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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부산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초기청소년의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의자아정체성과가치관의 혼란에따른특수성을고려한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이 매우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요소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반 실천형 인성교육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의 과학적 절차와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법에 따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스
포츠를 활용한 교실형 프로그램과 통합형 프로그램의 두 가지 모듈로 개발하였다. 연구

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중 스포츠 시설의 구비 유무에 따라 유의표집으로 선정하

여, 최종적으로 서울·경기 권 중학교 1학년 2개 집단, 각 24명, 28명, 총 52명이 참여하였

다. 각 집단은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 1회 90분 블록 타임으로 운영되었

고, 교실형 프로그램은 4주 동안, 통합형프로그램은 10주 동안실시되었다. 프로그램효

과 검증을 위해 집단 간 차이와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반복측정분산분
석을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의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은 개인

내적 인성역량, 사회적 인성역량에 효과가 있었고, 교실형과 통합형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프로그램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내적 인

성역량에서 자아정체감, 자기 관리가, 사회적 인성 역량에서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데긍정적인효과가있었으나, 비전과질서역량에는유의한 차이를보이지않았

다. 본 연구는 교실형, 통합형 인성교육 모듈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서 유연성 있게 적
용 가능하며, 자연스럽게 인성 역량을 체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 주제어: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인성교육, 체험중심 인

성교육, 인성 역량, 실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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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사회적 인성 역량 및 인성 수준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업성취와 명문대 진학을 우선시하

는 사회 분위기로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과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면서 청소년들은

‘더불어 사는 능력‘, ‘배려’ 등 관계에서 필요한 인성 요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조정호, 2016; 한국교육개발원, 2012) 특히,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왕따 문제,

자살 등 발생 비율이 가장 높고, 인성 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 최초 발

생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교육기술과학부, 2012; 김미

숙, 허수연, 2014; 여성가족부, 2014). 특히나 최근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부산 여중

생 무차별 폭행사건 등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매우 충격적이고 잔혹한 폭력 사건들

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이정우

외, 2017. 09. 15).

청소년 시기는 신체, 생리적 변화 및 인지발달과 더불어 정서적 측면에서는 불안

정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

로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서 학업, 교우관계, 진학 및 진로선택 등 이전의 발달단계

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새롭고 힘든 사회적 적응문제에 당면하게 되면서 흔히 정

서적 혼란과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김성경, 2008; 홍주현, 심은정, 2013;

Akos, & Patrick, 2005).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압박, 진로 불안,

또래와의 지나친 경쟁,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장혜주, 2012). 무엇보다도 초기 청소년기에는 행동에 있어 또래의 영향이 크며

또래가 지켜볼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정창우, 2015), 소

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가해자들에 의한 폭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

한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

되고(2015.7.21.),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이 마련되고 시행되었다(교육부,

2016.1.19.). 인성은 성격이나 특징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인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으로(조난심, 2004),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있는 인격 및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박성미, 허승희,

2012).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람직한 인성은 하루아침에 길러

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알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를 몸으로 익혀서 체득하고 숙달되

는 습관화 과정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길러진다(정창우, 2016; Varela,

Thompson, & Rosch, 2017). 이에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지식전달 중심의 인성교육

이 아닌, 체험·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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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험·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 제안된다

(교육부, 2016). 스포츠 활동은 타인과 빠르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신과 타인과

외부환경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여러 가지 인성요소를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최의창, 2015).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인내심,

협동심, 스포츠맨십 등의 정의적 측면과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 타인과

의 소통기술, 친사회적 행동 등의 행동적 측면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김선희,2010;

Holt et al, 2008; McNamee, 2008). 또한, 불안, 불만, 스트레스, 분노 등의 부정적 감

정들을 해소시키고, 청소년의 반사회성, 폭력적 성향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준, 2011; 최의창, 2014, 2015; Berger &

Motl, 1996; Sanford, Duncombe, & Armour, 2008).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에는 태권도, 야구, 축구, 뉴스포츠, 골프, 농구, 배드민턴, 탁

구, 마라톤, 수영 등의 스포츠가 활용된다(고문수, 2015; 고상수, 신정택, 2016; 권형

일, 우승호, 강연정, 2014; 송광섭, 권성진, 정상원, 2014; 이창섭, 진영철, 2001; 임태

희, 2015; 차은주, 2013; 최공집, 박동수, 2014). 이러한 종목 중 과거에 귀족·신사들

을 위한 스포츠였던 골프는 최근 들어 사업, 친교, 자연과의 교류 등이 가능한 장점

으로 인해 대중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이다(구민, 2014; 정용락, 안수범,

김동기, 2013).

