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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a Class Unit Art 

Therapy Program Applying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for Change of Bully Following Behavior 

and Improvement of School Life Satisfaction

   

          Choi, Sun Mi

  Advisor: Prof. Kim, Tack Ho

Psychological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a class unit art therapy 

program applying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by providing this for 

six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was made up of study I and II.

In Study I, the class unit art therapy program was developed for six 

graders by applying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In development 

stage, the program was established and comprised with the proper goal 

and contents. The art therapy pre-program was performed to two 

classes. After this,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was modified through 

analysis of the result by preliminary study, and the content validity was 

performed by the expert group.

 In study Ⅱ, the effect of bully-following behavior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verified following supplying therapy program applied to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to six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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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was devided into two groups – an experimental group(N=21) 

and comparative group(N=24) in elementary school ‘B’ in region ‘G’ to 

experimental group completed 10session in total.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hange in bully-following behavior showed more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comparative 

group. Concretely, the number of bystanders, bully-followers, bullies, and 

victims was de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than comparative group. 

However, the number of victim-defender was increased.

Seco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has more 

meaningful results than comparative group. Subelement of school life 

satisfaction including overall school life, general class, relationship 

between pupils, school even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has significant 

resul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mparative group. However, 

the satisfaction for the teacher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school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 the class unit art therapy program applying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was adequate developed. When providing 

the developed group art therapy program to six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the meaningful difference of bully-following behavior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shown.

So, if six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was provided the class unit 

art therapy program applying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t can become the positive change of patterns in 

bully following behavior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Creative Problem Solving,  Class Unit Art Therapy,  

             Bully-Following Behaviors, School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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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 연  필

  사 가 복 하고 다 해지  사 들 사 에 갈등  차 가하고, 내재

어  다 한 심리  들  심각한 사 상  타 고 다. 한, 핵가

 하여  수가 어들고 가  체계가 지 , 청 들  가  내 

하 체계   집단에  워  하  동, 보, 과 같  사   

키우지 못하고 다. 러한 상  학 생   상  어지고 다. 

스보도에 , 학생들    폭 , , 살, 가 , 청  매

매 등  심각한 사  보도하고 다. 학 폭  청  사  지

 심  고 (Hay, Meldrum, & Mann, 2010), 러한 사  해

결  해 학 폭    개 에 한 가차원  책변 가 시 하다.

 청 폭 재단(2013)에 하 , 학 폭  등학  학  시  시

어 , 학 폭  피해  살 동과 심리  고통  가하 다. 

처럼, 학 폭     우리 에  랫동  리지  

숙   하 , 학생들  연    연 , 폭 , 집단  사

 심각한  타내고 다. 

 2012  12월  2013  1월 지  16개 시·도  등학  4학  고등

학  2학 지 학생 5530  상  사한 결과(청 폭 재단, 2013), 

학 폭  당한 경험  다고 답한 학생  78.3%가 ‘ 등학   처  학

폭  경험했다’고 답하 다.  근 1 간 학 폭  피해  당한  다고 

답한 학생  12.0% 다. 도  하  18.3%에  12.0%  낮 , ‘고

통스러웠다’(31.1%), ‘매우 고통스러웠다’(18.2%)등 고통  다  답  33.5%

에  49.3%  가하여 피해학생  고통  욱 심각해 다  것   수 다.  

  피해  감  가 한 스 트럼과 연 어 타 다

(Sugden,  Arseneault, Harrington, Moffitt, Williams & Caspi, 2010).  

당하거  학  폭  생 가  학생   한  심한 경우 

상 후 스트 스  같  다 한 신 질  겪게 다.  경우 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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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감,  가  사 에 한 신감 등  하여 결 에  신  

폭  가해 가 도 하 , 사  격  타  수 다( 보, 2012). 

한, 살감   우울 에 한 사  고립과 학 에 단결 하  등  행

동  타 다(Jacobsen & Bauman, 2007; Meraviglia, Becker, Rosenbluth, Sanchez, 

& Robertson, 2003).

 그리하여, 청 들  행동  하  해  한 가해  

피해  심  개  특 과 향  주  변 들에 해 많  연 가 진행

었다( 차순, 동 , 2013; , 2007; , , 2004; 진 , 

2014;  2003; 미 , 2005; 심 , 2003; 미 , 갑숙, 2009; 재, 

곽 주, 2000; 진, 2011; Stevens, Bourdeaudhuij, & Oost, 2002; Unnever, 

2005; Wolf, Mass, Kiefer, Wiedemann, Naber, Debnath, & Müller, 2006). 

들  연 에 하 , 가해 들   하거   참   하고, 

공감, 도  달, 감   하 , 피해 들  낮  공감 과 

낮  감, 낮  사 술  등  향  미 다고 한다. 에 여하

 동들  개  변  공격 , , , 다  사 들과 과  

상 할 수    등  보고하 다. 

 연 들  살펴보 , 공통  가해 에게  재 지  한 공감 진

  프 그 들  진행 었고, 피해 에게  피해 특  심  

상담 프 그 들  진행 었다. 처럼 에 한 가해  피해  

심   계에  처  들  많  진행 었다(하 진, 2014). 

러한  행동  하게 주    가해  피해경

험  동  청  에  향  미  다. 많  연  

에도 하고,  여  감 하지 고  수 가  지

고 해지고  실 다.

 학  동  청   지   주변 들  극  동  

  승  등  강 과  갖  것  보고 었다( 미 , 2006a). 가해

 피해  심  프 그  한계  보 게 , 피해 -가해  

단순한  도가 닌 가해  ·  · 피해  역동  계  해하고 

집단  계 에  하  체집단 과  식하고, 학생집단 체  

학 폭  참여  상  살펴보  하  식   필 하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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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에   격한 주변 에 한 연 가  루어지고 다

( , 승연 2011; 미 , 2008; 태 , 2013; 수, 2012; 지원, 2012; 

, 2012). 그   집단 내에  생하  에  격한 

주변 에게 심리 ,   향   수  다.  

 감 시킬 수 도  학생집단 체  식  시키  프 그  개

 필  강 고 다.

 동들  가  많  간 계  맺  곳  학 , 동들  간 계  주  

루  계  학 에  루어진다. 원   학  택할 수  

한  없 , 학  학생들  취도  지  계없  시간  에 

 었다가 해체 다. 에 사  학 동들   여하에  학

 달 질 수 에 없 ,  학  학 원들에게 큰 향  

게 다( , 2009). 학 에  보내  시간  많  들  학  에  

사  우 계가 어떻게 냐에  많  향  게 다. 학  에  

어  에 해  사  가 보 해주지 못하고, 원 간에 신뢰가 

하고  해주지 못한다 ,    심각해질 수 다.

 청 폭 재단(2013)  에 ,  가 주  어  

 ‘학  실’ 고 답한 학생  50% 고, 시간  ‘쉬  시간’ 고 48.8%가 

답하 다. 러한  가 학  실 에   어 지만 피해학

생  33.8%   당해도 주변에 별다  청  하지  것  타났다. 

학  에    것  하  처럼 리 고   

꾸  해  다수  립    피해  어   수 

도  지도하  것  과 다( 미 , 2006b).

   한  개    하거  학 에   

 수 도  계하고 략  우  것 다(Whitted & Dupper, 2005). 

 상   상 학생 내에  해결해  할 가 닌 학  공공 에

 극  개   상 다. 그러므  가해  움직  주변 들  

행동  변 시키고, 학  · 학  경  맥  변 시키  것에 집 하여  

한다.

  상  해결하  하여 학 단  상담개 과  연 가 루

어지고 다( 진향, 2004; , 2013; 창 , 2001; 진경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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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하 진, 2014).  연  학  체 학생들에게 상담  택  주어진다  

것과 프 그  학 단  루어질 경우 미 계가 어 고 생  에

 할 수  역  많다   다.  학  체  상  하  

프 그  통해  직한 계  경험할 수   공할 필 가 다. 

 시 에 주변  향  많   신  행동에 해 주변 들  어떻

게 생각하고 춰지 지  시하  다( 원, 2012). 

 학  에  워진 학 규  원간  에 한  동 가 허

수   많  어 다.  행동  근본  감  해  

학 단  상담개  필 하 , 학  원들에게 학 에 도  고 싶어 

하  마  갖게 하여 감  연 식  강 시  한다. 한, 학  집단  

역동  과 단결   하  해  학 집  향상시키고, 

 행동에 해 허   식   식  변 시키  학 규

 프 그  계에 하여 학 단  상담에 개 시킬 필 가 다. 학  

에  원 간에 학 집   ,  참여행동에 한 변 가 

타 , 학 생 에 한 만 도도 진다(하 진, 2014).

  학 생 만 도  학생들  학 생  에  하  든 동  원 하게 하고 

사  우  계가 원만하여 학 생  , 리  경  

고 만 스러운 상태  말한다( 주, 2013). 학 원  학 에  루어지  

여러 가지 동  통해  공식 , 공식  만 감  고, 원들과 원만

한 계  지해 가  것  학생들  달에 매우 한 역할  한다(강 , 

2006; 주, 2013; , 2013; 미순, 2008; , 2012). 

