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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practical problem based teaching-learning plans and to verify its eff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by focusing on the unit of 'Youth's Self 

Management' in Technology·Home Economics. For this study, the contents of twelve different Technology·Home 

Economics middle school textbooks currently in use and a 2007 curriculum guide were analyzed. Based on the 

problem based question “What do I need to do to control myself better, be mentally healthier, and live a more 

independent lifestyle?”, seven practical problem based teaching-learning plans on 'Youth's Self Management' unit 

were developed. 7th grade students of “K” middle school living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ee control groups were taught through the traditional lecture-based teaching-learning plans while four 

experimental groups were taught through the practical problem based teaching-learning lesson plans. The effects of 

lessons on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were analyzed using Analysis of Covarianc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were found in the experimental group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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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가정과 교육 분야에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실천적 문

제중심 가정과 수업이 학습자의 창의성(Lee, 1998)과 급우 

간 친 감 형성, 발표력 향상, 사고력 신장, 문제해결력 향상

(Youn, 1997)에 도움을 주고, 도덕성(Moon, 1999), 의사결정 

능력(Chae, 1999)과 비판적 사고력(Byun & Chae, 2002), 문

제해결능력(Choi, 2002), 가정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Chae, Yoo & Park, 2004), 자아존중감(Chae & Yoo, 

2006), 성취동기(Song, 2007), 셀프리더십(Kim, 2009)을 향

상시키며 학습자들의 인식과 수업에 대한 흥미, 참여, 이해를 

높이는 데(Park & Cho, 2009)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은 학생들이 가정과를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에 치우친 교과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Jang & Yoo, 1994) 생활인으로서의 개인이 자

신의 건강, 가정의 행복,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과라고 인식

하도록 한다(Yoo, 1997). 그 뿐 아니라 실천적 문제중심 가

정과 수업은 미래지향적이고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요구함

으로써 교사가 사전에 준비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찾도

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일상

적이고 예기치 않은 가정생활의 복잡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Yoo, 2006). 

  자아효능감(self efficacy)이란 개인이 수많은 목표를 수행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하위기술을 조직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생산적 능력으

로(Bandura, 1977) 현대의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자아효능감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가

운데서도 다양한 장면(건강, 임상, 조직, 교육 장면 등)에서의 

긍정적인 수행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널리 주목을 받아왔다. 

자아효능감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

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Kum, 2001).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

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

성이다. 자아탄력성은 같은 외부 환경에 있어도 심리적 어려

움을 덜 겪게 하고 상황에 잘 적응하며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행복감(happiness)이란 주위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시대와 인종, 지역을 넘어서 인류가 공통

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Aristoteles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은 행복감”이라고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행복이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등장하면서 가정교과 교

육에서도 가정과 교육과정과 행복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Park, 2012)와 행복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한 연구(Park, 2009; Lee et al., 2009)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가정과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중 하나는 학생

이 직면하는 생활 속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체험 중심’과 ‘실천적 추론 학습’을 강조하는 것인데 가정과 

교사들은 실천적 추론 과정을 왜 시행해야 하는지, 또는 어

떻게 진행해야할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2009). 그런데 아직까지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

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에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적

용하여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과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한 선행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중

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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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Content

Clarify Problem
∙Identify or introduce the general problem.
∙Clarify the real problem.
∙Distinguish practical from theoretical and technical sub-problem.

Practical Reasoning

∙Formulate goals or valued ends.(Identify the reasons for action based on values; resolve value conflicts.)
∙Interpret the contextual factors of problem.(Identify the factors and people involved and the reasons for 

their involvement.)
∙Generate alternative solutions, strategies, and means for reaching goals.
∙Describe the potential or predictable consequences of each alternative, including how each will affect 

the well-being of self, others, and society.
∙Evaluate the consequences, using the goals or valued ends and contextual factors as criteria.
∙Make a decision based on above reasoning.

Action
∙Develop student skills necessary for effective action.
∙Encourage use of skills in real situation.

Reflection on the Action

∙Reflect on the action as implemented and the actual consequences.
∙Evaluate these consequences with valued ends and goals and contextual factors as criteria.
∙Formulate concepts and generalizations to use in future experiences.
∙Set new goals.
∙Identify new problems.

