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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사회성, 학급 응집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경기도 S지역의 K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참가를 희망하는 34명을 모집하여 실험집단 17명, 통제집단 17명으로 무선 배정하

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검사 검증과 사후검사 검증에 대해서는 비모수적 통계인 Mann-Whitney U Test와 중다선형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리더십 생활기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사회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셋째,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학급 응집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사회성, 학급 응집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핵심주제어: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 리더십 생활기술, 사회성, 학급 응집력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과 고도의 물

질문명 속에서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현상은 비인간화와 물질만

능주의의 세태에 젖어 들고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까

지 파고들어 극도의 이기주의와 집단따돌림, 인간소외 현상

(변상해, 2005)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

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이 컴퓨터게임과 채팅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컴퓨터 중독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 청소년 학원 폭력 일진회 카페(중앙일보, 2006) 
등에 가입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학생생활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왕

따 피해를 입은 학생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26.2%, 중학교 

11.1%, 고등학교 5.1%라고 보고하고 있다(홍생표 외, 1998).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로만 심각하게 

다루어졌던 학교폭력, 왕따 등의 문제가 초등학생들에게 까

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을 비롯하여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능력 및 부정적 행동 통제 능력 등을 길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내적 통제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핵심 개념으로 가지는 리더십 생활기술을 익히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이무상, 2008)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

제의 원인 중 하나가 학생들의 사회성 부족이라 할 수 있다.
(황성우, 2008). 사회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사회의 기준에 비

추어서 그것이 승인되거나 혹은 비판받는 것을 말한다. 그리

고 초등학생이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장소인 학급은 교

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상호작용 집단이다. 따라서 학급 집단

에서는 상호작용과 구성원과의 관계가 성공적인 학급, 응집

력 있는 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윤희(2008)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근 들어 초등학교 교

실에서는 집단 내에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거나 학급에서 규

칙을 지키지 못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폭력성을 나타내어 소위 문제 아동으로 인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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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아동의 발생은 1～42%로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다(이문자, 2003).
이렇게 급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학생들의 원인

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나, 행동과학적 접근에서는 인간 내부

의 심리적 역동과 관련시켜 욕구의 좌절이 이러한 문제의 원

인이라고 본다(장인협 외, 2001). 따라서 다섯 가지 기본 욕구

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

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현실요법은 문제가 있는 학생이나 

일반 학생 모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은 학교(Quality School)이다. 좋은 

학교란 폭력이 없는 학교, 무단 결석이 없는 학교, 성취도가 

높은 학교 등을 말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안내할 수 있는 학교

를 말한다(W. Glasser, 1990; 김인자, 2005).
현실요법을 만든 윌리암 글라써(William Glasser)는 여러 상

담이론가들에 비해 오랫동안 좋은 학교를 강조했다. 글라써

의 좋은 학교에 대한 관점과 현실요법의 효과를 검증한 미국

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현실요법을 적용한 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출석률, 학업성취, 자아개념, 인간관계, 정서장애의 

감소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둘순(2008)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현실요법을 적용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며, 
김현자(2008)에 의하면 여자교호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 문제

행동에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며, 정영남(2002)에 의하면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

에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현실요법에 근거한 집단상

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의 연구가 매

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그 연구대

상이 중․고등학생에 관한 경우가 많고, 비행 청소년들의 우울

과 자살생각, 사회적 능력과 문제행동 등의 특성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일

반 학생들에게 현실요법을 적용한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초

등학교 시기는 성장 발달 중에서 아동기부터 성인기로 나아

가는 과도기로서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에 있

어서 많은 내적 변화를 수반하는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의 초등학생들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또래관계에서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학급 응집력 향상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좋

은 학교를 만드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가설

연구가설1.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은 통제집단보다 리더십 생활기술이 높아질 것

이다. 
연구가설2.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은 통제집단보다 사회성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3.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은 통제집단보다 학급 응집력이 높아질 것이다.