학 에   시간  보내  청 들  학 생 에 얼마   하 가

 해당 생 주  달에도 한 향  미  뿐만 니  후  

취  에도 지  향  미 다( , 2012). 학생들  학 생  통

해 필 한 지식과 규  우고, 학   집단  통해 간 계  맺고 

살 간다. 학 생  에  루어지  사  계,  계, 수업

동  특별 동 등  통해   하고 만 해하  학생  학 생 에 

한 만 도가  것 다. ,  하지 못하고 만 스러운 학생  학 생

에 한 만 도가 낮  것 다. 

학 생 에 만 하  동들  행복  많   학 원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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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지 시킬 수 다(McCabe, Bray, Kehle, Theodore, & Gelbar,  2011). 

 학  에  에 한  지각  학 생 만 도  계가 

 말해 다. 

 학 생 만 도   한  식   학 단  상담  

필 하다. 학 단  상담  진행하  해  학 원들에게 숙하고 근하  

쉬운 매체가 미술도  한 상담 다. 미술  도  하여 상담에 

할  강  집단원들  엇  그리고, 고 하 지에 한 체  

 다  것 다. 

 집단미술 료  집단 심리 료에 미술  도 한 것  여러 사  집단에 참여

하게 므  하  계가 어 개 료에  할 수 없  새 운 

재  료 과  거  수 다. 학 원들 에  신들  감   

겉  드러내거  하지 못하고  숨  경우가 다. 런 경우 사

가 감  할 수 도  학 원간  상  도 주어  하지만, 

원 개  강  살펴보  것에  한계가 어  쉽다.  미술 료 프

그  집단 동  동들   내  갈등  쉽게  수 어 동에 

한 해  돕  료  얻  수  에 학  심  다 한 미술  

한 상담  과  수 다. 

 학 단 미술 료  집단에  미술 동  통해  심과 지지  공

하여   하게 하고,  슷한 심사  고민   신  

게 해할 수 도  돕 다. 한 청  감  폭   한 

 도하여 개  심리  도 도 할 수 다(여 주, 2008). 집단 료

에  그림  내 계에 간직한 간 감  게 드러내고 동시에 언어

   감  에 가 , 타 시스  과  어 감  

 역할  한다( , 갑숙, , 2007).  

 본 연  학 원에게 미술 료  하  새 운  견하고, 해결

어  생 하 , 것  실행하  한 실행계  우  창 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 CPSM)  함께 하 다. 창  사고

  상 에 하 도 새 고 한 어  산 하여 생산해 내  

 말한다( 채, 2014). ,  감지단계  어  수  단계에 

지 동들  운 에  어 산  한 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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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한 거  학 원  직  하  수  사고  병행하여 체

계 고 창  상  과  경험하여(허 , 2010),  해결  

한  스스  색하고 해결하  과  것  본다. 

 학  에 생하  들  해하고  창  사고  신 시  체

고 체계  학 원들과 함께 어  산 하고 그에   해

결  한 실행계  우  창 해결 (CPSM)  집단미술 료에 맞

게 하고  한다. 창 해결 (CPSM)  해 사 한 단계, , 술

들과 해 체  사결 에 도움  주  에 어  집단미술 료  

사하다고 보 다( 미 , 2012).

 창 해결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함

, 학 원 간에 에 한 실   해하고, 창  사고

 통해 어  산 하여 실행해  프 그  과  검 할 수 다.

 미술 료 프 그  통해 학 폭  과 한 연 들  가해  

피해  한 연 들  , 학 단  처  거  없  실 다. 

 학 단  처 가 필 하 , 학 단 미술 료  통해 학 원들  함께 

업  공 하고 사 통   상 에 한 신뢰  하고 공동체에 

한 사  돋  수 다. 그런 에  창 해결 (CPSM)  한 미

술 료 프 그  학 단  상담에 하   참여행동 에 변  

킬 수  뿐만 니  학 생 만 도 가에도 도움   것 다. 

  본 연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 가  

해 창 해결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고 

그 과  검 하  것 다.

 B. 연

  연  달 하  해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고(연  Ⅰ), 개  프 그  과  검 (연  Ⅱ)하고  한다. 

 해 다 과 같  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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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 가  해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어떻게 어  

할 것 가?

연  2. 창 해결  하여 개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에 어 한 향  미  

것 가?

 C. 어 

  1.  참여행동

 Olweus(1993)    균  타  상 에  ‘한   여러 

 학생  한 학생  상  지 고 복   행동  행하  것’  

하 다. 

본 연 에   과 에  참여  역할  하  해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1996)에 해 고  ‘참여  역

할 질 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 PRQ)’  탕  다  개 역  

수  · 주 한 미 (2008)  질 지  지원(2012)에 해 재  척도  

사 하 다. 

  2. 학 생 만 도

 학 생 만 도  학  심리  ․ 리  공간 에  사  동, 동과 

동  상  하  겪게  도  ․ 도  동 등 학 생  에 

한 가   , 취,  도 고 할 수 다(강 , 

2006). 본 연 에  학 생 만 도  ‘학  공간에  루어지  든 동

들과 우 계  원 함  해 게  만 감’ 고 하 다. 

 본 연 에  사  학 생 만 도 검사  도상철(1982)  고등학  학생들  

학 에 한 태도검사  했  것  순 (1993)가 등학  고학 에 맞도  

수  한 척도 다. 검사 내  학 생  에 한 만 , 수업 에 한 

만 , 사에 한 만 , 동간  간 계에 한 만 , 학  리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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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 ,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6개 하  역  어 다. 

  3. 창 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 CPSM)

 창 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지식과  탕  

산  사고  리  사고가 상  하  가운  새 운 산  해결책  만

들어내  사고과 고 한다( 연 , 2005). 창 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 : CPSM)  Osborn(1953)  창  사고하고  해결하  

단계  개 한 후, 지   통해 개  Isaksen, Dorval과 Treffinger(2000)  

CPSM  사 하 다.

 본 연 에  창 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 : CPSM)  

 CPSM  사 하 다.

  4. 학 단 미술 료(Class Unit Art Therapy : CUAT)

 학 단 미술 료  학  상  집단( )별  미술매체  하여 업 

동에  얻어진 결과  통해 원 간에 사 통  상  하도  진행

한다. 한, 개  동에 한 감  어내   과  학 단 미술

료  한다. 본 연 에  학 단 미술 료  집단미술 료  같  개  사

하 다. 

 

  5.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본 연 에  창 해결  하여 개 한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에게 학 단  주 1 , 1  45  2  어   10  

 프 그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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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경

 A.  참여행동

1.  개

 우리 에   연 가 본격  시  것  1995 도 후

다. 내연 에  사 하  집단 돌림  돌림  에 한 학술  

어 , 각각  연 에    하  과   어  에  냐

에  집단 돌림, 집단 ,  등  어가 고 다. 들 

어  동 한 상  하  한 다  어  뿐 다( , 2007).

 에  어  집단 돌림, 집단 , , , , , 

지 , mobbing, bullying, harrassment, peer abuse, 그리고 victimization 등

 매우 다 하다. Olweus  에 한 어  시키  한 동에 

한  강한 동  체계  1  1  공격  포함하여 Bullying  어  

하 다. Olweus에 해  후 Bullying  단어가  타내  

어   계  하게 사 고 다(신지 , 2014). 

 Olweus(1993)    균  타  상 에  ‘한   여

러  학생  한 학생  상  지 고 복   행동  행하  

것’  하 다. 폭  에  , , 림,  참, 들볶 , 집 , 

돌림 등 리 거   리  행   포함한다고 보 다( 지숙, 

원, 순, , 택, 주 , 2009). 경 (2012)   학  내

에  학생사 에 생한 상해, 폭행, 감 , , 취  , 훼 , , 

공갈, 강   폭 , 돌림, 보통신망  한  · 폭  등에 하여 신체 

· 신  재산상  피해  수 하  행 고 말하 다. 학  든 든 학

생들 사 에  생한 사건  경우  학 폭  볼 수 다고 하 다.

  한 학생  한 ,  여러 에 해  행동  게 고, 

그 집단원들   참여  복, 지   행동  리  폭 과 같  

직  태,   거 , 집단   시 등  간  태 다( 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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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내에  학 폭 , 지 , , 집단 돌림 등  어  컬어지 , 

근에    지  고 폭행  삼  살에 지 게 하

 등 그 상   해지고 학 체 원  참여하  집단  상  

타내고 다(하 진, 2014). 

  신체 공격(physical aggression), 담(verbal abuse), 계  학

(relational abuse)  태    공격  하  집합 다. 처   가지 

태  직  공격  행동  포함하고  에 ‘직  ’  

리 도 한다. 신체 공격  리   학  생님   많  주  

 경향  고, 것  강타한 것과 같  행동, 차  것  다  학생  향한 

한 돌  어  태  포함한다. 많  학  다  태  보다 폭  

행동, 리  에 우 순  매   책  개 했다(Limber & 

Small, 2003). 

