것  다.

    째, 실  집단상담  결 가  동  학 생   체 학 생   

          과 사  계, 우 계  진시키고 학습 동에 극 고  

          학 행사에  참여하  태도  하   과 다.

   결과  볼 , 실  결 가  동  학 생  하  동 에 개

과 학 경 사 에 신   합리  해결하여 만 감  고  

 계  지하   과    다. 

  러한 연 결과  에  언 한 실  학 생 에 과 라  

강 미(2001), (2003)  연 도 하고 다.

   실  집단상담  통해  다  가 에 해 허  태도  함

께 다  사람  하고 하  태도  함 함  사  우 계에 

어    과 었고 신  원하  것  학 규  규 에 

어  없 지 살펴  학 규     었  집단상담  

 동  동  래 계에  루어지  갈등  처상  다

루게  사 계  우 계     가 많고 학 규  어

겼   상 과 보다 과  행동 택  득하   우  동

 어 학 행사참여에도 과    다.

  라  본 연  동  학 에 한 감  태도, 동   변

시  동  사, 학생 계  학업 , 규  하  태도, 학 행사에 극

 참여하  태도   변 시키   과  것  다.

    째, 실  집단상담에 참여한 결 가  동  감과 학 생   

          간에 미한 상  다.

   결과  볼  실  집단상담  결 가  동  감  변

 학 생 향상 사 에 미한 상 계가    게 한다.

   실  집단상담  경과  , 실  상  통하여 경에 

처하  어 신  하다고 생각하  사람   상  

 체하고 실 보다 욱 하게 식함     고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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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   상  처하  고 과  행태도 택

 경에 하고 원하  삶  하  과    다.  

감  학 생 에  향  미    하  징 라 하

겠다.

  라  실  집단상담  감  고 학 생  향상에 과

 감과 학 생  간에  미한 상  다고 할  다. 

감 하 역  신감,  감, 과 도  학 생  

하 역  사  계, 우 계, , 학 행사 참여 태도  든 

역에  상담집단과 비 집단 간에 통계  (p<.01) 에  미한 차  

보여 가  가 었다. 라  실  집단상담  실험처  실험 간

 한 없  지  다  통계 도 미한 에  진  

것  보 다.

   결과들  실   신에 해  라보  태도  

탕  학 생 에 원만하게 할  도  결 가  동  하   

  다   한다. 라  본 연  실험처  프 그램  실  

집단상담   등학  실 에 맞게 개 하여 연변지역뿐만 니라  

가    결 가  동들 지도 감  진시키고 학 생  

향상해 가도  하    큰 미가 다고 하겠다.

  본 연 에  얻  결    가지 언  해 보  다 과 같다.

  첫째, 본 연  실  집단상담  단 간에 루어 므  지  행동

 연결하고, 내 시키   어 움  상   한 후 연 가 다

각  루어  한다. 한 실험 처  직후에 타  결과가 한 간  

지  후에도 지   지에 한 연 가 필 하다.

  째, 본 연 에  실  과  검 하  해 상담집단에 참여한 

동에 한 각  에 해  료들  하 , 사,  

 같  찰  각평가  찰평가가 합  루어진다 , 한 

상  매체  한 비가  주도하고 철 했 라  실  집단상담

 과    타당하게 검 할  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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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동  한 다 한 실  개  청 다. 실  집단상담  

학  에 하 에 리한  많  집단상담 므  동  달  

고 하고 개  향  필 에  집단상담  개     학  

만들고 행복한 학생  지각하도  하    라 하겠다. 

  째, 동  감과 학 생   달시키  한 다

한 집단상담  학 에   실시   도  경 , 시간 , 운

 가 어  할 것 다.

  다 째, 본 연 에  사 검사가 결 가  동들  가  하고 민감한 

시  학 말 시험 직  복습단계에  루어 에 과가  할  

었 므  동등한 건과 시간  택할 필 가 어  할 것 다.  

  여 째, 본 연 에  실험 상  연변지역   등학  결 가  동 에 

보 하 에  한계가 므  동한 지역  동 한 상에 한 지  연

가 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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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onHow GroupCounselingwithRealityTherapy

InfluencesSelf-EfficacyandSchoolLifeAdaptationof

Childrenfrom BrokenFamilies

Son,Chun-ok

DepartmentofCounsellingPsychology,GraduateSchoolofEducation,Jeju

NationalUniversity,Jeju,Korea2)

SupervisedbyprofessorHuh,Chul-Soo

Thepurposeofthisstudyistoseehow thegroupcounselingwiththereality

therapyinfluencestheself-efficacyandtheschoollifeadaptationofthechildrenfrom

thebrokenfamilies.Thedetailedresearchsubjectstoachievesuchpurposeareas

follows.