골프는 매너와 에티켓이 매우 중요한 스포츠로 고도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요구되

며(정청희, 1991), 특히, 인성 차원에서 스스로 심판의 역할을 하는 자기관리나 심리

기술 차원의 조절이 매우 필요한 경기로 알려져 있다(김성일, 임낙철, 2010; 이승훈,

이현우, 오상훈, 2014; 장재훈, 박동수, 2013). 골프를 접목한 국내 인성교육 연구에서

골프 활동을 통해 집중력, 인내, 집착, 자기 확신, 개방성, 독립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강태훈, 김동기, 김형진, 2015). 또한, 국외 연구에서 골프를 접목한 인성교

육 프로그램이 9가지 핵심 인성가치(존경, 인내, 정직, 통합, 스포츠맨쉽, 자신감, 책임

감, 예의, 합리적인 판단 역량)을 증진시키고 특히, 공감능력, 사회적 책임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elds, & Bredemeier,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골프 활동을 통해 인성요소를 자연스럽게 체

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의 과학

적인 절차(김창대 외, 2011)와 실행연구방법(Warrican, 2006; 강지영, 소경희, 2011)을

통해, 학교 현장을 고려한 두 가지 모듈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학생 수, 수업 시간,

스포츠 장비 구비 등 학교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을 중심으로 골프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기반 인성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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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체험 중심 인성교육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

한다(김동일 외, 2015; 교육부, 2016). 최근에는 인성을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 속

에서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그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정은, 2015), 개인

적 차원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의 사회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

으로 보고 있다(최예솔, 이하영, 진영은, 2016). 인성역량은 개인적 차원의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으로 파악된다(정은, 2015).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삶의 기

술이나 방법 등을 체화하는 것이며,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인

간다운 삶의 기술 혹은 노하우가 체화됨으로써 즉각적, 자발적으로 행위 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정창우, 2016, 재인용). 인성교육은 핵심가치․덕목을 주지적으로 지도하

기보다는 참여형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소중한 가치나 덕목을 발견하고 의

미를 구성해 나가도록 핵심 가치․덕목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동일 외,

2015; 신차균 2000). 이에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을 자연스럽게 함양시키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이성흠, 윤초희, 2015; 이성흠, 2016).

국내의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실과, 과학, 체육 등의 교육과정 내용을 추

출한 프로그램(고창수 외, 2016; 강선경, 이상원, 2013; 강종표, 2016; 서은비, 이성숙,

2013; 이윤정, 최경은, 2013), 음악, 미술 등의 예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오상규, 김원

중, 2007; 윤혜선, 김예진, 2015; 한윤이, 2014). 숲체험, 동물, 다례, 전래동화 등을 이

용한 주제 중심 생활체험 프로그램(김현재, 김형숙, 송민서, 2015; 박재도, 이정화, 정

연옥, 2010; 서은주, 2014; 신지연, 이신영, 2017; 홍은실, 김재호, 2017; 안관수, 백현

기, 2011), 스포츠를 활용한 인성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스포츠를 활용한 인성교육은

태권도(고상수, 신정택, 2016; 임태희, 2015; 최공집, 박동수, 2014), 뉴스포츠(권형일,

우승호, 강연정, 2014; 송광섭, 권성진, 정상원, 2014), 단체 스포츠(이창섭, 진영철,

2001)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2. 스포츠 활용 인성교육

스포츠는 도덕적 실험장으로 알려져 있다(Mcfee, 2004).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은 다

양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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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강신복, 1996; 최의창, 2007; Amold, 1997; Gould, & Carson, 2008). 스포

츠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빠르게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자신, 타인, 외부 환경을 몸과 마

음으로 느끼는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조정호, 2016). 스포츠는 신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통한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

키고, 인성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김효중, 김영재, 차

은주, 2015; 박정준, 2011). 이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박형란, 이승범, 2015). 이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 참여로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사회성(고영선, 김선웅, 2015), 우울, 공격성, 학업스트

레스 감소 및 자아탄력성 향상(선혁규, 백종수, 2015; 유춘옥, 박갑준, 김승환, 2015), 마

음의 안정 촉진, 교우관계 향상(녹색소비자연대, 2016), 책임감, 타인존중, 참여와 노력,

자기 주도성, 협동심과 리더십 등의 사회적 자질과 공동체 의식 함양(김숙경, 2005; 김현

수, 김동규, 2012; 한정선, 2015)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를 활용한 인성교육에서는 신체활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덕목들

을 알고 발휘하는 행동, 지식, 태도를 다루는 학습활동(이야기, 봉사, 성찰, 반성 등)과

학생의 인간됨을 존중하는 간접적 교수활동(따뜻한 말, 롤모델이 되는 행동 등)이 이루

어진다(최의창, 박정준, 2011). 또한 이론적 지식이나 다른 성격의 쓰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익히는 간접체험활동이 포함된다(최의창,

2007, 2011). 특히, 다인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정된 수업시간, 시간적으로나 공

간적으로나 제약이 있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집단교육프로그램에서는 직접체험활

동 뿐만 아니라 간접체험활동을 활용할 것이 제안된다(최의창, 2011). 이는 체육교육의

통합적 수업 모형인 하나로 모형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하나로 모형은 운동의 기능을

익히거나 시합게임, 규칙이나 원리학습 등의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이야기

하기, 만들기 등의 다양한 직간접체험활동을 통합하는 특징이 있다(전세명, 2010). 하나

로 모형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 관련 공동 작업을 통해 격려, 협동, 배려, 희생 등의 체

육적 인성을 배워 타인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의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체 속의 나

와 너의 의미를 알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김낭규, 김영범, 2013; 최의창, 2011).