 언어   , 림, 언어  하  것  말한다. 한, 계   

 집단 에  고   내  학생  집단 에  시키고, 집단에 

지 못하도  해  사  시킨다(Olweus, 1993; Wolke, Woods, Bloomfield, 

& Karstadt, 2000).  강 시키  주  보상  피해  극  행동

 가해행동 후 피해  복  질  공 등  결과가  가해

 가해행동  강 고 복 다(Patterson, Littman & Bricker, 1967). 

 미 (2006b)에 하 , 우    균  계에  생하므  

동등한  가진 개  간  싸움과 같  공격행동과 별 다. 째, 

 고  행 다. 다  사 에게 해  가할 사  가지지  우  공

격행동  과 별  특   하 다. 째,  복해  

지  생하여 피해 에게 커다  고통  다  에   공격행동

에 해 심각하다. 

  한  사 에  재미  리거  슷한 수   가 

겨루  해 싸우  것  니 , 한 학생  다  학생들  신체  폭  

당하거 , 별  심하게 리고  듣거  심한 림   것, 건  

 것, 어   할  고  워주지  것, 한 학생  개   여

러 학생들   상처   식  복  림당하  행

 도 한다(신지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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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 에   ‘학  내에  원간  지 고 복  고

 공격행동  가하  리 ,  리  든 행 ’ 고 하 다.

2.  참여행동 

에 한 가해  피해  한 시각에  어  사 집단 내에  

에 한 다 한 역할  하  사  살펴볼 필 가 다. 동  한 

사  맥  에  집단  역동  고 해 계  해하   상

에  참여  역할  살펴보  한다( , 승연, 2011; 미 , 2008; 심

, 2005; 태 , 2013; 수, 2012; 지원, 2012; , 2012).

 행연 ( 미 , 2006a; 심 , 2005; 창 , 2001; Olthof  & 

Goossens, 2003; Salmivalli et al., 1996)에  연 마다   

다 게 하 다. Salmivalli (1996)   상 에 참여하  역할  참

여  행동에  가해 (bully), 피해 (victim), 가해행동  지지하  

(assistant), 가해행동  강 시키  가해 강 (reinforcer), 피해  돕거  가

해행동  지하  피해 어 (defender),  상에 여하지  

(outsider)    행동 상  6가지  하 다.

창 (2001)  학생들에게 질  통해 답한 근거  집단 돌림과 학 폭  

  가지 집단  하여, 상 집단, 가해 집단, 피해 집단, 가해-피해 

집단  하 다. 한, 주(2003)   상 에  주변 들  

 동 하 지에   동 집단  가해  동 집단,  집단 

 피해  동 집단  하 다.

Olthof  Goossens(2003)   가해에  주도  역할  하  시

(initiator), 가해  도 주  (follower), (outsider), 어 (defender), 

피해 (victim),  상 에 항상 지만 것도 하지  경꾼(spectator) 

그리고 여 (uninvolved) 7가지  참여  역할  하 다.

미 (2006a)   상 에  가해  피해  주변에  들  

주변  규 하고 가해행동  강   지하  역할에  주변  

 하 다. 가해행동에 해 극  강 역할  하   강  하

 역할  간주하여 가해동  통합시 ,  강  , 강

차단  하  피해  어  주 하 , 가해 , 피해  등 5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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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하 다. 

가해동   가해 가 가해행동  주도하  동참하거  에   

역할  한다( 미 , 2006b).   에 개 하지 고  

편도 들지  것처럼 립  태도  보  것 같지만, 행동  

  승 하  역할  하  에 행동 역시 가해행동  강 한다

고 보 다. 한 피해  어    상 에  피해  직 보 하

거  생님  주변 에게  상 에 해 리고 피해 에게  태도

 보 ,  지지  해주  역할  한다(Salmivalli et al., 2011). 

  본 연 에  미 (2006a)   참여  역할  5개 역  한 

가해 , 피해 , , 가해동 , 피해  어  등  하고  한다. 

3.  참여행동과 학 생 만 도 

  동과 청  시 에 가  많  시간  보내  곳   학 다. 학  지

식  습득하   뿐 니  사  가  에 체감  하고, 

원   우   사 다. 학  동  학  내 학 에  들과 

함께 보내  시간  많  에  상  통해 지  극  , 

여러 가지 사  술  습득한다.

특  등학  고학  시  후  신체    뿐만 니  사

 상  학원 등  어지고 들  간 에  차 어    

집단에 심  보 고 에 해 많  향  주고 게 다( , 2009).  

시 에   상  못하 , 들에게 심각한 수  폭 , 폭언, 

돌림 등  게 고 그 해 심리 · 사  심각한 어 움  겪게 다. 

학 폭  도가 게 식할수  학 생  도  낮게 타 다(

, 2013).  피해  당하  학생들  수많  상   보

,  행동  피해학생  학 생 에  심리  해  고, 신체  상

 , 사  고립 다(Slee, 1995). 등 학    피

해 동    가 감  상  달시키지 못하고,  에 

한 평가가 어  고립 고, 경쟁  말 , 피 등  행동 식  사 한

다(Lopez & Dubois, 2005). 

집단 돌림  학  폭  학생들  상에 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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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어 움  한다. 듯 학 생  에  루어지   

 계  통해   하고 만 해하  학생  학 생 에 한 만 도

가  것 고,  하지 못하고 만 스러운 학생  학 생 에 한 만 도

가 낮  것 다. 

 참여행동 에  학 생 만 도에 한 지각  차  에

 상집단  학 생 만 도가 가  고, 가해 집단, 피해 집단 순 , 가해-

피해 집단  가  낮다고 하 다.  가해-피해  경험한 동  학 생  

가   지각하 다( 창 , 2001).  연  통해 학  에  루어지

  참여행동  학 생 에 한 만 과 한 연  어  

 수 다.

 본 연 에  학 집 과 학 규  학 단  상담에 개 하여  

참여행동  변 시킬  학 생 에 한 만 도도 가할 것  상한다.

4.  참여행동과 학 집

 지 지  학  학생들  개  시한  과 상 학  진학  

한 과지도 주  에만 해 고, 생 지도  상담  행동  

키  학생에 한 훈  지도  같  한  동들 만 루어 다. 결과

 학생들  학 에  지  경쟁과 감, 단 감, 감 등  스트 스  

경험하고 학생들   학 과 퇴, 집단 돌림, 살, 죄 등과 같  

심각한  키 도 한다(신 , 2010).

 집단 돌림 상   상 학생 내에  해결해  할 계 고 할 수 없

 학  공공 에  극  개   상 다( 창 , 2001). 

 참여행동   해  학 원 에  단결   학

집  향상시킬 필 가 다.

 집단  격  가지고  학  학 집  같  학  원들 리 

에게 감과 감  가지고 공동  달  해 상 하  과 에  

 집단에 한 감  집단  지  지하고 하  단결  

고 할 수 다( , 2012). 학 집  학 생 태도  학    

개 고 공감  지지  체계  만들어간다.  학  집  다  

것  학 원들  학 생 에 한 극 , 동심, 책 감 등  강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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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 계도 하다  것  미한다( , 2009). 

 강신 (2000)  학 집  등학생 수 에 맞게 재 하여 학 , 상

신뢰, 사 , 체감, 사 통  다  개  하  하 다. 학

 학 집단에  개 에게    향  미   건과 개

  경  극에 해 하 다. 상 신뢰  원 상 간에 한 

간 계  갖고  신뢰하  학 동에 참여하  수  미한다. 사  

달 에 공헌하    도 , 학 에 한 공지  만 감 등

 미한다. 체감  원들 상 간에 마  통하여 그들   한 곳에 집

시킴 , 공동 식   것  미한다. 사 통  원들 상 간에 

어  보  시지  달, 수신하여  공통  해에 도달 고, 원들  

행동에 향  미  것  미한다.  같  다  개  하 가 수  

집  다  것   수 다. 

 과 하여 학  집 에 한 연 가 여러 연 들에 해 루어

지고 다( 진향, 2004; , 2013; 창 , 2001; 진경 , 2007; , 

2001; 하 진, 2014). 체 , 하 진(2014)   참여행동과 하

여 학 집  가해행동, 피해행동, 행동과  상  타났다. 학

집  게  학 에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 

 상 에  하  행동도 게 타났다. 한, 학 집   , 피

해  도 주  어행동  가한다고 하 다. 

 진경 (2007)  착 , 지각  학 집  집단 돌림  피해  가

해 도에 미  향  본 결과, 돌림 가해 도에 향  미  심리  변

 학 집  타났 , 학 집  수  돌림 가해 상   

것  타났다. 창 (2001)  학 집  상집단에  가  , 가해

-피해 집단,  가해  피해   경험한 동  집  가  낮게 지각한다

고 하 다.  학   만들  해  학생  험행동  지하  

것  한 보   수 다(Klein, Cornell, & Konold, 2012). 