Ⅱ.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S지역의 K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6학년 남․여 초등학생 34명이다. K초등학교 5․6학년 담임선

생님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한 후 자발적으로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리더십 생활기술과 사회성 및 

학급 응집력의 증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34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실험집단 17명, 통제집단도 17명으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된 실험집단 17명에게 2009
년 9월 15일 - 11월 17일까지 매주 1회씩 60분간 10주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5학년이 16명(47.0%), 6학

년이 18명(53.0%)이고, 성별은 남자가 15명(44.1%), 여자가 19
명(55.9%)이고, 가족 구성은 한부모 가정이 2명(5.9%), 양부모 

가정이 31명(91.2%), 기타(조손 가정)이 1명(2.9%)이다. 또한 

주관적 교우관계는 상이 10명(29.4%), 중이 21명(61.8%), 하가 

3명(8.8%)이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상이 13명(38.2%), 중이 18
명(53.0%), 하가 3명(8.8%)이고,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23
명(67.6%), 천주교가 4명(11.8%), 불교가 5명(14.7%), 기타(무
교)가 2명(5.9%)이다.

3.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게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별 평균차를 비교함

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연구

의 설계는 표1과 같다.

<표 1> 실험 설계

구분 실헙전
현실요법 
프로그램

실험후

실헙집단 O₁ X O₂

통제집단 O₃ O₄

 

3.3 조사도구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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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3.1 리더십 생활기술

Dormody & Seevers(1995), Morris(1996) 등이 사용한 리더십 

생활기술 검사 도구를 최창욱(2001)과 이채식(2005)이 우리나

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리더십 생활기술 측정 도

구를 진행래(2006)가 초등학교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

위 영역은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집

단활동 기술, 의사결정 기술 5개 영역으로 동 3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채점방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이며 문항의 

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 5
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진

행래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α =.93이었다.

3.3.2 사회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성 발달 측정도구는 사회적 기능 

진단 도구(Social Skill Diagnostic)를 손순미(2006)가 수정 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총 43문항이며 대인관

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

져 있다. 본 검사는 주어진 문항에 따라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러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서 각각 1∼5점을 주어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성이 낮다. 
부정 진술 문항은 역으로 환산 처리하였다. 손순미의 연구에

서는 Cronbach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7이었다.

3.3.3 학급 응집력

본 연구에서는 학급의 응집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강신석

(2000)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20문항으로 재구성한 학급응

집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급응집력 척도는 다섯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은 학급분위기, 아동 

간 상호신뢰, 학급사기, 학급일체감, 아동 간 의사소통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

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에 X표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부정 진술 문항은 역으로 환산 처리하였다. 채연희의 연구에

서는 Cronbach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4이었다. 

3.4 적용프로그램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현실요법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리더십 생활기술, 사회성, 학급 응

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초등학생들이 그들의 환경에 좌절하

지 않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

으로 이끌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볼딩의 상담절차(WDEP)
에 상담 환경 가꾸기(R)을 추가 하였다. 상담 환경 가꾸기(R)
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이고, 바람(W)단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욕구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D)단
계에서는 욕구충족을 위해 자신은 물론 타인은 어떻게 행동

하는지 알아보고, 평가(E)단계에서는 행동 단계에서 파악한 

행동이 효율적인지, 도움이 되는지 탐색하며, 마지막 계획(P)
단계에서는 각자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와 매회기 주제는 표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매회기별 주제

회기 주제 회기 주제

1 자기소개 및 친구되기 6 갈등상황에서 대처하기

2 선택이론과 다섯 가지 기본욕구 7 나의 전행동 평가하기

3 좋은 세계의 사진들 찾기 8 SAMI2C3에 의한 계획세우기

4 현실세계와 지각된 세계 9 계획실천하고 소감발표하기

5 전행동 이해하기 10 삶의 주인의식갖기

3.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검사 검

증과 사후 검사 검증에 대해서는 비모수적 통계인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고,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

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의 참여가 리더십 생활기술과 사회성 

및 학급 응집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

다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치의 유의도 검증은 p<.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리더십 생활기술 결과

3.1.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리더십 

생활기술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의 Mann-Whitney의 U점수와 Z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기 위해 유의확률을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리더십 생활기술 점수와 하위영역인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

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집단 활동 기술, 의사결정 기술 점

수에서 차이(p<.05)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은 리더십 생활기술에서 동일집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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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리더십 생활기술 사전검사 결과