스포츠 기반 통합적 접근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직접 익히는 직접체험활

동과 스포츠 관련 그림그리기, 영화나 드라마, 노래와 연주, 스포츠 선수의 모범적인

사례와 역경 극복 이야기 등에 대하여 읽기, 쓰기, 듣기, 보기 등의 간접체험활동과의

통합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강유미, 2009; 박정준, 2010; 유은정,

2008; 이민근, 2009; 이승재, 2007; 이학, 2008; 한민국, 2007). 구체적으로, 박정준

(2010)은 농구를 이용한 수업에서 패스와 배려의 관계에서 팀워크 익히기, 스포츠맨

십을 인문적으로 표현하기(가사 바꿔 부르기, 팀워크 주제로 시화 그리기, 인성 로고

만들기, 농구 영화보고 감상문 쓰기, 농구 명언 조사하기)의 간접체험활동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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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해결력, 융통성, 배려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스포츠를 다룬 소설, 그

림, 조각, 영화, 사진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스포츠를 바라보는 새로운 생각과 사

람과 세계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을 함께 길러나가게 할 수 있다(최의창, 박정준,

2011). 또한, 김남규(2011)는 인성적 측면의 스포츠 기반 하나로 모형을 개발하여 자

기다짐, 팀 응원가 만들기, 팀별 수행 동작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반성일지 쓰기,

배우는 운동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시, 음악, 만화, 그림, 만들기 등으로 표현하기, 스

포츠 문학 읽기, 가족과 스포츠 경기 관전, 스포츠 관련 미니어처 만들기 등의 간접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배려, 자신감, 협동심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최근 골프는 여가·레저 활동으로서 대중스포츠로 국민들에게 관심이 높아져 인적

및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서비스 산업으로서 스포츠산업에서 가장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구민, 2014). 골프는 타인과 함께 골프채로 골프공을 쳐서 지정된 거

리에 있는 직경 10.8cm 구멍에 가장 적은 타수로 공을 넣어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신체적 능력과 심리적 조화가 요구되며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는 습관과 상대방을 배

려하는 매너가 필요한 스포츠이다(정청희, 1991). 골프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

고, 골프를 활용한 인성교육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김낭규, 김영범, 2016). 다

만 한지훈, 이철원, 임진선(2015) 연구에서 방과 후 골프 수업이 청소년들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심리적 안정감과 인내를 길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훈, 김

동기, 김형진(2015)의 연구에서 방과 후 골프교실에 참가한 중학생들의 스포츠에서의

목표 설정과 스포츠 자신감이 자기 확신, 인내집착,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낭규, 김영범(2016)은 골프를 활용한 직간접체험활동으

로 구성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골프 기능 연습을 위한

직접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골프 에티켓, 골프 명언을 통한 자기 관리, 마음을 다스리

는 명상, 골프 시화 쓰기, 골프 일기 쓰기 등의 간접체험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절차와 Cohen과 Manion(1985)의 실행연구

의 절차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실행연구는 실행(action)과 연

구(research)를 합친 용어로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인과 힘의 작용 원리를 이

해함으로써 과학적 법칙에 근거하여 실천적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변화 실험을 의미

하며(Lewin, 1946), 교육 현장 개선을 직접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구체적인 연구의 프

로그램 개발 및 그 적용과정을 강조한다(이용숙 외, 2005). 실행연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실천가가 연구의 대상이 아닌 연구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계획-실행-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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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재계획이라는 나선형적 순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

한 더 깊은 이해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성열관, 2006). 우선적으로, 문

헌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내용요소와 활동을

구성한 후 현장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은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기획 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 프로그램 수정 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단계, 재계획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스포츠 기반 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실에서의 간접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과 직・간접체험활동을 모두 포함한 통합형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두 가지 모듈로 개

발되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기
획

목표
설정 및
기획

Ÿ 문제 진단
Ÿ 목표 설정
Ÿ 아이디어 구상
Ÿ 개발팀 구성

-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 기반 교실형 & 통합형 인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문헌
연구

Ÿ 선행연구 검토
Ÿ 기존 인성교육 프로그
램 분석

- 기존 스포츠 활용 인성교육 프로그
램 내용 및 구성 원리 분석
-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확립

2)
구
성

모형
개발

Ÿ 프로그램 이론적 모형
개발

Ÿ 구성원리 및 요소 추
출

- 이론적 모형 개발
- 프로그램 구성 원리 및 요소 설정

내용
구성

Ÿ 프로그램 활동 내용
구성

Ÿ 1차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구성
- 전체 프로그램 개요 구성

3)
수
정

전문가
자문

Ÿ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
가 자문

- 인성교육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집
단상담 전문가 등 프로그램에 관한 자
문 협의회 개최

프로그램
수정

Ÿ 전문가 자문 피드백
반영

Ÿ 1차 프로그램 수정

- 전문가 피드백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 수정
- 2차 프로그램 개발

4)
실
시
및
개
선

프로그램
적용

Ÿ 2차 프로그램 적용
- 서울 경기 중학교 1학년 대상 교실
형 인성교육 프로그램(24명), 통합형
프로그램(28명) 적용

효과
분석

Ÿ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Ÿ 프로그램 수정 보완점
도출

- 반복측정분산분석 실시

5)
재
계
획

최종
프로그램

Ÿ 최종 프로그램 완성 - 최종 프로그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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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기획 단계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교육상담전공 교수 1명과 박사과정을 수료