Subject1:How wouldtherealitytherapyeffecttheself-efficacyofthechildren

from thebrokenfamilies?

Subject2:How wouldtherealitytherapyhelpthechildrenfrom thebrokenfamilies

withtheschoollife?

Subject3:Whatistheconnectionbetweentheself-efficacyandtheschoollife

adaptationofthechildren?

Inordertoworkonthesubjects,200studentsinthefifthandsixthgradefrom 12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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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sofM Elementary Schoollocated in Yanji,Jilin,China,wereselected.

Testsonthestudents'self-efficacyandtheschoollifeadaptationwerecarriedout

and30studentswhowerewillingtoparticipateinthegrouptherapybutprovedto

haverelativelylow self-efficacyandschoollifeadaptationweredividedintotwo

groups, which were the counseling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The

newly-selectedstudentswereallfrom thebrokenfamiliesand15ofeachgroupwere

organizedinthecounterpart-random assignment.

Forthecounselinggroup,thecounselingwiththerealitytherapywasconducted

threetimesaweek.Each session lasted 55minutesand thegroupreceived 10

sessionsintotal.Forthecomparativegroup,notreatmentsotherthanthepre-and

post-testswerecarriedout.Aftertheexperimentation,thecounselinggroupandthe

comparativegroupwereexposedtothepre-testandthepost-testaswellwiththe

sameexamination equipment.30studentsin thefifth andthesixthgradeofM

ElementarySchool,locatedinYanji,China,werecollectedtothestudyandallof

them werefrom thebrokenfamilies.Theparticipantsweredividedintoacounseling

groupandacomparativegroupin15ofeach.

Fortheself-efficacytest,arevisedself-efficacymeasurebyHanHye-jin(2002),

initially designed by Kim Ah-yeong (1997),wasused whilefortheschoollife

adaptation,theschoollifeadaptationmeasure,developedbyLeeYeong-sun(1997),

wasapplied.Regardingthecontentsofthegroupcounselingprogram withthereality

therapy,they were firstre-designed in consideration oflinguistic,cognitiveand

emotionallevels,based on "Learn how to makemyselfhappy",adapted to our

circumstances by Kim In-ja.Afterwards,again,they were re-constructed by a

researcheraccordingtothepurposeofthisstudy.

Inordertoproveanymeaningfuldifferencesbetweenthecounselinggroupandthe

comparativegroupregardingtherealitytherapyinthisstudy,t-testwascarriedout

withSPSSWIN(12.0)used.

Followingsaretheresultsofthestudy.

First,thepre-testonthecounseling groupandthecomparativegroupdidnot

appeartohaveameaningfuldifferencewhicheventuallyconfirmedthatbothgroups



- 59 -

werethehomogeneousgroup.However,accordingtotheresultsoftheself-efficacy

testonthecounselinggroupwiththegroupcounselingprogram withthereality

therapyandthecomparativegroupwithouttheprogram,thereappearedasignificant

difference.Thisprovedthatthegroupcounselingwiththerealitytherapywouldbe

efficientinimprovingtheself-efficacyofachildfrom abroken-family.

Second,the schoollife adaptation turned outto be influenced by the group

counselingwiththerealitytherapy.A meaningfuldifferencewasdetectedbetween

thecounselinggroupandthecomparativegroupwhichconfirmedthatthereality

therapyprogram wouldbehelpfulwhenthechildrenfrom thebrokenfamiliestryto

adaptthemselvestotheschool.

Third,the participation in the reality therapy program was proved to be

significantlymeaningfulregardingtheself-efficacyandtheschoollifeadaptationof

thechildfrom thebrokenfamily.

Basedon theresultstheabove,thestudy hascomeupwithconclusionsand

suggestionsasfollows.

Inconclusion,thegroupcounselingwiththerealitytherapyisbelievedtohavea

positiveinfluenceontheself-efficacyimprovementandtheschoollifeadaptationof

thechildrenfrom thebrokenfamilies.Itisalsosaidthattheself-efficacyandthe

schoollife adaptation ofsuch children would bechanged in a positive manner

throughintentionaltrainingandeducation.Itwouldbegreatiffurtherstudieson

suchprogram arecontinuedsothatamorenumberofstudentsfrom thebroken

familieswouldbebenefitedatschool.