Table 1. Practical action teaching model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

탄력성, 행복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첫째,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청소년의 자기관

리’ 단원의 내용을 대상으로 7차시의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둘째,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효능

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Brown(1978)은 실천적 문제란 인간의 변함없는 욕구에 중

심을 둔 개인과 가족의 항구적인 문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심사숙고와 가치판단을 거쳐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들이

며, 해결책이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가치 판

단하는 문제라 하였다. Laster(1987)는 실천적인 문제를 특정

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

고, 사고에 기초한 실천적 행위가 취해졌을 때 해결되는 것

으로,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라고 정의했다.

  실천적 문제중심 교육과정은 개인과 가족이 일상적으로 직

면하는 실천적 문제와 그 해결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치 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고려하는 모형이다(Yoo, 1997).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의 목표는 개인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 있다(Oh, 2003).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실천적 문제 정의, 실천적 추론, 행동, 행동 평가의 4가지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Laster(1982)는 실천적 문

제해결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을 다음의 4단계로 제시하였다. 

  Laster(1987)는 실천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적 추론이라고 했는데 이 사고과정은 다음과 같다

(Kister, 1995; Yo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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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한다.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와 가족과 타인이 진정으로 원

하는 결론인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천적 문

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사고 과정에서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상적인 상황이나 결

과는 무엇인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무엇을 행하는 것

이 정당할까?’ 등의 질문이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문제와 관련된 복합적인 상황을 해석한다. 이 과정은 

실천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

식과 같은 사실정보와 개인과 가족과 타인의 신념, 욕구 등

이 포함된 가치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이 실천

적 문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를 평

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과 사회 안에서 문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필

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가?’, ‘그 정보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여러 맥락과 배경을 이

해할 수 있다.

  셋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전략, 수단

을 구상한다.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

을 찾아보고,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된 방법도 살펴봄으

로써 바람직한 대안적 해결 방법이나 전략을 모색할 수 있

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

떤 과정이 필요할까?’ 등의 질문을 통해 해결 가능한 대안들

을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여러 대안 중에서 각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자신과 

타인,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구체적인 행위의 차후 

결과와 파급효과에 대해 고려한다. 가치와 목표, 관련 요인들

을 활용하여 각각의 대안들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

단기적인 결과는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고과정에

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능한 

해결책으로 행동했을 때 각각의 행동이 가져올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그런 파급효과가 나, 가족, 

지역사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

하여 실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별 대안의 결과와 파

급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한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가치관, 도덕적 기준, 실행 가능성, 목

표, 사실 정보, 실천적 문제와의 관련성 등을 근거로 추론을 

통하여 최선의 결론을 선택한다. ‘나, 가족, 타인을 위해 가

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인가?’,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 맥락에 대한 이해와 대안적 행동의 파급 효과를 고려한

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하

여 각각의 대안들 중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

천적 추론 과정은 보편적인 과학적 연구와는 달리 정해진 절

차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

에서 끝낸다는 정해진 순서나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추론을 통해 학습자들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며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

르게 됨으로써 자신과 가족, 타인 그리고 사회의 유익이라는 

가정학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Oh, 2003). 

1)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관련 선행 연구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은 실천적 추론, 실천적 문제해결학

습, 실천적 문제중심 학습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업모형을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이란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

를 살펴 보면 실천적 문제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은 가정교

과의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을 대상으로 개발한 연구

에는 Jang & Yoo(1994), Do(1997), Jang 외(2000), Park & 

Cho(2009)이 있고, ‘식품과 영양’ 영역을 대상으로 개발한 

연구에는 Cho(2000), Pyeon 외(2009), Kang & Kim(2010), 

Choi & Chae(2010)이 있고, ‘가정자원과 소비자’ 영역을 대

상으로 개발한 연구에는 Jang & Kim(2007), Lee & 

Cho(2011)이 있으며, ‘주거와 환경’ 영역을 대상으로 개발한 

연구에는 Kim & Cho(2009), Lee(2010)이 있다.