한 현직교사 1명, 석사 과정 중인 현직교사 1명, 석사과정생 3명, 총 6명으로 프로그램

개발팀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합의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프로그

램을 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차별되게 적용해야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을 직・간접적으
로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1] 프로그램의 이론적 모형

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원리로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3A 모형’과 ‘당

사자 모델’을 참고하였는데, 위의 그림 1처럼 3A란 인식(Awareness)의 변화, 수용

(Acceptance)하는 마음, 실천적 태도(Attitude)를 의미한다(김동일, 2016). 인식

(Awareness)이란 스포츠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너’를 인식하고 존중해주

는 것으로 ‘나 → 너’(나 이해, 타인 이해) 에 해당되는 요소로, 자기를 이해하고, 상

대방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다음으로, 수용

(Acceptance)이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요소를

통해 타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너→ 우리(나, 타인은 하나)’에 해당되는 요소로

‘나’와 ‘너’는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태도(Attitude)란, 인성교

육을 기반으로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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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더 나아가 실천적 태도는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인성역량이 내면화된 상태이자

자동적으로 공동체에서의 인성역량을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는 원

동력이 된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식, 수용, 실천적 태도의 3A 모형 단계를 따

라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서 전문가를

직접 활용하는 당사자 모델을 본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골프 전문가 혹은 골프 대디

를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하고자 하였다. 당사자 모델은 원래 특수교육의 한 모델로

학생들이 인성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보고,

바람직한 인성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한다(김동일, 2016). Noddings(2002)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과의 관계에서 배려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배려를 실천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교사가 먼저 배려하는 모델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김

수진, 2015).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성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전직 골프 선수와 현직 교사를 직접 프로그램 강사로 선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

사 및 골프 선수가 된 이유, 자신의 골프 격언이 무엇인지, 역경 극복 이야기 등에

대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에 반영할 인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육 요소인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 역량’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인성 역량을 개인내적 인성역량과 사회적 인성역량으로 분류하고, 각 핵

심가치·덕목을, 개인내적 인성역량은 자아정체감, 자기관리, 비전으로, 사회적 인성역

량은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질서로 설정하였다.

<표 2> 본 프로그램 구성 요소

핵심역량
개인내적 

인성역량

사회적 

인성역량 

핵심 가치·덕목

=> 자아정체감

자기관리역량

비전 역량

+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질서

1) 개인내적 인성역량

개인내적 인성역량은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올바른 판단과 실천으로 관리하고 개

발하며, 삶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통하여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으로

(교육부, 2016; 김동일, 2015; 김동일 외, 2016a; 정창우, 2015), 하위역량으로 자아정체

감, 자기관리역량, 비전 역량이 포함된다(김동일 외, 2016a; 정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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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받아들이는 정도,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의 수준을 의미한다(김현태, 김지태, 김은

성, 2015). 전인지 선수는 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인터뷰에서 “사흘 동안

내 샷을 의심했지만 오늘은 샷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라고 하였다(권훈, 2016. 10.

09). 이렇게 골프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스포츠로, 골프 선수

들은 경기를 할 때 마인드컨트롤을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연습을 믿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자기관리는 자신의 생활과 삶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내

며, 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역량으로, 골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들 말한

다(오학열, 2016. 06. 22). 골프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운동이므로 스스로 끊임없

는 연습을 해야 하고, 경기 중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해야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전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으로, 비전은 우리의 삶에 방향을 설

정해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나 북극성

과 같은 역할을 한다(변상우, 2014). 허갑수와 변상우(2013)은 비전의 기능으로 현재

와 미래를 연결하고, 열정과 헌신을 고무하며, 일의 의미를 고취하고, 수월성의 기준

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2) 사회적 인성역량

사회적 인성역량은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서의 핵심 인성 역량과 관련되어 보

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의 도덕적 관계 형성을 지향하고 공동선을 실현하

고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의미하며(교육부, 2016; 김동일,

2015; 김동일 외, 2016a; 정창우, 2015), 하위역량으로 질서,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

량이 포함된다(김동일 외, 2016a; 정은, 2015).

첫째, 질서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로서(국립

국어원, 2017), 골프는 무엇보다도 질서를 강조하는 스포츠이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질

서를 강조하지만, 특히나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하여 페어플레이와 건강한 경쟁, 매

너를 강조한다. 남운모(1994)는 골프가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신의 룰을 적용해서 실시

하는 경기이므로 질서의식과 예를 존중하며, 이로 인해 사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스포츠라고 평가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골프 경기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 질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 역량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막히지 않고 원만하게

통하도록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며 자신

의 상황과 입장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량을 의미한다(김동일, 2016a).

골프는 경기 중에도 대화가 가능한 스포츠이므로 화목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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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다(남운모, 1994).