  본 연 에  강신 (2000)  사 한 학 집  하  학 단 미

술 료 프 그  개 에 하고  하여, 그럴 경우 학 원  집  

수   참여행동 변 에  변 가  것  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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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행동과 지각  학 규

 학  에  워진 행동   어떻게 지각하 지에  원들  행동  

고 공  것  지각  학 규 고 한다( 원, 2012). 학 규  

보편   학  내에   행동  수  , 학 원들  보  것  

여겨지  한 태도, 믿  그리고 행동에 한 학  집단원들  공 하  

다(Nipedal, Nesdale, & Killen, 2010).  집단과  계 에  루어지  

집단 식에 하여 감  생 고  해  상 에   변 에 

하   하게 다. 청  단계  들  계  하고 거

에  맺  신뢰  규 들  가  님  규 보다 욱 시한다( , 

2014). 

 지각  학 규  청  특징  하  동 과 다. 청 들  

동  고,  승  매우 하게 생각하므   집단  어  가

 갖고 어떻게 행동  수 하 냐  학 원들  행동에 큰 향  미 다. 청

 행에 가담하고 탈  행동  하게  것  러한 과  

다고 하 다.  상도 집단  가  승 과  다

( 지숙 , 2009). 청  집단에 한 과  가 강한 시  

학 원들  공통  경험하  것  어 한 식  공 하 냐가 학 규

 하  한  한다.

 원들  집단에 한 감에 강한 집착  타내 , 사 , 심리  

체감  하  시 에 ,  합  규   강한  생하  

합  규 에  경우에  보복   등  움  게 다. 런 

움 에 집단  행동에 싫든, 든 동 할 수 에 없다. 그  집단 동

식  집단 돌림 상  집단 , 가  시키고 다( 진향, 2004). 학 폭

에 한 우  태도  폭  피해가 과 가해가  , 러한 피해  

가해 경험  다시 폭 에 해 허  태도  갖게 다.  학생들  학

폭 에 한  식변 가 필 하다( , 2009).

 학 원  에 해  규  가지고  것  개

 믿  신  어행동  들  지지 게  것   어

지고,  어행동  진할 것 다. 만  학 체가  수 하  

 규  가지고 리  생각한다  어행동  한  것 다(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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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11). Salmivalli  Voten(2004)  청 에 에 한 집단   

태도가 수   행동  게 어 다  것  함  학 규  

  행동  함  냈다. , 학 원들  학 내  규  

에 해 허   어 , 에 한 행동  많  어  

수 다고 보 다.

 에 해 한 학 규  개   공격행동  가해행동  

한다  연  결과(Espelage, Holt, & Henkel, 2003; Nipedal et al., 2010)가 

, 하 진(2014)  신  한 학   행동에 해 허 하  규  

가지고  , 가해  피해가 어  주변 들  행동과 가해  

하고 지지하  동 행동  가한다고 하 다.

 , 본 연 에  지각  학 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에 

하고  하여, 그럴 경우 에 한 학 규   지각   

 참여행동에 향   것  본다.

B. 학 생 만 도

1. 학 생 만 도 개

 생 만 도   주  경과  해 가  사  

어 움  겪지 고도 개   시킬 수 , 개  신건강  결

짓  한 다. 개  다  사 과  상  통해 신  평가한다  

에  생 만 도  개  수  합리  었 가에 한 평가  

것 다( 수, 2004). 학생들  학 에  많  시간  보내  움과 다 한 동

들, 타 과  상  통해 학 생 에 한 만 감  게 다. 

 학 에  학생들  학습 동, 특별 동, 운동   학 , 학습  수  등

 공식  동  하  동시에 사  학생 상 간에 상  포함하  

공식  동  통해 학 생  하게 다( 미순, 2008). 학생들  공식  · 

공식  동들  통해 학 생 에  만 감  고, 사  우들과 원만한 

계  루  것  학생들  달에 매우 한 역할  한다( , 2013). 학

생 에  우간  상  학 생 에 많  향  주  것뿐만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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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  하  사 원  타 과  상 에도 많  향  미  것

다.

 학 생 만 도  학  심리  ․ 리  공간 에  사  동, 동과 

동  상  하  겪게  도  ․ 도  동 등 학 생  에 

한 가   , 취,  도 고 할 수 다(강 , 

2006). 주(2013)  학생들  학 생  에  하  든 동  원 하게 하

고 사  우  계가 원만하여 학 생  , 리  경  

고 만 스러운 상태 고 하 고, (2012)  학생들  여러 동에  

  합리  해결하여 만 감  고 운 계  지하  사 

 우들과  계가 어 학 생  만 스러운 상태  학 생 만

 하 다.

 겸(2004)  학  리  ․ 심리  경공간 에  동  사  다

 동과 계  맺  학습하고 생 하  등 학 생  에 해 동들  

 주  감   태도  도  보 다. 신재훈(2011)과 한주 (2000)

 학  경  공간에  학생들  사,  집단과 간 계  맺  

동  하  개 , 주   만 하 가  도  보  것  

하 다.

학 생 만 도에 해 (2009)  학  경  공간에  학생들  

사, 집단과 간 계  맺  생 하   만 스러운가하  도  

미하 고, 주 (2012)  학생들  학  심리 ․ 리  공간에  루어지  

과 동, 특별 동, 타 행사 동 등에    합리  해결하여 만

감  고   계  지하  사  우들과  계가 어 학

생   만 스러운 상태 고 보고하 다. 

  합하여 본 연 에  학 에  원간  건강한 계  맺  학

생  만 도   한  할 수 , 학 생 만 도  학

 공간에  루어지  든 동들과 우 계  원 함  해 게  

만 감 고 하 다.

2. 학 생 만 도  

들  학  다니  시 하  동  시  학  집단 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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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시간  보내고,  계 에  학습하고 한다. 개  여 하

 집단  루 , 집단  간  집합체  특 한  하여 식

  하  단 다. 학 단  개  사  하게  결

어  집단 다. 러한 집단  시간  경과할수  학 원간  상

 통하여 공동   해 가므  청 에 학  한 미  가

지고 다.

학 생 만 도에 향  미   개 수  변 과 학  수  변

 어 살펴보 다. 학생  개 경 변  별, 학 립 별, 계열별, 

거주지 규 별, 지  학 별, 가계  월평균 득수 별 등  경변 과 

 학 만 도  변  수 · 학습만 도, 사  도, 우  

도, 학   학  만 도 등  변 들  다( 여 , 2005). 

학 경  루  주 체계  학 , 학 , 사, 집단  어볼 

수 , 학 경  하  하   사   계, 과과 , 규

, 학  , 원, 학 규 , 학 폭  경험 등 다( , 2013). 학

  각 학  고 한 규 , 가 , 규 , 직   에 해 

다(Cohen, McCabe, Michelli & Pickeral, 2009). 러한 학 경  들

 학 생  만 도  한 계가 다.

 학 생 만 도  하  하  학 생  에 한 만 , 수업 에 

한 만 , 사에 한 만 , 동간  간 계에 한 만 , 학  리  경

에 한 만 ,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6개 하  역  하

다( 순 , 1993). 학 생  에 한 만  학생에게  향  미

 내 ․  건  극  합체  학 경에 해  학생들  만 감

 학 생 에 한 만 감 고 할 수  것  그들  행동에 큰 

향  미 다.  향  포함하여 학생  학 에   향  학 생

 한다( 훈, 2008).

 수업  학생들  수업에 한 미  심  고취하고 학습  향상시키  

수업에 한 만 감   수 , 수업 동에   거움  학 생

에  만 감 고 하 다( 주 , 2012). 사에 한 만  학 에  사  

학생과  상  역에  한 향  타내 , 사  학생  개  

가 학생  생  가  꾸게 할 수 , 사  맺어진 공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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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  학 생  에 큰 향  미 다( 욱, 2007).

 동간  간 계에 한 만  학 생  계  통해 계  

시키고 사 과 가  키워 간다. 한 우 계  통해 학  공간에  

어  갖가지 사건 해결  러 개 도 향상시키  가운  격  

간다( 식, 2010). 학  행사  특별 동  수학여행, 학습 등  체

험학습  체 , 학  등  학 행사  통해 거움과 동시에 해 감  

, 새 운 것  견하고 우  에 한 지  취감  얻  수 다. 

 학  행사  학  리  경에 한 만 감  주   다( , 

2009).

  리  경과 심리  경  동들  학  생 에  신   합리

 해결하여 만 감  고, 사   동들과  운 계  가

짐  학 생  만 도에 향  미 다고 볼 수 다( 미 , 2003).

  같  학 생 만 도  하  주  하  학 생 , 수업 , 

사, 동간  간 계, 학  리  경, 학  행사 등  동들  학 생  

만 도 향상에 향  미 다  것   수 다.

3. 학 생 만 도  학 집  

 학 사  학 집단  개  집단 원  공동  수행하  하여 역

할  담하고 그 담   역할  하  통  계가 가 하도  합리

  체계  집단  것 다( , 2009). 러한 집단  원  함

께 여  상  룰 , 집단 역동  가  크게 향  미 다. 