척도 Mann- Whitney의 U Z p

인간관계 기술 128.500 -.560 .568

학습능력 기술 133.000 -.401 .708

자기이해 기술 136.000 -.298 .786

집단활동 기술 125.000 -.676 .518

의사결정 기술 120.000 -.844 .413

리더십 생활기술 131.000 -.464 .658

3.1.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검사 결과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리

더십 생활기술 사후검사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

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

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사후검사 결과 리더십 생활기술의 전

체적인 점수는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리더십 생활기술 사후검사 결과

척도 Mann- Whitney의 U Z p

인간관계 기술 45.000 -3.438 .000***

학습능력 기술 69.000 -2.607 .009**

자기이해 기술 56.000 -3.071 .002**

집단활동 기술 55.000 -3.104 .002**

의사결정 기술 49.000 -3.311 .001**

리더십 생활기술 47.500 -3.34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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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리더십 생활기술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와 학년 및 성별의 차이

가 리더십 생활기술과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

여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더십 생활기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β=.787, p<.0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는 리더십 생활기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리더십 

생활기술의 58.5%(F=16.477, p<.001)를 설명하고 있다.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변인인 인간관계 기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788, p<.001)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인간관계 기술의 

59.5%(F=17.165, p<.001)를 설명하고 있다. 학습능력 기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669, p<.001)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습능력 기술의 

41.9%(F=8.920, p<.001)를 설명하고 있다. 자기이해 기술을 예

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657, p<.001)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자기이해 기술의 

38.8%(F=7.971, p<.001)를 설명하고 있다. 집단 활동 기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710, p<.001)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집단 활동 기술의 

46.1%(F=10.390, p<.001)를 설명하고 있다. 의사결정 기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739, p<.001)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의사결정 기술의 

52.3%(F=13.068, p<.001)를 설명하고 있다.

<표 5> 리더십 생활기술 회기분석 결과

척도 예측변인 β계수 F R2 Adj. R2

인간 
관계 
기술

프로그램 
참여

.788***

17.165*** .692 .595학년 .094

성별 .837

학습 
능력 
기술

프로그램 
참여

.669***

8.920*** .471 .419학년 .127

성별 .084

자기 
이해 
기술

프로그램 
참여

.657***

7.971*** .444 .388학년 .026

성별 -.109.

집단 
활동 
기술

프로그램 
참여

.710***

10.390*** .510 .461학년 -.050

성별 .052

의사 
결정 
기술

프로그램 
참여

.739***

13.068** .566 .523학년 .092

성별 -.111

리더십 
생활 
기술

프로그램 
참여

.787***

16.447** .622 .585학년 .054

성별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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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사회성 결과

3.2.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성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의 

Mann-Whitney의 U점수와 Z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 간

의 동질성을 알기 위해 유의확률을 산출한 결과는 표6과 같

다. 표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성 

점수와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 점수에

서 차이(p<.05)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은 사회성에서 동일집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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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회성 사전검사 결과

척도 Mann- Whitney의 U Z p

대인관계 142.500 -.070 .945

책임감 128.000 -.572 .568

협동성 124.000 -.713 .476

근면성 142.500 -.069 .945

사회성 141.000 -.121 .904

3.2.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검사 결과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성 사후

검사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실요법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사후검사 결과 사회성의 전체적인 점수는 p<.01 수준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책임감, 근면성

은 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성 

점수는 증가하였으나, 차이(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회성 사후검사 결과

척도 Mann- Whitney의 U Z p

대인관계 53.500 -3.142 .002**

책임감 51.000 -3.230 .001**

협동성 93.000 -1.785 .074

근면성 52.000 -3.208 .001**

사회성 49.500 -3.27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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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사회성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와 학년 및 성별의 차이

가 사회성과 사회성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선형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성을 예측하

는데 있어서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β=.576, 
p<.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

램의 참여는 사회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성의 

26.9%(F=5.042, p<.01)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성의 하위변인인 

대인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529, 
p<.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대인관

계의 21.0%(F=3.928, p<.05)를 설명하고 있다. 책임감을 예측

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479, p<.01)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책임감의 15.3%(F=2.986, 
p<.05)를 설명하고 있다. 협동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

그램의 참여(β=.439, p<.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

그램의 참여는 협동성의 16.2%(F=3.134, p<.05)를 설명하고 있

다. 근면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445, 
p<.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근면성

의 15.7%(F=3.047, p<.05)를 설명하고 있다.