Key words: Group counseling with the reality therapy, broken families,

self-efficacy,schoollife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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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  스스 를 게 생각하고 는 를 보  한 문 니

다. 각 문 들  하나하나 가  그 문  내  “나” 신   나타

내는  또는 “나” 신에 해 생각하고 는 것과 같  를 판단하여 가  

가  에 o 하 . 정답  는 것  닙니다.  행동   생각

해 보고 하고 정 하게 답해 주 .

평  신  습과 치하는 정 가 10  

9 상  → ‘매  그 다’       7-8  정 → ‘그 다’

5-6  정 → ‘보 다’       3-4  정 → ‘ 니다’

1-2  정  →‘매  니다’ 고 쓰  빈칸에 o 하  니다.

내

매

니

다

니

다

보

다

그

다

매  

그

다

1
나는 담스러  상 에 는 감  느낀

다.

2
나는  순 를 정해 차  처리할 수 

다.

3
나는 큰 문제가 생  해져  무것

 할 수 다.

4
나는  상  극복할 수 는 능  

다.

5
나는 험한 상 에  처할 수  것 

같  하다

6  쉬  것 수  좋다.

7
나는   원 과 결과를  찾 낼 수 

다.

8
나는 내가 할 수 는 과 그   

 판단할 수 다.

9
만   내가 택한다  나는  

보다는 쉬   택할 것 다.

부록1

자기효능감 검사

 (   )학년  (   )  름 (                 )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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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적 고  상 에  스트 스

를 필 상  많  는다.

11
  시 할  시 하  전에 실패

할 것 같  느낌  들곤 한다.

12
 문제에 한 나  판단과 생각  체

 정 하다.

13
주  친 들  나보다 든 에  뛰 난 것 

같다.

14
나는 항상 를 고 에  

 행 상태를  할 수 다.

15
좀 실수를 하  나는   좋

한다.

16
나는   생  당 스러워  

  른다.

17
나는 주   하  해 정보를 충  

할 수 다.

18
거나 전적  에 매달리는 것  

미나는 다.

19 나는 계   짤 수 다.

20
나는  고 다고 생각  빨리 

  수 다.

21
나는    포 하  고 계

해  노 한다.

22
주 쉬  보다는 내가 전할 수 는 

   좋다.

23 나는 무슨 든 정 하게 처리할 수 다.

24
  처 에   나는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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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

니

다

니

다

보

다

그

다

매  

그

다

1 리 생님  내가 문  주 하는 것  좋 하신다.

2 나는 리  친  누 하고    노는 편 다.

3 나는 공 시간에 하고 싶  말  게 한다.

4 나는 생님  계시   에  조  한다.

5 학 에  단체  행사에 참여할  최  다한다.

6
나는 생님께 하고 싶  말  제나 마  놓고 한
다.

7 친  다투   내가 저 사과한다.

8 나는 공 시간에 른  공 에 열 한다.

9 내가 당  할 에는 당   열심  한다.

10
동   고 들  리 편  해 열심  

원하고 참여한다.

11 내 마  비  생님과 함께  할 가 다.

12 학 에  친 가 하는  해하거나 훼  놓  는다.

13 습과 복습  열심  한다.

14 나는 학  규칙   키는 편 다.

15
학 에  그리 , 짓 , 과 같  행사에 심

 갖고 참여한다.

16 생님과 함께 놀거나 하는 것  겁다.

 검사는 여러  학 생 에 해 게 생각하고 느끼고 는가에 한 

문 니다. 각 문항들  하나하나 가  그 문  내  ‘나’ 신  생각과 

느낌   나타내는 를 판단하여 가  가  에 o 하 . 정답  는 것  

닙니다.  생각과 느낌   생각해 보고 하고 정 하게 답해 주 .

  평  신  습과 치하는 정 가 10  

  9  상     ‘매  그 다’    7-8  정     ‘그 다’

  5-6  정    ‘보 다’     3-4  정      ‘ 니다’

  1-2  정  ‘매  니다’ 고 쓰  빈칸에 o 하  니다.

부록 2

학교생활 응 검사

 (   )학년  (   )  름 (                 )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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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리  들  책 나 비물  가져   

함께 보거나 빌 다.