셋째, 공동체 역량은 ‘같은 이념이나 삶의 목적 또는 방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삶의 의미와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도덕적 본질을 깨닫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

한다(김동일, 2016a). 골프를 배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즐기고, 골프를 잘하

고 싶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이 목표가 그들을 결속시키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한다. 골프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스포츠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 골프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골프를 통한 실천적, 체험적 인성교육을 통해 ‘나’에서 ‘너’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골프 안에 담긴 다양한

인성적 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과 자기관리역량을 높이고 ‘너’에서 ‘우

리’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여 즐거움 가운데 자연스럽게 질서,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의 인성요소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체득하여 궁극적

으로 다시 ‘나’로 돌아와 ‘우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태

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2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수립된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프

로그램의 하위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각 회기별 활동 내용 및 목표를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선행요구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인수 학급, 제한된 수업 시간과 체육시

설 부족에 따른 학교 실정, 스포츠 기반 직・간접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자연스럽
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 ‘너’, ‘우리’ 로 확장되는 스포

츠 기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2개 모듈로 4회기 교실형 프로그램, 10회기 통합형 프로

그램으로 구성하고 2회기 90분으로 블록 타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회

기에서 4회기까지의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하는 간접체험활동들로 ‘나’, ‘너’, ‘우리’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 우선, 골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

과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골프 격언을 선택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골프공 마음 챙김과 골프 선수들의 자기관리에 대한 이

야기를 통해 자기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성찰과 골프 산업을 통해 본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역량

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해서 질서, 의사

소통역량과 공동체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10회기의 통합형 인성교육프로그램은 4회기의 교실형 프로그램에 골프 실습, 필드

견학, 골프 게임을 체험하는 활동이 추가되었다. 골프실습 활동에서는 또래 교수를

통해서 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조력하는 가운데 질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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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역량과 공동체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기획하였고, 필드 견학 활동에서 골

프 산업을 직접 견학하고 인터뷰하는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역량과 비전을 높이고

갤러리 관전 시 질서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무리 회

기에서 ‘골프는 치면 칠수록 인생을 생각하게 만든다’ 는 소제목에 걸맞게 미래에 대

한 미션플랜을 만들어 봄으로써 비전 역량을 높이도록 기획되었다.

다. 3단계: 프로그램 수정 단계

먼저, 구성된 프로그램 초안을 이론전문가 및 골프 전문가, 집단상담 전문가 2인의

자문을 거쳐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 요소, 활동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여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 사항으로

는 우선, 각 회기별 활동과 주제에 맞게 회기별 제목을 골프 격언으로 수정하여 함양

하고자 하는 인성 역량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골프 기술을 퍼팅과

스윙에만 초점을 두어 골프에 대한 기능 습득보다 쉬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골프공에 미래 꿈을 적어 스윙하기 활동을 추가하고 팀별 활동으로 조정하였다.

라.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

본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A중학교와 경기 소재 B중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집단교육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집방법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한 두 가지 모듈의 프로그

램을 적용하는 데 부합하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

들 중 비확률적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골프 연습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와 골프 연습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학교 각각 1곳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A 중학교 1학년 24명,

B중학교 1학년 28명, 총 2 개 학급, 52명을 연구대상으로 각각 4회기 교실형 프로그

램과 10회기 통합형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각 집단은 주 1회 90분씩 운영되었고, 교

실형 프로그램은 4주 동안, 통합형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강사로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한 상담전공 박사수료생이자

현직 교사,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2명과 전직골프선수이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인

골프대디 강사 1명, 보조강사로서 상담전공이면서 현직 교사 1명과 상담전공 석사과

정생 2명, 총 6명이 한 조가 되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특히, 당사자 모델을 구현

하고자, 전직골프선수인 골프대디가 강사로 참여하여 골프대디 이야기, 골프 선수 이

야기, 골프선수로서의 꿈을 이룬 이야기 등을 직접 들려주고 학생들과 서로 대화하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강사들의 집단상담 경력은 10년 이상 2명, 1~3년 이하가 3명이었

다. 강사들은 4회기 교실형 프로그램과 10회기 통합형 프로그램개발에 직접 참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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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교육을 2시간 동안 이수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

되듯이 주된 활동의 운영방식을 익혔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안방향, 회기별 목표, 인

성교육 방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과 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고안하여 두 집단에서 일

관성 있게 집단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더

불어 프로그램이 매뉴얼대로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실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지속적

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중재의 충실도를 높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협의회를

통해 연구대상 학교의 연구부장 2인, 담당 강사 4인, 상담전공 교수 1인의 피드백을

받았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반응 및 만족도, 과정,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

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수정은 본 프로그램의 현

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첫째, 골프대디 강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안으

로 최경주 선수, 박인비 선수의 이야기 및 동영상을 추가하였다. 둘째, 통합형 프로그

램의 6회기 골프장 견학 시 직접 골프장에서 자신의 꿈을 적은 골프공을 스윙으로

날려볼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프로그램의 6회기의 갤러리

체험 및 필드 견학 활동은 골프장 견학이 어려운 경우, 골프연습장 견학 활동으로 대

체할 수 있도록 학교 사정에 따른 선택활동으로 수정하였다.

마. 5단계: 재계획 단계

최종적으로 구성된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요는 표 3과 같다. 4회기 교

실형 프로그램과 10회기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3> 본 프로그램 개요

프로
그램
종류

회
기

제목 주제 내용 요소 활동 내용
교육
장소

교
실
형

프
로
그
램

1

골프는 그 자체가 최
고의 교육이다. 즐겁
고 건강한 생활을 디
자인해준다.