  다음에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과 다른 수업방식을 접목시



기술·가정 교과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검증: 중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83

킨 연구가 있다. 가정교과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을 대상

으로 ICT교육을 접목한 Jang 외(2000)의 연구와 ‘식품과 영

양’ 영역을 대상으로 웹 기반 학습을 연구한 Kim 외(2004)

과 ‘가정자원과 소비자’ 영역을 대상으로 Blended Learning 

전략을 접목시킨 Lee & Chae(2008)와 도서관 활용수업과 

접목한 Kim(2010)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의 효과를 살펴본 논

문을 분석해 본 결과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은 학습자의 문제

해결능력(Youn, 1997; Choi, 2002; Kim, 2007), 창의성(Lee, 

1999), 도덕성(Mun, 1999; Chae et al., 2003), 의사결정능력

(Chae, 1999; Jang & Kim, 2007), 비판적 사고력(Byeon & 

Chae, 2002)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함양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며(Chae & Yoo, 2006), 나아가 가정교과를 가정이나 사

회에 퍼져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교과, 가정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교과, 가족끼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과, 현대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교과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데(Chae et al., 2007) 효과적인 수업방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Kim(2009)은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의 적용이 

학습자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협동학습(소란스러움과 조원들의 참여, 많은 

수의 학생)에 대한 문제(Youn, 1997; Kim & Chae, 1999; 

Cho & An, 2000; Sung, 2001), 학생중심 수업을 할 수 없

는 교실여건의 문제(Yun, 1998; Lee, 1999; Lee 2008), 평가

의 문제(Kim, 1999; Mun, 1999), 시간부족의 문제(Chae, 

1999; Lee, 1999: Kim, 1999; Sung, 2000; Chae & Yoo, 

2006; Lee, 2008; Park, 2009),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

적 추론 자료 개발 및 우리나라 현장에 맞는 학습 자료와 지

도안 개발 문제(Lee, 1999; Chae, 1999; Mun, 1999; Kim, 

1999; Chae & Yoo, 2006; Lee, 2008), 적정의 수업분량

(Park & Cho, 2009)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한 

Yu(2009)의 연구에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 대한 학생

들이 반응이 ‘사고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협동학습에 익숙하지 않다’는 면접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자아효능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자아효능감이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

며, 효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이 ‘자신이 스스로

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아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

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즉 어떤 결과를 초래할 행동들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활동을 시도할 가능성과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

(Hwang, 1995).

  자아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이란 자

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이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

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과제 난이도 선

호란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에 대한 선호정도를 나타낸다. 자아효능감이 높

은 학습자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자신의 판단에 따

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학습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방향을 결

정한다. 반면에 자아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상회하는 과제를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피하며, 그

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과제만을 선택한다

(Bandura, 1977).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자아효능감 척도의 구인에 자아효능감의 네 가지 기

본과정(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선택적 과정)을 모두 고려하

여 일반적 자아효능감 예비척도를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자

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라는 3가지 구성요

인으로 이루어진 자아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

과 자신의 성공에 신뢰를 갖는 것은 자아효능감에 의해서 결

정된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

하고,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며, 성취감이 높으

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안다. 그러나 자아효

능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

하여 스스로를 학대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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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자아효능감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이나 자아실현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1986). 청소년

기는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과 자원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자아효능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3.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구성요인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외적․내적 스트

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

이다(Block & Block, 1980). 이는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

에 대해 좌절을 느끼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일컫는다. 요컨

대 자아탄력성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맞서 유연하고 풍

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Block, 

1982).

  Block과 Block(1980)의 종단적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탄력

성의 구성요인은 첫째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능력(스트레스 대처능력, 다양한 문제해결 책략 

소유)이며, 둘째는 성격 안정성(덜 불안해 함, 덜 의심함)이

고, 셋째는 자신감(자기 확신, 자기 수용)이며, 넷째는 학교와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창조성, 새로

움 추구)이고, 다섯째로 또래관계(정서표현의 적절성, 공감)이

며, 여섯째로 인지능력(유능함, 유창성, 영리함)등이다. 