 Corey(2010)  집단 집  집단원들  진하여 신  다  집단원들에게 

리   다고 하 다. 집   집단  특징  지지, 연 , 경험

 공 , 집단과  상 계, 원  결합하  체감, 감, 함과 감, 

 수  다. 집  처 에  집단  지지  수  강 하  료  

  하다가 후에  계에 해  우  한 역할  하게 다.

 학 집  감  가지고 그 집단에 도  게 하  집단  

  학  달  극  시킬 수  지향  행동

 하게 하  변 고 하 다( , 2011). 학 집   집단  

 고, 집단 만 도가 , ‘우리 식(we-ness)’  고하고, 동 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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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심   그들  한  보다 과  취한다고 보고하 다

( , 2001). 

 집   집단  원들   사 통  하게 하고 상  

 , 집  낮  집단  경우 사 통  하지 못하고 상  

내 도  경우가 많다고 하 다( , 2011). 처럼 집   학

 원   다 , 학 생 에 한 만 도가 향상  것 다.

 학  내 만 도  향상시키  해 원 간  집  향상시키   

신  고민  하고   지지해주  공감해주   껴보도  

하  동  한다. 타 과  갈등  다룸에 어  신과 타  격, 사고하  

식, 행동 , 향 등  다  식하고  해하    동  

한다. 신  견  하게 하고, 타  견  수 하  태도   

동  한다. 집단원들과 함께 재미  주  동  함께하여 집단  매  

도  하  동  고 해 볼 수 다고 하 다( , 2014).

학 집  다  것  학 원들  학 생 에 한 극 , 동심, 책

감 등  강하고 학  도  우 계도 하다  것  미

한다(하 진, 2014). 처럼 학 집 과 학 생 만 도  한 연  맺고 

어 , 학  경공간에  생 하  만큼 원들  만 감  수  학

생 만 도에도 향  미 다고 볼 수 다.

, 본 연 에  학 집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에 하

  학 원  집  수  학 생 만 도에  변 가  

것  상 다.

4. 학 생 만 도  지각  학 규

 청 시 에  계  매우 한 시   시 에  재  

청  달에 큰 향  미 다. 청 가  착  에게  계  

동하므 ,  시 에 가 냐 없 냐  매우 한 다( 지숙 , 

2009). 

 청 들   들  통해 도  단과 가 들  하  필 한 

지 , 사  원  얻 다. 한, 계  통해 한 계에  생하  갈

등  해결하  술, 보살핌, 신뢰, , 상   운다(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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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sen, Mortensen, Luebker, & Ferreira, 1997). 처럼 학  에  계 

에  단과 가 들  학 원 간에 한 태도  믿  공 하게 

, 학  공간 에  원들과 함께 만들어가  신 , 행동, 상 들

 학  내 규  생 하게 다. 

 청  에 집단에 하   학 규 에 한 건  동  하  

동 상  집단  규  규 에 맞 어 개  신  견과 단, 행  

꿀 수 다. 다  들  행하  공격  행동   지 보  들  하여  

사한 경향  강 하여 동 하게 하   허 한 상  쉽게 복하

 습   들에게 공격  행동에 욱 매료 어 공격  강 , 미 하고 

하게 다( , 2014). 

 학 원들  공격 에 한 허  규  주  한다. 청 들  

함에  동 에 해 공격행동  보다  승 하게 고, 공격 행동에 많  참

여하도  변 하  것 다(Huesmann & Guerra, 1997). 학  에   공격

에 한 동  상  학 규   학 원  공격 에 한 허

 태도  신 , 행동  가지게 므  피해  당하  경우가 많 지고, 어 

학 생 만 도  낮 질 것 다.

고 (2012)  동  행복감  , 격강 , 삶  미  보

고 학 생 만 도  계연 에  가  큰 향  미  변  거운 삶

 타났 , 미  삶, 별, 재학 간 극  삶  순  타났다. 

 같  학 생  에  동들  겁게 지내  것  학 생 만 도  연  

 것처럼 학  내에  워진 학 원간  한 태도  믿 , 행동   

계 에    었   학 생 만 도가 질 것  본다.

  학  내 계 에 만들어진 신 과 행동들  원  공 하  학 규

들  학  내 처럼 리 다. 학 생 에  많   차지하  

계, 사  계, 리  경들  원들  어떻게 식하고 하 냐  

한 다. 학  내 계 에  신 과 행동  동 상  학

생 에  향  미  것  본다.

 , 학  내 집단에  어  동 상  학 생 에 한 만   

하여 학  에   학 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에 

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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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1. 창 해결

 1) 창 해결  개

 창 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해결    하  당

한 에 해 창  통한 해결  찾  신 고 볼 수 다. 

 해결  창  하  어 거  결여  쉬운  단순 해  

탕   해결한다  에  창 해결과 차  다고 볼 수 다. 

근 TRIZ  어가 많  슈가 고 다. TRIZ  1946  Altshuler가 

특허  하여 창   해결하  해 만든 , 근 내에

도 많  업, 연 , 학 에   하거  실 에  하고 다

(http://www.triz.or.kr/). 

 듯 창 해결  한  근 사 가 보  사 에  지식 · 창

 사  시 가 변 하  , 지식 · 창  사 에   원동

 창  다. 본 연 에  Isaksen, Dorval 과 Treffinger(2000)  

Isaksen과 Treffinger(2004)  한 것처럼   해결  하  

해결  특별한 태 , 지식과 , 그리고 동  탕  산  사고  

리 ·  사고가 상 하  가운  새 운 산  해결책  만들어내

 사고과  한다.

 창 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  어 한  해결하  

하여 창  사고하고 행동할 수   미한다. Osborn(1953)과 같  

 창 해결  신 에 해 연 한 학 들  창  천  보다 

경  들에 해 보다 많  향  , 창 해결  학습  통해 

할 수 다고 주 했다. 에 다  항에  보  것처럼 많  프 그 들  

창 해결  신  해 개 었 , 본 연 에  창 해결

(CPSM)  하여, 프 그   향  하  해  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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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 해결  신  한 프 그

 창 해결  신  한 많  프 그 들  개 었 ,   

다 과 같다(Osborn, 1953; de Bono, 1973; 도 , 2007; Hmelo-Silver, 2004).

 1953 에 Osborn  한 ‘Creative Problem Solving (CPS)’  하고 

1973 에 De Bono가 한 ‘CoRT(Cognitive Research Trust) Thinking 

Problem’  하 다. 1974 에 Torrance가 한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FPSP)’  하고, 같  해  1974 에 Convington, Crutchfield, 

Davies, 그리고 Olton  한 ‘Productive Thinking Program’  하 다. 

1980 에 Barrows  Tamblyn  체 한 ‘Problem-based Learning (PBL)’  

하 , 1986 에 Adams가 한 ‘Odyssey’  하 다.

  본 연 에  많  연   체계  창 해결 (CPSM)

 하 다. 참고  많  연 들에  창 해결  창 해결  

지 하 도 하  ,  미 창 해결  창 해결  고 사

가 었  다( 채, 2007).

 CPSM  Osborn(1953)  새 운 것  창 하   간 가 지니고 

  창 해결  신 하  해 창  사고하고  해결

하  단계   7단계( 각, 료 수집, 한 료  ,  

어 생 , , 통찰, 합, )  하여 (CPS Version 1.0TM)하 다. 

 다시 Parnes(1981)가 Osborn  한 CPS   5단계(사실 견, 

견, 어 견, 해결책 견, 수 )  재 하여 (CPS Version 2.2TM)

하 다. 

 후 다시 Isaksen과 Treffinger(1985)  산  단계(divergent phase)  수

 단계(convergent phase)  하고 욱 체계 한 후 6단계( 심 역 찾 , 

료 찾 ,  찾 , 어 찾 , 해결책 찾 , 수 책 찾 )  (CPS 

Version 3.0TM)시 다.  산  단계  많  어들  생 하  단계 , 

수  단계   가   어  답  택하  단계  볼 수 다. 

<  1>  Isaksen & Treffinger(1985)  한 창 해결 과 각 CPS 

단계별 산  단계  수  단계에 해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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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단계 CPS 단계 수  단계

심 역 견  한 경험, 역할, 

상  탐색; 경험에 한 개 ; 

 탐색

Experiences, roles and 

situations are searched for 

messes… Openness to 

experience; exploring 

opportunities.

1단계 심 역 찾

(Mess Finding)

도 / 험  허 고 에 

하  한 체계   수

행

Challenge is accepted and 

systematic efforts undertaken 

to respond to it.

 수집; 상  다 한 

에  탐색; 보, 상,  등  

수집

Data are gathered; the 

situation is examined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information, impressions, 

feelings, etc. are collected.

2단계 료 찾

(Data Finding)

가  한 에 한 

   수행

Most important data are 

identified and analyzed.

하 들  포함한 들에 

한 많  

Many possible statements of 

problems and subproblems are 

generated.

3단계  찾

(Problem Finding)

실   택

A working problem statement 

is chosen.

 에 한 과 가

 개 하고 

Many alternatives and 

possibilities for responding to 

the problem statement are 

developed and listed.

4단계 어 찾

(Idea Finding)

가  가 고 미 운 

어 채택

Ideas that seem most promising 

or interesting are selected.