골프 룰
이해

골프 이해
자아정체감
자기관리
질서

- 프로그램 소개
- 골프 소개
- 골프대디 이야기
- 골프 룰 및 경기 관전법
교육

교실2

항상 자신의 현재 상
태를 충분히 고려하
여 타인의 조언을 받
아들여라.

골프
격언
배우기

골프 이해
자아정체감
자기관리
비전

- 골프 격언과 관련된 골
프 선수 이야기
- 나의 인생 이야기

3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마라. 정확하게 칠 것
에만 집중해라

자기
관리

골프 이해
자기관리

- 골프공 마음챙김
- 골프 속에 숨겨진 과학
적 요소

4
골프는 배우면 배울
수록 배울 것이 많아

골프
관련

골프 이해
비전

- 골프를 통해 알아보는
6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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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효과 검증

가. 연구 설계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과 종

료 후 각 2개의 집단 간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마지막

회기에는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대상자의 변화정도

를 평가하였고, 반구조화 질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 A중학교 1학년 24명, 경기 소재 B중학교 1학년 28명, 총 2 개 학급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집단교육 형태로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은 희

망 학교 중 스포츠 시설의 유무에 따라 각각 4회기 교실형 프로그램과 10회기 통합

형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각 집단은 주 1회 90분씩 운영되었고, 교실형 프로그램은

4주 동안, 통합형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이면서 골프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학교와 골프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학교 각 1곳씩을 선정하였고, 각 학교 1학년 1학급씩 해당 학

진다.
직업
탐색

- 골프로 보는 직업세상
- 직업골든벨

통
합
적

프
로
그
램

5

미숙한 골퍼는 실수
만을 생각하고 훌륭
한 골퍼는 성공을 준
비한다.

실습 (1)
연습
규칙
만들기

비전
질서
공동체역량

- 구체적인 꿈(목표) 설정
- 이론학습 및 기술훈련
(퍼팅)
- 또래교수

골 프
장
혹은
골프
연 습
장

6
골프경기 관전은 재
미있지만 골프를 직
접 치면 즐기게 된다.

필드
견학

질서
의사소통역
량
비전

- 갤러리 체험 및 필드 견
학
- 골프 직업군 인터뷰
꿈을 적은 골프공 스윙

7
수많은 실패를 통해
진정한 골퍼가 된다.

실습 (2)
질서
공동체역량

- 이론학습 및 기술훈련
- 또래교수(스윙연습)
- 하이파이브

8

골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다.

실습 (3)
질서
자기관리
공동체역량

- 골프 선수의 역경 이야기
- 자기관리기술 익히기
- 골프 사격 게임(퍼팅,
스윙복습)

9
진정한 골퍼들은 서
로 마음이 잘 통하는
가족이다.

포섬
게임

질서
공동체역량
의사소통역량

- 골프장 안전수칙
- 포섬게임: 4명이 팀을
이루어 2:2 팀 기반 경기

10
골프는 치면 칠수록
인생을 생각하게 만
든다.

마무리
비전
의사소통역
량

- 우리가 함께 한 순간들
- 미션플랜 만들기
- 시상 및 기념품 증정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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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체육교사의 추천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엄밀한 인과관계 검증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교실형 인성교육프로그램과 통합형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두 가지 모

듈로 개발하여 현장에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실천과 효과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제 집단 설정과 무선할당 방

법에 초점을 두지 않고, 두 집단의 효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Anderson & Shattuck, 2012; 이성흠, 2016, 재인용). 분석 대상은 교실형 프로그램

집단에 참여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모두 실시한 24명과 통합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전사후검사를 모두 실시한 28명으로 총 52명(평균 연령 14세)이다.

나. 측정도구

1) 인성역량 척도

본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실시되었을 때, 실제로 인성역량

이 함양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성역량 구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

다. 이에 강영혜 외(2014)가 개발한 KEDI 인성 학생역량지수 척도와 KC청소년 인성

핵심역량 척도(김동일, 2015)를 바탕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인성역량 척도는

개인내적 인성역량, 사회적 인성역량이라는 2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요소로는 개인내적

인성역량의 하위구인인 ‘자아정체감‘ 4문항, ’자기관리‘ 5문항, ’비전‘ 5문항, 사회적 인

성역량의 하위구인인 ’의사소통’ 5문항, ‘협력’ 4문항, ‘질서’ 4문항이다. 개인내적 인성

역량의 전체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846, 사회적 인성 역량의 전체 문항

내적 합치도는 .859이었다. 각 하위구인에 따른 내적 합치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상위구인 하위구인 문항수 내적합치도(Cronbach’s )

개인내적 인성역량
자아정체감 4 .624
자기관리 5 .843
비전 5 .777

사회적 인성역량
의사소통 5 .764
협력 4 .767
질서 4 .670

<표 4> 측정도구 구인, 문항수, 내적합치도

다. 분석 방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점수를

사용하였다.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효과인지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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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집단간 변인으로 교실형과 통합형 집단 결과를 투입하고 집단 내 변인으로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투입한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분

석에는 SPSS 18.0 버전이 활용되었다.