Klohnen(1996)의 연구에서는 자신감 있는 낙천성, 생산적인 

활동성,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그리고 자기표현 

등이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나타났다. Wolin과 

Wolin(1993)은 자아탄력적인 개인은 통찰력, 독립성, 관계성, 

주도성, 유머, 창의성, 도덕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들의 이

러한 구체적인 행동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종합해보면, 자아탄력

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융통성, 성격의 안정성, 자신감, 

낙천성, 자율성 및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

한 대인관계 등이다(Klohne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Min(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이용하여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을 자아탄력성의 하위구

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u(2000)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

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생활의 광범위한 영

역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위험요소를 가진 청소년 중에

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위험요소에 직면해 있어도 

적응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보았다.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사람에 대해 행복감을 느

끼며,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고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밝혔다(Yu, 2004). 

4. 행복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행복감이란 삶의 만족,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생활전반

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서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

를 의미한다(Park, 2002).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개인이 자

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긍정적 감정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행복감의 구성요인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Diener, 1984; Tellegen, 

1985; Myers & Diener, 1995; Lee, 1998;  Jung, 2003; 

Campton, 2005; Seo, 2007; Kang, 2008; Park, 2009)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기존중감, 낙관성,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행복감의 구성요인으로 이용한 

Kim(2007)의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연령과 관련

해서는 노인층이 가장 행복하고 고등학생이 가장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7).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만족감이 높을 때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가 긴 하고 가치지향적일 때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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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친구관계에 따라 행복감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며, 친

구관계가 긴 할수록(Lee, 2003), 여가활동은 많을수록(Kim, 

2007),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 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Ku, 2005). 

Ⅲ. 연구방법

1.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방법

  실천적 문제에 따른 세부 학습목표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학습 내용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

요한 내용으로서 기술․가정 12종 교과서에서 제시된 기본

적이고 공통적인 내용과, 학생들의 요구 내용, 지식기반사회

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첨가하여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재구성한 내용과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운영 절차를 토대로 총 7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

을 개발하였으며, 전공 교수 1인과 동료 교사 3인이 검토하

여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

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학습 활동지 17개, 읽기 자료 9

개, 관련 도서 3개, 성찰 일기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자료

를 함께 개발하였다. 

2.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의 효과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K중학교 1학년 7개 학급

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4개의 실험집단과 3

개의 통제집단을 선정하였다. 이들 7개 학급의 남․여학생 

245명은 2007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이

며, 이들에게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이 중에서 미완성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의 설문

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설문

지는 각각 실험집단 118부와 통제집단 97부로 총 215부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형제자매 순위, 

종교, 학업 성적,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경제수준 등 모든 

항목에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자아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와 

Maddux(1982)의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Woo(1992), 

Kim(1997), Jung(1987)가 개발한 자아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중학생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사

용하였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이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이며, 과제 난이도에 대한 태도는 목표 설정시 도전적이

고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이다.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에 대한 태도를 합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Atsushi(200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을 Min(200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청

소년을 대상으로 번안ㆍ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Min(2007)은 하위척도의 구성타당도 확인을 위해 예비조사

를 실시하여 21개 문항에 대한 공통요인분석으로 요인을 추

출하고 누적변량 비율을 고려하여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7문항)은 새로운 일과 경험에 대한 

도전과 의욕, 다양한 관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긍정적 미래지향성(6문항)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희

망, 미래의 목표에 대한 노력과 관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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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으며, 감정조절(7문항)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내와 대

처, 분노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조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총 20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총체

적인 자아탄력성 및 각 하위 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

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행복감 척도

  행복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

정인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초

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im(2007)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검사의 문항은 피험자들이 각각의 문항에 자기 자신

의 행복감 정도를 잘 표현하도록 1점에서 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1개 문항(4번)

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총점 범위는 5점에서 35점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2012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경기도 광명시 K

중학교 1학년 1학급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으며, 예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2) 사전 검사

  본 실험은 경기도 광명시 K중학교 7개반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기술․가정 수업시

간을 이용하여 학급별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문항은 총 59문항으로 소요 시간은 약 30분 내외였다. 중학

교 1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문지의 작성방법을 쉽고 자세

하게 설명하였다.