어에 한 검   평가  

한 가 한 많   생

Many possible criteria are 

formulated for reviewing and 

evaluating ideas.

5단계 해결책 찾

(Solution Finding)

어  평가하  한 

한  택;  어 

평가, 강 , 에 사

Several important criteria 

are selected to evaluate 

ideas. Criteria are used to 

evaluate, strengthen, and 

refine ideas. 

해결책에 한 가 한 동  

 고 ; 재  행 단계 

Possible sources of assistance 

and resistance are considered; 

potential implementation steps 

are identified.

6단계 수 책 찾

(Acceptance 

Finding)

가  망한 해결책에 한 집

  ; 해결책  실행하

한 체  계 들  

Most promising solutions are 

focused and prepared for 

action; Specific plans are 

formulated to implement 

solution.

<  1> CPS Version 3.0TM  CPS 단계  각 단계별 산 · 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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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지   거쳐 Isaksen, Dorval과 Treffinger(2000)에 CPS 

Version 6.1
TM  하 다. CPS Version 6.1

TM   6단계에  프 그  

리하  한 ‘과 ’과 ‘과 평가’ 단계가 가 어  8개  단계  

었다. 각 단계별  CPS Version 3.0TM과  다 지만 실질  핵심 내

 동 하다고 볼 수 다. <그림 1>  CPS Version 6.1
TM  체계(framework)

 다(Isaksen. & Treffinger., 2004; Isaksen & Treffinger., 2005). 

<그림 1> CPS Version 6.1TM  체계 (framework) (Isaksen, Dorval & Treffinger, 2000)

 CPS Version 6.1TM  4가지  8개  하 단계  다. 4가지  

‘ 해하 ’, ‘ 어 생 하 ’, ‘행  한 계 ’, ‘ 근 계 하 ’  

다.  

 첫 째   ‘  해하 ’  ‘  ’, ‘ 료 탐색’, ‘ 하 ’

 하  단계  루어 다.  과 에  한 ,  사하  

해결  한 향  해 생각  하게  맞 다.  과 에  하  

 그 상  하  단계  사 하게 다.

 째   ‘ 어 생 하 ’  다 하고 창  어  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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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단계 내

 해

폭 고 간결하고 한   진술

하  단계 다.

료탐색

해결과  다   다 한 료  검

하고 과  상  가  한 에 

 맞  과 다.

 

주어진  상 에 해 다 하고 독특한 

질  생 한다.

해결에 한 동  미  하  단

계 다.

어 생 어 생 다 하고 창  어  생 한다.

행  한 계

해결책 견
창  결과  얻  해  다 한 략과 

 사 한다.

수  우
해결에 도움  주  과 해  

고 하여 계  우게 다.

근  계
과

창   해결하  해 가  합

하도  계  운다.

과 평가 해결책  건  결 한다.

다.   과  해결하  해  생각  주고 고   도움  

다.

 째   ‘행  한 계 ’  ‘해결책 개 하 ’, ‘수  우 ’  

하  단계  루어  다.  단계에   해결  가 해 보  다 한 

 탐색하고 공  실행할 수 도  한다. 가  공   해결  

가 한  창  생 한다.

 째   ‘ 근  계 하 ’  ‘과  하 ’  ‘과  평가하 ’

 하  단계  루어  다  과  CPS  하고  동 에 본  

에 맞게 과  해결할 수 도  리  해주  과 다. 통합   

어 CPSM  심에   사고   계  니 하고 

리하여 수 하  역할  한다. 4가지   8개  하 단계  <  2>  같

다.

<  2> Isaksen & Treffinger  CPS Version 6.1TM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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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M  실생 에  직 하   사태  해결하  과 에  지식  습득하고 

하도  어  에 학생들  상생 에  어  들  다루

 과   수 다. CPS   상  직 , 핵심  식, 필

한 보수집과 , 해결  생각과 책 결   과 에  다

한 사고  해보  것  핵심 다( 연 , 2005).

2. 학 단 미술 료 프 그

 1) 집단미술 료 개

미술 료   · 재  · 신 료 등 다 한 에  리 사 고 , 

어  역에  든 공통  미  시각 술  수단  하여 격  

통합  재통합  돕  한 시도 고 할 수 다(한 미술 료학 , 1994). 

한, 미술 료  ‘미술’  과 ‘ 료’   가진다. 미술   

 과 (process)  포함하  미  , 단순한 (technique)  

미  니다(주리 , 2010). 

미술 료에 집단 료  도 한 집단미술 료(Group Art Therapy)  집단 업과 

미술 료   가지 식  결합 어 한  사 고 다. 집단에 미

술  하  가 미술 료에  료 -내담 -미술매체 간  상  역

동  매우 하  다. 집단미술 료  집단에 미술 동  사 했   

든 사  각  수 에  집단에 동시에 참여할 수 게 , 동  과  

하고 항 없  쉽게 실시할 수 어  미술 료  집단 업  통해 개  경

험과 집단  경험  결합시   수 다(Liebmann, 1986).

 집단미술 료가 취할 수  향   가지 다. 하  집단 료  역동  

근 심  수행하  것 고, 다  하  미지 만들  미지 해하  공

하  그   것 다. 집단 료  간 달  계   

만들어진 료 태 므 , 계  것에  미  다. 그  집단

료  움, , 신감 결핍, 많  사 들과 상  할  생  들

 다룰  합한 료 고 할 수 다(Wadeson, 1987).

 집단 원간  신  경험  그림  하고   과 에  

보    수 , 동시에 새 운 것  우고 가 쳐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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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진 다. 다 한 미술재료  하여 업  통해 신  생각  미지  

한다. 엇 가  창 하  해 숙고해보  과  통해 여러 가지  감  

하  것 다. 미술재료  러한 미지  과 에  답고, 스러우 , 슬프고, 

하 , 통하고, 한 여러 가지  감  달하고 하  해 다루어진

다. 

미술 료  핵심   엇  미하 가  내  것뿐만 니 , 미

술 동에 어  과 과 결과   복  해하  다. 한, 동들  

신  그린 그림에 해 ‘ 언가  말할 수 도  격 하  것도 하게 생각’

한다. 동들  에 한 보  얻  것  동들  시각  료사가 해하

 어  하고, 동들  미술 에도 각각  미가  시한다

(Malchiodi, 1998). , 미술 료  미술재료  하여 신  내  하  

창 과  거쳐 신  해하고 찰하  과  것 다.

 2) 집단미술 료  과

 집단미술 료에  미술  언어 , 언어   하도  도 다(주리 , 

2000). 미술  통해 언어   한계  극복할 수 다  것 다. 미술  생각

  등 식 상태  신 계 뿐 니 , 식 상태 지도  

내담 에 해   게 하도  돕 다. 

 미술 료  다 한 미술재료들  통해 신  감  할 수가 다. 미술

 통해  경험, 망, 갈등  드러내고, 러한  보다 한  

하게 다. 그림에  미지  꾸  것  내담 들  행동  태도, 실  삶

 상  꾸  것 보다  쉽  다. 미술 료  내담 가 엇  그리고, 

고 하 지에 한 체   다  것  큰 강 다. 

 언어  감각  료  사 하  에 한 경험  한 시 가  ․ 

동  거슬러 간다 ,  시  경험  감각 수 에  처리가  언어

  다. 러한 시  경험에 근하고 료  다루  해  

언어가 닌 감각  통 가 하다. 미술  통해   미지  신  

습    객 시키고 상 시킬 수 어  스스  어떻게 생각하고 

, 엇  원하고 어  갈등  지 에  므  내담 들  신

  통해  습  볼   상 해  거리  고 보게  것



- 29 -

다(주리 , 2010).

 (2007)에 하  집단미술 료  든 사  각  수 에  동시에 참

여할 수 고, 동  과  하다. 미술  사 통과   다  한 

수단  다. 미술  창  고 시키 , 미술  상과 식  다루  

하다. 미술  실체  에 탐색할 수 다. 한 미술  재미 고, 집단 

내에  미술  거움  공 하게 한다. 한, 여러 태  미술 동  통해 고통

스럽고 운 감  감  주   가 하 , 미술 동  

 시키고 하므  움  스트 스  할 수 다(Malchiodi, 

1998).

집단 료가 개 료  하   주   료사  내담   

계보다 상 하  수많  계  향 다. 집단원과  

-  체험  통해 새 운 사 통 과 다  사  신뢰할 수   

함 한다. 집단원  집단 료 과 에  차 수  고 신뢰  지지  얻게  

집단  집  달하고, 가 함께한다   갖게 다. 러한 상  

  에  내담  에게 피드  주고 해결  한 어

  에게 운다( , 갑숙, , 2007). 

 청  감수  민하고, 주변 경  향  많   것   

다.  체 에 하여   경우가 많고 신  하  쉬운 

시 다. 냐하 ,  보 에  어 고 싶어 하 도 직  리  

  가지지 못한 한 간  시  다. 미술  십 들

 러한 변  다루  한 한  공한다. 미술 동  통해 신  

하고, 검열 지  수  한   하  특  그

룹과 공통  주  가지고 업하  것  상  재 립하고, 계  다루  

하다고 하 다(Rubin, 1999). 