Ⅳ. 연구 결과

1. 집단 간 차이

골프를 이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인성역량을 향상시켜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1(교실형)과 집단2(통합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시기에 따

른 변인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형성 가정을 만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으며 집단 내 측정시기에 따른 개인내적 인성 역량, 그리고 사회적 인성

역량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실형 프로그램과 통합형 프

로그램 모두가 개인내적 인성 역량, 사회적 인성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측정영역
집단1(n=24) 집단2(n=28)

집단F 시기F 시기*집단 F

(SD)



(SD)



(SD)



(SD)
개인내적
역량

49.50
(7.44)

56.46
(6.11)

51.19
(7.57)

54.75
(8.65)

.204 14.725*** 2.128

사회적
역량

50.58
(6.30)

54.04
(7.30)

50.07
(6.37)

53.93
(8.40)

.276 7.052** .837

<표 5>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 사전검사 평균, = 사후검사 평균

*p<.05, **p<.01, ***p<.001

2. 개인내적 인성역량

집단1과 집단2의 ‘자아정체감’과 ‘자기관리’, ‘비전’으로 이루어진 개인내적 인성 역

량 영역에서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repeated ANOVA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개인내적 인성 역량 영역에서도 집단 1과 집단 2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집단

1과 집단 2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개인내적 인성 역량’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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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중 자아정체감과 자기관리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비전은 유

의미하지 않았다.

측정
영역

집단1(n=24) 집단2(n=28)
집단F 시기F

시기*집단
F



(SD)



(SD)



(SD)



(SD)
자아
정체감

11.96
(2.63)

14.88
(2.66)

12.64
(2.48)

14.61
(3.05)

.000 27.021*** .939

자기관
리

17.80
(3.30)

20.83
(2.76)

18.67
(3.16)

20.04
(3.40)

.114 16.560*** 2.701

비전
19.75
(3.77)

20.75
(2.60)

19.75
(3.18)

20.11
(3.61)

.421 .548 1.074

전체
49.50
(7.44)

56.46
(6.11)

51.19
(7.57)

54.75
(8.65)

.204 14.725*** 2.128

<표 6> 개인내적 인성역량 분석 결과

= 사전검사 평균, = 사후검사 평균

*p<.05, **p<.01, ***p<.001

3. 사회적 인성역량

집단1과 집단2의 ‘의사소통’과 ‘협력’, ‘질서’로 이루어진 사회적 인성 역량 영역에서

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repeated ANOVA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사회적 인성 역량’에서도 역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집단 1과 집단 2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은 .001 수준에서, 협력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질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측정영
역

집단1(n=24) 집단2(n=28)
집단F 시기F

시기*집단
F



(SD)



(SD)



(SD)



(SD)
의사
소통

18.46
(2.60)

20.67
(3.14)

18.39
(3.31)

20.40
(3.36)

.450 13.067*** .142

협력
15.58
(2.83)

16.67
(2.70)

15.61
(2.13)

16.50
(2.70)

.150 4.541* .409

질서
16.54
(1.98)

16.71
(2.12)

15.93
(2.23)

17.04
(2.77)

.113 .723 .223

전체
50.58
(6.30)

54.04
(7.30)

50.07
(6.37)

53.93
(8.40)

.276 7.052** .837

<표 7> 사회적 인성역량 분석 결과

= 사전검사 평균, = 사후검사 평균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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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족도 결과

프로그램 사후에 실시한 8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4.17점이었고, 집단 2

의 평균이 집단 1 평균보다 높았다.

질문
집단1 평균
(n=28)

집단2 평균
(n=24)

전체 평균
(n=52)

전반적인 교육의 분위기나 흐름이 편안하고 자연
스러웠다

3.93 4.33 4.12

프로그램 중에 시청한 동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 3.79 4.25 4.00
PPT의 내용과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유익했다 3.89 4.33 4.10
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3.89 4.21 4.04
참여 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 4.07 4.29 4.17
참여 활동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4.21 4.29 4.25
선생님의 설명은 이해하기 쉬웠다 4.11 4.33 4.21
이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4.04 4.04 4.04
합 계 4.00 4.26 4.17

<표 8> 프로그램 만족도 문항 및 평균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한 점에 관한 반구조화 질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 골프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골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골프가 재미있는 스포츠라는 걸 알게 되었다
∙ 매너가 생겼다
∙ 인성이 길러지고 골프를 잘 치게 되었다
∙ 골프를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 더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되었고 골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내심이 길러졌다
∙ 인성이 길러지고 좋아졌다
∙ 골프와 관련된 용어,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나의 진로에 대해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골프가 인생과 닮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표 9>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점

Ⅴ. 결론 및 제언

최근 들어, 협동, 배려 등의 인성요소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

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체험 중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스포츠가 많이 활용되고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실행연구 19

있는데, 그 이유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책임감, 자아정체감, 인내, 위험감수, 용기, 자

기 관리와 관련된 개인내적 인성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Kleiber, &

Kirshnit, 1991; Kleiber, & Roberts, 1981), 사회적지지, 소속감, 협력, 의사소통 등의

사회적 인성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Brunelle, Danish, &

Forneris, 2007; Weiss, 1995).