(3)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프로

그램 실시

  본 실험의 수업은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7차시 동안 실험집단 중학교 1학년 4개 반을 대상으로 실천

적 문제중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통제집단 중학교 1학년 3

개 반도 설명식 강의법으로 동일한 내용의 MR교과서를 가

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4)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다시 경기도 광명시의 K중학교 1학년 7개반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기술․가

정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별로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 문

항은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소요시간

은 약 30분 내외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질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

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

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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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설계 및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정 교과의 중학교 1학년 ‘청소

년의 자기관리’ 단원에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이 중

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ADDIE 교수설계 모형

의 분석(Analysis), 설계(Design) 및 개발(Development), 실

행(Implement), 평가(Evaluation) 단계에 따라 7차시의 실천

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첫째, 분석

(Analysis)단계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과 관련된 학습목표를 분석하고, 중학교 1학년 12종 교

과서에서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설계(Design)단계에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의 ‘청소년의 자

기관리’ 단원을 재구성하고,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의 

진행과정을 설계한다. 셋째, 개발(Development)단계에서는 실

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넷째, 실행

(Implement)단계에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실행한다. 

다섯째, 평가(Evaluation)단계에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1.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청소년의 자기관리’ 내용 분석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청소년의 자기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이해’ 대단원에 포함되어 있

으며,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은 청소년들의 시간, 여가, 스

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의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째,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청소년의 자기관

리’ 단원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고 둘째, 2007 개정 교육과

정에 따라 개발된 12종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를 

정리하였다.

2.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설계

1)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학

습주제 및 수업목표 선정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가정교과의 역할과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청소년의 자기관리’ 중단원에 실천적 

문제중심의 수업을 접목하여 청소년들의 자아효능감, 자아탄

력성,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먼저 단원별 내용분석과 학습목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위해 실천적 문제에 따른 수업주제

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 중단원 목표: 자신을 통제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자율

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기 위한 

자기관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실천적 문제 및 학습목표

<1∼3차시> 

- 실천적 문제: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학습목표:

  1차시: ①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② 나의 시간 사용 습관을 분석할 수 있다.

  2차시: ①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3차시: ① 시간 관리를 통한 자신의 미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다.

<4∼5차시> 

- 실천적 문제: 여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학습목표: 

  4차시: ① 여가 활동의 가치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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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나의 시간 사용 차시 1차시(45분) 1/7

실천적 문제 :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습목표   1.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2. 나의 시간 사용 습관을 분석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수업의 

흐름

실천적 추론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문제 정의 문제 인식

☺생각열기

◦ ‘SBS 특별기획 세계의 명문대학-죽도록 공부하기’ TV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공한 학생들과 실패한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관리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전시학습 회상

☺학습 목표 제시

◦ 실천적 문제와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동영상 시청

◦PPT 자료제시

전개
실천적 

추론

기대하는 목표 

세우기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 대한 소개

◦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의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고,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가정교과에서 왜 강조하게 되었는지의 배경을 설명한다.

△실천적 추론 질문

◦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

는가?
◦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는 무엇인가?

◦PPT 자료제시

◦‘실천’의 의미에 대하

여 강조하여 설명한

다.

문제의 배경 

이해하기

△실천적 추론 질문

◦ 자신의 시간관리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 과거 나의 태도가 지금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Table 2. Practical Problem Based Teaching-Learning Plan

        ② 여가 활동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다.

  5차시: ① 자신의 여가를 계획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여가 활동을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다.

<6∼7차시> 

- 실천적 문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학습목표: 

  6차시: ① 스트레스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자신의 스트레스 증상을 분석할 수 있다.

  7차시: ① 스트레스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일상생활에 실천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을 통

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기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12종의 

교과서,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선행연

구를 참고로 하여 총 7차시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는데 1차시 과정안만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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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시간사용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학습 활동지1-㉮> 작성

◦ 교과서를 읽으면서 24시간동안 자신의 시간 사용 방식에 대한 

학습 활동지1-㉮를 작성한다. 
◦ 학습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조별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한다.