<표 8> 사회성 회기분석 결과

척도 예측변인 β계수 F R2 Adj. R2

대인 
관계

프로그램 
참여

.529**

3.928* .202 .210학년 -.002

성별 .049

책임감

프로그램 
참여

.479**

2.986* .230 .153학년 .004

성별 -.024

협동성

프로그램 
참여

.439*

3.134* .239 .162학년 .113

성별 -.188

근면성

프로그램 
참여

.445**

3.047* .234 .157학년 .107

성별 .150

사회성

프로그램 
참여

.576**

5.042** .335 .269학년 .062

성별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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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학급 응집력 결과

3.3.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급 응

집력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

의 Mann-Whitney의 U점수와 Z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기 위해 유의확률을 산출한 결과는 표9와 

같다. 표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급 

응집력 점수와 하위영역인 학급 분위기, 아동간 상호신뢰, 학

급 사기, 학급 일체감, 아동간 의사소통 점수에서 차이(p<.05)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리더

십 생활기술에서 동일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9>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학급 응집력 사전검사 결과

척도 Mann- Whitney의 U Z p

학급분위기 135.500 -.318 .760

아동간 상호신뢰 144.000 -.017 .986

학급 사기 115.000 -1.039 .322

학급 일체감 143.500 -.035 .973

아동간 의사소통 123.000 -.755 .474

학급 응집력 125.000 -.673 .518

3.3.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검사 결과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급 응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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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리더

십 생활기술 사후검사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였다. 표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사후검

사 결과 학급 응집력의 전체적인 점수는 p<.001 수준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응집력의 하위영역들을 살

펴보면, 아동간 의사소통의 점수는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간 상호신뢰, 학급 일체감 점수

는 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 분

위기 점수는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사기 점수는  차이(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회성 사후검사 결과

척도 Mann- Whitney의 U Z p

학급분위기 74.500 -2.438 .014*

아동간 상호신뢰 64.000 -2.804 .005**

학급사기 90.500 -1.881 .062

학급 일체감 57.000 -3.036 .002**

아동간 의사소통 35.500 -3.792 .000***

학급 응집력 36.000 -3.74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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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학급 응집력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와 학년 및 성별의 차이

가 학급 응집력과 학급 응집력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어느 정

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급 

응집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β=.774,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현실요법 집

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급 응집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급 응집력의 57.5%(F=15.871, p<.001)를 설명하고 

있다.
학급 응집력의 하위변인인 학급 분위기를 예측하는데 있어

서는 프로그램의 참여(β=.615, p<.001)와 학년(β=.376, p<.01)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와 학년은 학급 

분위기의 48.3%(F=11.260, p<.001)를 설명하고 있다. 아동간 

상호신뢰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649, 
p<.001)와 학년(β=-.273, 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

로그램의 참여와 학년은 아동간 상호신뢰의 45.2%(F=10.067, 
p<.001)를 설명하고 있다. 학급 사기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637, p<.001)와 학년(β=.316, p<.01)이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와 학년은 학급 사기

의 46.5%(F=10.550, p<.001)를 설명하고 있다. 학급 일체감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참여(β=.557, p<.01)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급 일체감의 

28.7%(F=5.425, p<.01)를 설명하고 있다. 아동간 의사소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참여(β=.647, p<.001)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는 아동 간 의사소통

의 37.3%(F=7.530, p<.01)를 설명하고 있다.

<표 8> 학급 응집력 회기분석 결과

척도 예측변인 β계수 F R2 Adj. R2

학급
분위기

프로그램 
참여

.615***

11.260*** .530 .483학년 .376**

성별 .077

아동간 
상호 
신뢰

프로그램 
참여

.649***

10.067*** .502 .452학년 -.273*

성별 .089

학급 
사기

프로그램 
참여

.637***

10.550*** .513 .465학년 .316**

성별 -.109

학급 
일체감

프로그램 
참여

.557**

5.425** .352 .287학년 .045

성별 -.202

아동간 
의사 
소통

프로그램 
참여

.647***

7.530** .430 .373학년 .006

성별 -.102

학급 
응집력

프로그램 
참여

.774***

15.871*** .613 .575학년 .110

성별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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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본 연구는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