 집단미술 료  창  미술 동  통하여 에 어  개  내

계  집단원들과 함께 고, 여러 가지  감   경험들  함  신에 

한  에 지   내보내고  에 지  순 할 수 게 다. 

 같  미술 료  동  통해 신뿐만 니  집단 내에  많   울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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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 단 미술 료  

학 미술 료에  미술  통한 업  학생     학생에

게도 열린 사고     과  주고 다고 보고하 다( 지 , 

2008). 학 미술 료  필 에 해  연(2010)  학 에  미술 료가 시

행  학생들  어 움  에 견하고 해결하거  할 수 , 

 찰  가 하여 지  지도가 가 하다고 보 다. 한, 미술 료  통한 

상담  학  체계 에  시행 었   연스럽게 참여  도하고,  

도울 수  에 과  개 할 수 다고 보고하 다.

집단  상  집단미술 료  실시할 경우 미술 동  통해  심

과 지지  공하여   하게 하고,  슷한 심사  고민  

 신  게 해할 수 다. 한, 청  감  폭   

한  도하여 개  심리  도 도 할 수 다(여 주, 2008).

경미 (2014)  학 단 미술 료가 등학생  감 향상에 과가 

 것  타났다.   공감  신  보다 객  해할 수 

었고, 각  에게   새 게 식시 다. 사 통  원  하

고, 간 계  개 하  미술 료   창  참여 동  여하고, 

미  하여 극  참여  도한  과   하 다. 한 

에도 과가  것  타났다.  신     

하거  억지  참지 고 신  생각과  미술 동과 언어  하게 함

 한  감 시키  도움  었다.

(2012)  집단미술 료 프 그  진행시 학생들 리 상   계

 하고 한 사 통  탕  공동  미술  해가  동

업 심  업  진행하 다. 그 해 원  착심  고 사 통 

 향상 어 학생들 리  상 하  습  엿볼 수 어 집

 향상 었다고 하 다. (2012)  집단미술 료가 에 극 고 

심  어  태도  하  집단원들  미술 동  통해  개  

습  보 고  지지하고 격 하  감   한 사 통  

고 갔   수  것에  사 통과 집단 집  향상 었다고 하 다. 

재원(2003)  집단미술 료  미술 동  하  집단 원 간에 미술재료

 공동  쓰거 , 함께 공동 업  하고, 상  그림  보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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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계 경험  연스럽게 하게 어 사 과 집단 집  향상에 과

고 하 다. 여 주(2008)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생  하 역  

   , 식, 타     , 감  

등 지  향상에 과 고 하 다.

 합해보  학 단 미술 료가 계 내 상  통해 사 통  

 우고, 집단원  해함  상 간  신뢰  고, 학   

 변 시킬 수 다. 처럼  감  해  학 단  상담

 필 하 , 학  원들에게 학 에 도  고 싶어 하  마  갖게 

하여 감  연 식  강 할 뿐 니  학  집단  역동  과 단결  

 하  해  학 집 과 학 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개 하고  한다. 

 

 3. 학 단 미술 료   참여행동

  참여   가해   가해동  신  과시하고  하  경향

 , 그것   할 경우 타  착취하거  공격   보

, 신  과시가 도  게   감 등  한다. 그   

공격하  등    공격  하게 다. 공격  강한 학 폭

 가해학생들  학생에 해 , 갈취, 신체  언어  폭 ,  등 

공격  행동  많  지 다( 진 , 2014). 

 러한 공격 고 심리  어 움  가지고  청 들에게 미술 료  보다 

하게 억  감  하게 도 주 , 내  여러 가지  감 들  

 동 과  통해 시  수 다.

미  (2009)  계개 과  피해 감  한 미술 료

 실시한 결과, 프 그  진행하  과  에   돕거 , 지지하고 타 하

거  갈등  해 해 가  식  하 , 간  우  계가 개 었

다고 보고하 다. 

미(2009)  보 찰 청  5  상  집단미술 료  실시한 결과, 

학생 집단  창  미술  동과 미술   통하여 신과 타

  감  공 하고,  감  해할 수 었다. 한, 신들  삶  

탐색함  마  숙   우울감  식하게 었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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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  수 어  과 고 보고하 다. 

한미 (2013)  등학  폭 가해 학생 20  상  학 폭   

한 집단미술 료 프 그  실시한 결과, 감과 학 생  하게 

향상 었다고 하 다. 

그러  미술 료  통해 학 폭  과 한 연 들  가해  

피해  한 연 들  고, 미술 료  통한 학 단  처  없  실

 학 단  연 가 필 하다고 본다.   해  가해  

피해  연 뿐만 니  학생집단 체에 한 연  통해 주변  변 시킬 

  참여  변  것  본다.

본 연 에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통해   

참여  변 시키고  한다.

4. 학 단 미술 료  학 생 만 도

 집단미술 료에  집단   개 들  단순한 집합체가 니  상

 통해 변  하  역동  집단 다. 집단원들  그림  하  과

에  억   연스럽게 할  가지게 고 사 통 술  우

게 다. 집단미술 료  집단 원 리  신  그림과 경험  하고 

견  함  보   가질 수 , 새 운 것  우고 동시에 

가 쳐 주  계 가 ,  다  행동 식, 사고  감  하   

행동  진 다.

등학  고학  동  특징    통해  상  개

   동 시하  체감  해가  시 다.  시 에 

학  내 들과  고  계  감  공동체 식  함 시 주  해 

상   사 통   많  공해  필 가 다. 

학 생 만 도에 해 에  언 한 것처럼 학  공간에  루어지  든 

동들과 우 계  원 함  해 게  만 감  학 생 만 도 고 한

다. 학 원들과 함께 다 한 미술재료  통해 별  어 집단 동  경

험하게  원간  상  연스럽게 어  수 다. 

 미술 료  경험  등학  고학  학생들에게 학  학  에 가  

들  해 하  도움  주고  과 간 해결,  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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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여 학 원들 간  원만한 사 통과  계  할 수 

  공한다( 주 , 2012). 집단미술 료과  집단 원간  상  

원 하게 하므  신과 타 에 한 신뢰감  생 게 하고, 가  다  사

에 한 사  우고 신  에 한 망도 갖게 한다(신 , 1999). 

 미술 동  하   개   재 하고 각 개  

한 재  가 가  식하도  하여 집단원과  상  통한 타  

해  수 ,  신에 한 통찰   주어 집단원  하여   

개 과  심  갖게 함  학 에  사  우 계가 상  

 루어지고 학 생 , 수업태도 변 에 도움  주고  한다( 주, 2005).

본 연 에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통해 러한 미 

 경험들  학 원 간  원 한 사 통  달하고,  간에 신뢰할 수 

  학  만들어 학 생 만 도에  변  돕고  한다.

 

5.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창 해결  단순 지식   습득   경우에 하  것  

합하지 , 상생 에  가  수  상 거  창   

해결해  하  경우에  질   · 해하고 에  어 새 운 

어  실행계  울    수 다(Isaksen. & Treffinger., 2004). 

Harvey(1989)  CPSM과 , , 그리고 미술   술 료  하여 

학생들  학습에 한 내 · 재  동 여 향상과 창  생각하 (creative 

thinking)  독해  향상  하 다. 연 (2005)  사 과 에  

사 상  상생 과  들  다루   어  창 해결  

하 다. 

 창 해결  개  사 할 수도 고, 집단에  사 할 수도 다(

채, 2014). 연 (2005)  사 과  특 에 맞  수  CPSM  시하

,  도 (2007)도 하 다. (2001)  CPSM  하여 단

학생상담  개 하 고, 미 (2012)  집단미술 료에 CPSM  하여 

미  감과 해결  향상에  과  시하 다. 한 

CPSM  해 사 한 단계, , 술들  집단미술 료 프 그 에 하  

하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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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집단미술 료  단계  단계, 단계, 말 단계, 결단계

 보 , 미술 료 과  도 , 동,  순  진행 다고 보 다.  

같  CPSM도 4  8단계  어 다. CPSM  사 하 도 각  단

계들   사 해  하  것  니다. 필 에  어  단계에 도 시 할 수 

, 한  개 단계  골  연결하여 같  사 할 수도 다( 채, 2014).

집단미술 료  미술매체  하여  만들고 그 과  통해 집단 간  

감과 감   수  에 상담과  차별  가지고 다. 학  

내 집단미술 료  경험  원들에게 사 통 에 한  습득하고, 

 집단원들에게 신  할 수 게 다. 학 원 간에 함께 업하  

창  동  통하여 상  하고, 학  지  지할 수  

어  생 하 , 실행  하  한 계  우   CPS  에   

해하고 어  생 하고 실행에 한 계  우  과 사하다.