◦학습 활동지1-(㉮ 요

즘 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수업

단계

수업의 

흐름

실천적 추론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전개
실천적 

추론

바람직한 대안 

탐색하기

☺<학습 활동지1-㉯ 작성>
◦ 실천적 추론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지 1-㉯의 ‘더 생각해 

보기’에서 시간관리에 대한 문제점, 문제의 원인, 해결방법, 주변

에 미치는 영향, 좋은 결과가 생기는 해결책을 작성한다. 
◦ 심사숙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실천적 추론 질문

◦ 추구하는 가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가?
◦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학습 활동지1-㉯(더 

생각해보기)

◦학습 활동지 1-㉰(나
를 자극하는 명언 만

들기)

대안의 

파급효과

△실천적 추론 질문

◦ 나쁜 시간 사용 습관을 줄이면 단기적, 장기적 결과는 무엇인가?
◦ 이러한 문제해결의 경험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개인, 가족, 사회에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대안 및 

최선의 행동 

선택

☺<학습 활동지1-㉰> 작성

◦ 시간과 관련된 ‘나를 자극하는 명언만들기’를 자신에게 적합하게 

작성한다.
◦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생활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실천적 추론 질문

◦ 어떤 선택이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가?
◦ 선택한 대안적 행동이 가족, 타인의 행복을 가져왔을까?

정리 평가
행동에 대한 

평가

☺<성찰 일기> 작성

◦ 오늘의 실천적 문제, 수업 시간에 느낀 점, 지난날의 반성, 앞으

로의 다짐, 실천에 대한 평가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다음 수업시

간 전날까지 성찰일기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교사가 다음 수업시

간에 피드백 해준다.

◦ 배운 내용과 수업시간에 느낀 점을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 비판

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성찰 일기1-㉱>양식

과 작성방법 안내하기

◦PPT 자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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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rea N
pre-test post-test

F
M SD M SD C SE

Confidenc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23.98
23.71

3.16
2.76

25.94
24.25

3.38
2.77

25.83
23.87

.15

.15
47.08**

Self-regulated 
efficacy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23.35
22.88

2.91
2.86

25.78
23.74

3.21
3.06

25.57
23.46

.16

.16
51.84**

Task difficulty 
preferred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19.46
18.88

2.98
2.81

22.68
18.90

2.90
2.75

22.43
19.16

.13

.13
50.57**

전      체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66.80
65.47

7.91
6.97

74.42
66.90

6.97
7.03

73.81
66.51

.34

.34
76.80**

** p<.01

Table 3. ANCOVA results of practical problem based lesson on self efficacy

Ⅴ. 연구 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실험집단(M=155.60, 

SD=18.65)과 통제집단(M=149.33, SD=16.71)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질하다고 볼 수 

있다. 

2.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자아효능감의 경우 실험집단의 전체평균이 

66.80점에서 74.42점으로 7.6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9.980, p<.01).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23.98점에서 25.94점으로, ‘자기조절 효능감’은 23.35점에서 

25.78점으로, ‘과제 난이도 선호’는 19.46점에서 22.68점으로 

모든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 따른 자아효능감의 하위영역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얻은 실험집단의 교정평균이 

73.81점, 통제집단의 교정평균이 66.51점이었다. 즉,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의 교정평균이 일반적인 강

의식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의 교정평균보다 7.30점이 높으

며 통계적으로도 자아효능감의 전체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므로(p<.01), 결과적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이 자아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자아탄력성의 경우 실험집단의 전체평균이 

66.17점에서 74.09점으로 7.9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12.334, p<.01).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흥미와 관심

의 다양성’은 23.55점에서 26.27점으로, ‘긍정적 미래지향성’

은 20.72점에서 23.13점으로, ‘감정조절’은 21.90점에서 24.69

점으로 모든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사

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에서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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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rea N
pre-test post-test

F
M SD M SD C SE

varity of interest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23.55
22.72

3.99
3.88

26.27
22.89

4.04
3.92

25.93
23.23

.21

.21
79.53**

positive future 
orientation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20.72
19.64