십 생활기술과 사회성 그리고 학급 응집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

를 연구가설별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요법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요법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무상, 유형근, 조용선(2008)은 현실요법을 적용한 중학생

의 리더십 생활기술 증진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리더십 생활기술과 리더십 생활기술의 여러 하위요인 

기술 수준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은실, 박애

선(2005)의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연구를 보면,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

램이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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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구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본 

연구는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으로 선정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

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현실요법

의 효과는 주로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책임감, 성취동기, 
대인관계 능력들이며, 이와 같은 내적인 특성들이 리더십 생

활기술의 개발과 그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요

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스스로 최선의 선택

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도록 하여 리

더십 생활기술 수준을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실요법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요

법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

라는 가설 2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

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이은주, 최외선(2006)의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연구를 보면, 가정폭력 피

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는 가정폭력 피

해여성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과 대인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조정자(2006)는 현실요법을 적용한 성매매 

경험여성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실요법을 적

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매매 경험여성들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본 연구는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초등

학생으로 선정하여,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

석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집단

상담 과정에서 몸으로 움직이며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즐거움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본다. 또한 개인적인 속마음

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채울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선택

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힘의 욕구가 채워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람탐색하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욕구의 강도와 욕구충족을 위한 방법이 

다르며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셋째, 현실요법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급 응집력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

실요법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급 응집력을 높이는데 효과

적일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채연희(2003)의 또래상담 운영이 또래상담자의 학급 응집력

에 미치는 연구를 보면, 또래상담자들의 또래상담 활동으로 

학급의 환경 분위기와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 또한 학급에 

배치된 또래상담자의 수에 따라 학급의 환경 분위기, 학급구

성원들의 상호신뢰, 사기,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있었다. 백선

혜, 김영란(2009)의 게슈탈트 집단 상담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급 응집력에 미치는 연구를 보면, 게슈탈트 집단상

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급 응집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학급 응집력의 하위 변인인 학급 분위기, 
아동간 상호신뢰, 학급 사기, 학급 일체감, 아동간 의사소통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들이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취기술, 자아

노출, 표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공유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급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급 응집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좋은 학교’를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초등학생들의 리더십 생활기술, 사회성, 학급 응집력 향상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초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인 5․6학년 17명에게 주 1회, 60분씩, 10
주 동안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경

험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리더십 생활기술과 하위 영역의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집단 활동 기

술, 의사결정 기술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다.
둘째,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경

험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사회성과 하위 영역의 대인관계, 
책임감, 근면성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경

험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학급 응집력과 하위 영역의 학급 

분위기, 아동간 상호신뢰, 학급 일체감, 아동간 의사소통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전체적인 리더십 생활기술, 사회성과 학급 응집

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리더

십 생활기술, 사회성과 학급 응집력의 대부분의 하위영역에

서도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5.2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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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전집의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연구결과로 보아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사회성, 학급 응집력의 향상에 효과

가 있음은 검증되었다. 그러나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제외한 상황은 연구대상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지도자와 연구자가 동

일 인물이었다. 따라서 실험 참가자에 대한 연구자의 기대가 

연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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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on Leadership Life Skills, Sociality, and Classroom Un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im, Se Bong*

Byun, Sang H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effects of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on leadership life skills, sociality, and 
classroom un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the 34 elementary school children at the K elementary 
school in the S area of Kyunggi-do, and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Scientific methods are employed to test a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as a treatment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increase their level of leadership life skills, sociality, and classroom 
unity. For this study, one experimental group and one control group, composed of 34 students in total, are organized and treatment is 
conducted on these groups. 

The SPSS 12.0 statstics program is employed to analyze the questionnaires of both-test. Mann-Whitney U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est are used to analyze the result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experienced group and controlled group of 
pre-test scores within the groups. 

First, the statistics show a difference in leadership life skills factors(p<.001)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leadership life skills. These statistics prove that experimental group 
has higher leadership life skills than the other group.

Second, the statistics show a difference in sociality factors(p<.01)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sociality. These statistics prove that experimental group have higher positive 
sociality than the other group.

Third, the statistics show a difference in classroom unity factors(p<.001)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classroom unity. These statistics prove that experimental group have 
higher positive classroom unity than the other group.

Key Words: Reality Therapy, Leadership Life Skills, Sociality, Classroom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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