체험 중심 인성교육은 교과교육과의 연계 활동, 교실 밖 체험활동의 두 가지 접근

으로 구분되고 두 가지 접근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데(윤철경, 1999; 이성흠, 윤초희,

2015),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에서도 직・간접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최의창, 2007, 2011; 최의창, 박정준, 2011). 이러한 지향점에 기초하여 본 프로그램에

서도 스포츠의 직・간접체험활동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직 교사 및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개발진으로 참여하여 교육 현장에 적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자 실행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현장 분석을 통해 다인수 학급 상황과 제한된 공간과

수업시간에 대한 교육 현장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였다(최의창, 2011). 이를

위해 직접적인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련 간접체험활동을 융합한 교실형,

통합형 두 가지 모듈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스포

츠 시설 이용 가능 여부, 진행 가능한 회기수 등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두 가지 모듈

중 학교 현장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성교육모듈을 선택 및 운영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를 활용한 교실형 인성교

육프로그램과 통합형 인성교육프로그램 모두 개인내적 인성역량, 사회적 인성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가

지 모듈의 프로그램이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

따라 더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강철희 외, 2016), 수업 시수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동안 진

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골프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교실 밖 체험이 어려

운 경우, 10회기 통합형 인성교육프로그램 대신, 4회기 교실형 프로그램만을 적용해도

인성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만족도 조사 결과는 통합형 인

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평균이 교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평

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인성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 참여자의 만족도는 직접 골프 치는 법을 배우고 골프

장을 견학하는 직접 체험활동이 포함된 통합형 프로그램이 간접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교실형 프로그램보다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

츠를 통한 직접체험 활동이 포함된 통합형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셋째, 개인내적 인성 역량, 사회적 인성 역량의 각 하위요인에서는, 두 집단 모두

개인내적 인성 역량에서 자아정체감, 자기 관리가, 사회적 인성 역량에서는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 데에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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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적 인성 역량 중 비전 역량과 사회적 인성 역량 중 질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서 역량이 경쟁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어

질서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 함양되고 공정함을 기반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반드시 지

켜야 할 규범적 특성을 지니는데(Amold, 1997; Drewe, 2001), 본 프로그램에서는 실

제 골프 경쟁 상황에서의 조율이나 규칙 준수보다 골프 실습과 자기관리와 협력을 강

조하였기 때문에 질서 역량에 대한 교육효과가 다소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전 역량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여 진로의 의미를 발견하고 열정과 헌신을 고무하

는 역량을 의미하는데(변상우, 허갑수, 20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문항 중 비전

(예: ‘장차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다’, ‘어른이 됐을 때 닮고 싶은 사람

이 있다 ’,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 즐겁다’)을 측정하는 문항과 관련한 활

동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이 삶에서

안정된 내적 성향으로의 덕성으로 성숙, 발전되는 측면에서(Ryan, & Lickona, 1992),

비전 역량 역시 비교적 고정적이고 안정된 내적 성향으로,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양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유병열, 윤영돈, 2014).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4회기 교실형과 10회기 통합형의 두 가지 모듈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직접적인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여건인 학교에서는 10

회기 통합형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여건을 지닌 학교의 경우에

는 4회기 교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은 자신

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자신의 삶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미숙, 2006),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삶과 인성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개인내

적 인성 역량과 사회적 인성 역량을 체험을 통해 체득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질풍 노도의 시기인 초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및 학교폭력, 왕

따 문제 등 학교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프로그램이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적은 참가자수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실행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선 배정 등의 인위적 조작을 가하지 않아

두 집단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고, 통제 집단 설정의 부재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위

협받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성이 구체

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발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프

로그램에서 인성이 어떻게 함양되고 발달되는 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특히, 인성교육 관련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어서

(김진규, 이성흠, 2016), 추후연구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청된다. 넷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가정과 연계된 스포츠 기반 프로그램 개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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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사회의 연계가 필수적이

기 때문에(Berkowitz & Bier, 2005),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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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tion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Sport-Based Character Education Program

Kim Dong Il(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ye Eun(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I Sak(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hoe Ji Hyeon(Seoul Shinjeong Elementary School)

With the highest rate of school violence in adolescents recently such as the assault on

a group of Busan middle school girls,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

which considers self-identity and distinctiveness of value confusions of adolescence is

highly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develop the sports - based character

educational model which includes two modules, a classroom-based program and an

integrated program for early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scientific procedure of program

development and action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as

significant sampling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he sports facility among schools which

wanted to participate in, and finally they were a total of 52 participants divided into 2

groups- 24 students and 28 students. Each group was operated 90 minutes a block time

once a week from September first to November tenth in 2016, with the classroom type

program for 4 weeks and the integrated program for 10 week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Repeat Measurement Variance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nd the mean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s

a consequence of the study, this program was effective in intrapersonal character

competency and social character competenc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o it

showed that both programs were all effective. For the sub factors, this program was

effective positively in 'self-identity' and 'self-management skill' in intrapersonal character

competency, and also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community competency' in social

character competency.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ly effective in 'vision' and 'order'.

This sports-based character education program with two modules of classroom program

and experience-centered integrated program has the implication that it can be applied to

school settings with flexibility and promote character competency naturally.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entioned.

« Key words: sports-based character educational program, character

education for Youth, experience-centered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competency, ac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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