3.61
3.11

23.13
19.78

3.49
3.35

22.69
20.22

.19

.19
81.79**

emotion control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21.90
21.26

3.16
2.91

24.69
21.65

3.48
3.10

24.42
21.93

.18

.18
91.27**

전      체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66.17
63.62

9.23
8.25

74.09
64.32

9.46
8.61

73.02
65.40

.48

.48
123.61**

** p<.01

Table 4. ANCOVA results of practical problem based lesson on self resilience

Sub-area N
pre-test post-test

F
M SD M SD C SE

happines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18
 97

21.94
20.25

4.13
4.54

26.33
20.92

4.34
4.31

26.24
21.69

.25

.25
166.98**

** p<.01.

Table 5. ANCOVA results of practical problem based lesson on happiness

험집단 교정 평균은 25.93점으로 통제집단의 교정점수 23.23

점보다 2.70점 높고, ‘긍정적 미래지향성’ 영역에서도 실험집

단의 교정평균이 22.69점으로 통제집단 교정점수 20.22점보

다 2.47점이 높다. 또한 ‘감정조절’영역에서 실험집단의 교정

점수는 24.42점으로 통제집단의 교정점수 21.93점보다 2.49

점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에서의 실천적 문제중

심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

제 생활에 적용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봄으로써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자아탄력성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4.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결과는 실험집단의 전체평균이 21.94점에서 26.33점으로 

4.39점이 상승하였고(t=9.832, p<.01),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사전 검사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검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166.98이다. 또한 행복감

의 실험집단 교정 평균은 26.24점으로 통제집단의 교정점수 

21.69점보다 4.55점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므로(p<.01),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중학생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

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청소년의 여가관리 내용과 관련해서 

단순 지식위주의 암기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

적 추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하며, 해방적 행동을 강조하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어주는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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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실천적 문제중

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본 후 

학생들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 해설서와 중학교 1학년 12종 교과서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

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에 반영된 실천적 추

론 과정을 토대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설계하였다. 실천

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은 총 7차시를 개발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하였다. 

  경기도 K중학교 1학년 7학급 중에서 실험집단 4학급과 통

제집단 3학급을 선정하였다. 이들 학급 재학생 215명을 대상

으로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기

술․가정 수업시간에 7차시 수업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수업 

내용을 실험집단에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설명식 강의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

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통제집단과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해 평균, 표준편차, χ2 검증,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test, 대응표본 t-test,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은 기존의 설명식 강의

법처럼 단순한 지식 암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판단이 이루어지고 사

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타당한가를 판단하

는 과정을 포함하여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수업방식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은 시간, 여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학생들의 흥미도가 높고 유용한 요소들이 많다. 따라

서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대상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적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일 수 있고, 수업의 효과와 참여도의 향상 등의 긍

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성찰일기를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여 수업시간 부

족문제를 해결하였고, 수업시간에는 실천적 학습 목표를 강

조하여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

는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심사숙

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학생이 가정

교과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나아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

도록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둘째,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은 중학생의 자신감, 자

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와 관련된 모든 하위영역에

서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결정을 하

면 실천하도록 하며, 어렵게 보이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자

신이 끈기가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잘 세우며 

실패한 후라도 다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수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은 중학생의 자아탄력

성을 향상시키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은 학생들

로 하여금 기분전환을 잘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은 중학생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천적 문

제중심 가정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행복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래 친구보다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보다 훨씬 더 큰 무엇에 봉사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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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기술․가정 교과의 중학교 1학년 ‘청

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적용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가정교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

움을 주어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가정교과 전체 교

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제언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이 더욱 실제적이고 활발하게 

수행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가정교과의 여러 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이 아닌 다른 단원에서 실천적 문

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적용해 본 후 이 수업

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 내용에 적합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종속변인인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측정

도구가 학생들의 상황이나 기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검사

도구의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아효능감, 자아탄력

성, 행복감에 대한 관련 연구 및 검사도구의 개발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이 학생들이 행복하려면 가르치는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교과 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교과 교사들을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양한 기술․

가정 단원에서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활발하

게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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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상의 중학교 1학년 12종 교과서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과,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의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자신을 통제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기 위한 자기관리를 위해 나는 무

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로 총 7차시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에 관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교수-학

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경기도 K중학교 1학년 7개 학급을 대상으로, 통제반 3학급은 설명식 강의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고 실험반 4학급은 개발된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적용하여 진행한 후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향상정도

를 공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

성, 행복감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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