18 나는 새  것  는 것  무척 미 다.

19 학 에 는 시 물  껴  사 한다.

20
나는  돕 나 폐 수집과 같  행사에 빠

 고 참여한다.

21 생님  만나  겁고 편하게 생각 다.

22 리  친 가 플  찾 가  해 다.

23  공 하는 것  에  다고 생각한다.

24 나 쓰 를 릴  나 쓰 에 린다.

25
각종 학 행사( 동 , 연보 동, 공 동 등)에 

참여하는 것  겁고 하다.

26 생님  나에게 정답게 하신다.

27 에 놓고  할 친 가 다.

28  공 (학습)는 여러  생각해본다.

29 에 는 물건  쓰고 난  제 리에 정 한다.

30
학 행사에 참여하여 상하는 것  단  스러

 다.

31 생님들께 는 학생들  격  존 한다고 생각한다.

32  친 들  생 에  참 한다.

33 수   생님  말  공책에 끗하게 정리한다,

34 학습에  정해놓  규칙  키는 것  좋다고 생각한다.

35
특 동에 참가하  나  점  살릴 수가 다고 

생각한다.

36 문에 생님  제나 친절하게 답해주신다.

37
학 에  놀 나 를 할  많  친 들  내 

견  다.

38 학  공 에 최  노  다 한다고 생각한다.

39 생님들  전달사항   킨다.

40
나는 동  청 나 단 가  등 학 를 가 는 

에 최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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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  한 집단상담 프 그램

(내가 행복해지  것  우 )

<  1 >

1. 주 : 감 과 상담  

2. : 과 거움   시  집단원  참여 동  하고 집단  

        상담   하고 집단  규  하여 상담  시킨다.

3. 동

 1) 프 그램  , 진행계  과 시간

집단원들  프 그램  과 향에 한 해  하고 프 그램  실시    

   과 시간  한다.

 2) 감  ( )

신체   통하여 집단원간  감  고 하 고 하  지      

   닫 다.

 3) 개

 신  개 함   해하고 집단원  감  갖 다.

 4) 식

 집단상담에  지  할 규  하고 상담에 한  한다.

 5) 평가  과

 6)  만  마

 재  과 달  , 다짐  한다.

 7) 과 : 사람  살 가   필 하고 한 것들  찾 본다.

<  2 >

1. 주 : 내 행동  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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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행동  %  내가 택하 지에 탐색해본다.

  실습  통해 신  행동  신  택하  것    다.

3. 동

 1) 

 2) 집단상담실 닥에 워보

 3) 래에 맞춰 

 4) 겉  어 에 고 들 .

 5) << 별  울린다. 지?>>질 에 한 답 찾 보

 6) 내가 택한 행동과 택하지  행동  비  원그래프  타 내보

 7) 평가  과

 8)  만  마

   - 재  과 달  , 다짐  한다.

 9) 과

   -내가 택한 행동 에  과  행동  어

<  3 >

1. 주 : 간  본  

2. :

 행동과  택  , 취, , 거움에 에 하여 해한다.

3. 동

1) 별  

   집단원간  감과 감  고 상담  차게 다.

2) 간  본 에 해 보

  동들  가 , 학 생 과 하여 , 취, , 거움  가   

     경우   경우  보고  통해 든 행동들     

    시키  해 행동한다   해한다.

3) 에게 한  찾 보

    신  생 에  어  들  본    지어 생각해   

     에 한 해  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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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

   동한 내 에 해 피드  다.

 5) 평가  과

 6)  만  마

   - 재  과 달  , 다짐  한다.

 7)과

   -  가  경험 만들

<  4 >

1. 주 :

  행복하게 하   것

2. :

본  시킬    계  사진들  탐색하여 신  만 시

주  것들  함  감  다.

3. 동

1) 가 찌

 에  어  주  게  함  신체   통한 감  

  과 감  다.

2) 마 에  다운 사진

 본   가지고 지만 질  계  사진들  각  다  많   

  사진  가질   행복해진다.

 3) 행복사진첩

   행복하게 하  동  .그림. 등에 해 리하여 한다.

 4) 마  

   동한 내 에 해 피드  다.

 5) 평가  과

 6)  만  마

 재  과 달  , 다짐  한다. 

 7)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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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사진   찾  행복사진첩  한다.

<  5 >

1. 주 : 

 내가 행복할  내가 상할  타  신

2. :

행동  타  신  해   신  택한 행동  

해한다.

3. 동

 1) ‘얼  찌뿌리지 말 ’. 래  동 과 함께 

 2) 행동에 하여 

  행동  행동, 사고, , 동하   어   본 가   

   신    도움  행동  택할  다.

 3) 내가 행복할  내가 상할  타  신

 거울  통해  행복한 얼 고 상할  억  살  얼   지어보고 

그  행동, 생각, , 몸  변  본다.

 4) 마  

  동한 내 에 해 피드  다.

 5) 평가  과

 6)  만  마

 재  과 달  , 다짐  한다.

 7) 과

과  행동  택한 경험 만들

<  6 >

1. 주 :

  원하  것  얻  한 행동계  

2. :

 WDEP에 한 행동계   움  신과 다  사람에게 피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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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  것  얻   고 책 감  행동  택할  다.

3. 동

 1) 말

 감  하고 찬 집단  한다.

 2)원하  것  얻  한 행동계

 원하  것  얻  해 택한 행동  책  신에에  고, WDEP에 

한 행동계  우   한다. 

 3)WDEP에 해 시다.

 동지에 신  행동  WDEP에 해 해 보고 , 간단하고 시실시할  

 체 고 실  계  워 신  원하  것  과  얻  

 도  한다.  

 4) 마  

  동한 내 에 한 피드  다.

 5) 평가  과

 6)  만  마

 재  과 달  , 다짐  한다.

 7)과

  -WDEP에 한 행동 해보

<  7 >

1. 주 : 

 었   계 하

2. :

 WEDP 에 한 행동  계 한 결과  하여 공  경험 사  통하여 

신감과 감  고  많  실천해 볼  도  행동  고취시

킨다.

3. 동

 1) 3.6.9 게 하

 감 과 찬 집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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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WDEP에 한 행동한 결과 

  WDEP에 한 행동계  통하여 얻  공  경험사  하고 실행과

에 생겼   보 하여 원하  것  얻    새 운 계  워

본다.

 3) 내게 행복  주  첩 만들

   행동 첩  만들어 WDEP에 한 행동계  실천  습 시킬  도  

한다.

 4) 마  

  동한 내 에 해 피드  다.

 5)평가  과

 6)  만  마

 - 재  과 달  , 다짐  한다.

  7)과

 - 행복 첩  하여 생  에  WDEP에 한 행동  달시키

<  8 >

1. 주 : 

  우리  해결할  어 .

2. :

  상과   통해 내 통 과 책 감 향상시킨다.

3. 동

 1) 새 게

  상  말  경청하고 평 에 닫지 못했  신  어 , , 몸짓  

닫고  개 한다. 

 2) 한 계에  생  갈등  

 상과    책 감 게 갈등  해결하도  한다.

 3) 마  해

  갈등상  집단원  해결하  과  통해 상과   습득  

하고 공   해결하  것  운다.



- 71 -

 4) 마

   동한 내 에 해 피드  다.

 5) 평가  과

 6)  만  마

  - 재  과 달  , 다짐  한다.

 7) 과

  -주변 사람들과 상과   계 맺

<  9 >

1. 주 : 

 실  퀴  

2. 

 1) 실  원리 해할  다.

 2) 실  실생  에  실천할    찾   다.

3. 동

 1)  질 에 한 별  하

 2) 내 행동  주  찾

 3) 간  5가지 

 4)  시키  한 람 란 엇 가?

 5)  계란

 6)  행동과 비  행동

 7) 간 진  하여 계 우

 8) WDEP란?

 골든  진행하

 9) 평가  과

 10) 늘  만남  마치

  - 재  과 달  , 다짐  한다.

 11) 과

 -  실  퀴  만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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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 주 : 

  찬하여 시다.

2. :

  상담과 에   집단원    찬하고 격 함  찬하  사

람과 듣  사람 에게  경험  경험  하고  통해 감과 

취동 , 감  도  한다.

3. 동

 1) 우주여행

  집단원  감과 신뢰감  여 과 사랑  , 거움     

  시킨다.

 2)  찬해 시다.

  프 그램  진행과 에  견한 들    찬해 주고 어    

  생각   드 지  본다.

  3) 프 그램에 한 평가

  평가  하고 프 그램에 참여하여 가   경험  신  변  

    해 본다.  

  4) 감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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