 본 연 에  창 해결   견하고 창  다 한 어  

생 한 후, 실행  한 해결  결 하  사고과 다.  한 CPSM 단

계  근거  학  에  생하  들  해하고, 창  사고  신 시

 체 고 체계  학 원들과 함께 어  산 하고 그에  

 해결  한 실행계  우  CPSM  집단미술 료  맞게 하여 학

원들에게 맞도  연 가 하 다. CPSM  4  8단계  1단계 

 해단계, 2단계 어 생  단계, 3단계 행  한 계  단계  하

다. 각 단계  별 진행과  어떻게 지, 그 과 에  학 원  해

 할  엇 지  체  게 하고, 집단미술 료  에  학

원들에게 주  시하고,  동  통해 만들어지  창  가지고 

원들과 함께  진행해 간다.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  가시키  하다고 단 다.

D. 연  

  연  1  프 그  개   참여행동  학 생 만 도에 한 학

단  상담  진행하  하여 학 집 과 학 규  상담  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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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하 다.   프

그  등학  6학  학 에 실시한 후 평가  통해 본 프 그  개

하 다.

 연  2  개 한 프 그  등학  6학  학 에 실시하여,  참여

행동 변   학 생 만 도 가에 한 과  검 하 다. 연   

<그림 2>  같다.

<그림 2>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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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Ⅰ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A. 연

  본 연  Ⅰ에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  해 

창 해결  하여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고  한다. 

에 시 었  여러 프 그  개   통합하고 단  보 한 창

, 수, 신 진, 상 , 한 (2011)  개  본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에 합하도  수 하여 프 그  개 하고  하 , 체  

 다 과 같다. 

연 .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하여 

개 하고  한다.

  B. 연 차

  

  본 연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  

하여 2013  4월 1  2014  4월 30 지 진행하 다. 행연   

통하여 창  (2011)  프 그  개  본 연 에 맞게 하 다. 본 

연   4단계  하 , 1단계 수립단계  2단계  프 그  

단계   후 가  내 타당도 검  다. 3단계  프 그  운  

 평가단계   프 그  운  후 가    프 그  수 , 보

하 다. 4단계 본 프 그  개 단계  프 그  하 다. 에 한 내

 <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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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  Ⅰ  연 차

 내 

단계 1 수립
간 : 2013. 4. 1 ~ 2013. 10. 30

내  : , 사, 수립, 행연  

단계 2  프 그
간 : 2013. 11. 1 ~ 2014. 2. 20

내  :     근거검 , 프 그  

단계 3
 프 그

운   평가 

간 : 2014. 3. 5 ~ 2014. 4. 21

내  :  프 그  실시  별 동   평가

단계 4 본 프 그  개
간 : 2014. 4. 22 ~ 2014. 4. 30

내  : 본 프 그    개

  C. 프 그  개

  

본 연 에  창  (2011)   연 에 맞게 수 하여 사 하 다. 

창  (2011)   변창진(1994), 우(1995), Sussman(2001)   

참 하여 각   통합하고 단  보 하여 합   시하

다. 

 프 그  심리사  숙 그리고 신건강과  에 합당한 계  

수립하고 그  달 하  한 동들  체 고 체계  직하고 편

하  업 다(Sussman, 2001). 집단프 그   태  과과  개

과 달리, 가 과 ,  근, 상, 집단, ,  여건 등

에  달 지  하고 창  동  에  개 과  

시하  어 운  다( 숙 , 2003). 

 창  (2011)  프 그  개  프 그  개 과 평가   4단계

 시하 ,  4단계  드시 직  순  미하  것  니  순

고 재귀 (recursive)  개 과 평가과  포함하고 다. 프 그  개  

4단계  염 에  단계별 하  순 과  프 그  과 격에  

택  할 수 다. 창  (2011)  프 그  개  한 내

 <그림 3>과 같다. 프 그     상  체계에  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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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그  개

프 그  

개 단계

단계 1

수립

단계 2

프 그  

단계 3

연 /

 과 고 

단계 4

프 그  

실시  개

↓ ↓ ↓ ↓

프 그  

개  

하 단계

내 에 한

 검

실행

/수

프 그  

재검

프 그  

실시

↓ ↓ ↓ ↓ ↓

사 동  수집
다 한 

평가
연  

타

매개변 수

다 한 평가

↓ ↓ ↓

수 계 수

립

지각

평가

매개변

계  수

↓ ↓ ↓ ↓

프 그  

 립

( 동, 내 ,

략 )
↓

( 동, 내 ,

략 )수

↓ ↓

↓

프 그  

  

연

(경험  )

↓

프 그  ( 동, 내 , 략, 

)수

<그림 3> 창  프 그  개 ( 창  , 2011) 

 개  각 차가 담고  체  내 과 개  식  달 진다. 그  

상담  심리  프 그  주  규  학  개  체계  주  상  

하  경우가 많다.   

 본 연 에  창  (2011)  프 그  개   평가  탕  수

립,  프 그  ,  프 그  운   평가, 본 프 그  개  등   

4단계  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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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프 그  개 차

 

  본 연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창  

(2011)  프 그  개   평가    4단계  하 다. 체

 프 그  개 차  <그림 4>  같다.

프 그  개 단계 프 그  개  하 단계

단계 1. 

수립

￬

사

￬

수립

￬

단계 2. 

 프 그  

에 한  검

￬

프 그  

￬

단계 3. 

 프 그  운   평가

연  실행

￬

연  평가

￬

단계 4. 

본 프 그  개  

본 프 그  

￬

본 프 그  개

<그림 4>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1단계  수립단계  프 그  체   하여 에 필 한 

사  실시한 후,  수립한다. 

 2단계   프 그  단계  에 한  검 가 지고,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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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수집한 후, 에 한 동내  하여  프 그 에 필

한 내  하  단계 다.  프 그   후 가  내 타당도 검

 다.

 3단계   프 그  운   평가단계  2단계에   프 그  실행하

고 평가하  단계 다. 연  내  가    평가  하고 

수  보 하 다.   

 4단계  본 프 그  개 단계  연  탕  체  동과 내 , 

에  략 등  하고, 본 프 그  하 다.  같  단계  본 

연 에  한 체  과  다 과 같다.

1. 단계 1 : 수립

a. 

동 에 경험하  학 폭 ,   개  심리 · 사  여러 

가지 상   가지고 다.  가해-피해 행동  하여 

살, , 우울 , 상 후 스트 스 , 사  격  등등 심각한 

사  고 다. 에 본 연  동   청  건강하게 보낼 

수 도  프 그  개  하 ,  학  에 시  

  돕고  한다. 

b. 사

학  내 에 한 특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 내

에 한 사항  하  해 가  상  사  실시하 다. 

등학생  학 단  운 에 한 한  경험  탕  학생들  달 특

징  하고, 프 그  개  시 어   가 필 한지 탐색하여 실  

에  필 한  하고  하 다.

(1) 상 

가  등학 에  재 학  담  맡고  경험  많  상

 하 다. 가 뷰 상  <  4>   8  등학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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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연 포  30 , 경  8~12  었다.

<  4> 가 뷰 상                                        (N=8)

별    경 

가 1 여 30 등학  12

가 2 여 30 등학  10

가 3 여 30 등학  8

가 4 여 30 등학  11

가 5 여 30 등학  8

가 6 여 30 등학  10

가 7 여 30 등학  9

가 8 여 30 등학  11

(2) 가 뷰 

2013  6월 2  6월 20 지 사  실시하 다. 뷰  본 연

가 직      실시하 ,  실시하  에 직하고 

실하게 질 에 답변  하겠다    후 실시하 다. 4  가   

30  도  시간  었 , 4  도 사지   수하 다.

(3) 가 뷰 내

체  내  학 원들  해 학  운 하  보   , 

학  운 상 어 운 , 원들 간   에 한 담  처 , 

 당하  피해  어  에   당하 지,  

 해 하다고 생각하  , 학 집  하   사가 하다고 

생각하  순 ,  프 그  진행   심 가  ,  프

그  시간 에 한  사항 등 었다. 

가 뷰  등학  사  학 운  경험,  처 , 

프 그  에 한  등  어 루어 다. 가 뷰 내

 <  5>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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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내

특 별, , , 근 경

1 학 원들  해 학  운 하시  보  실  언 가 .

2 학 원들  해 학  운 하시  어 웠   어   가 .

3 학 원들 간    어떻게 처하고 계신가 .

4 학  에   피해  어    당한다고 보시 .

5   해 하다고 생각하시  것  엇 가 .

6

학 집  하   생님께  하다고 생각하시  순  우 순  

택해주 .

 * 학 -학  집단에  개 에게    향  미   

건과 개   경  극  미한다. (  )

 * 상 신뢰- 원 상 간에 한 간 계  갖고  신뢰하  학  동에 

참여하  수  미한다. (  )

 * 사 -  달 에 공헌하    도 , 학 에 한 공지  

만 감 등  미한다. (  )

 * 체감- 원들 상 간에 마  통하여 그들   한 곳에 집 시킴 , 

공동 식   것  미한다. (  )

 * 사 통- 원들 상 간에 어  보  시지  달, 수신하여  공통

 해에 도달 고, 원들  행동에 향  미  것  미한다.(  )

7
  프 그  진행   심 가   엇 가 .

 ①  강  ② 언어  상담 ③ 매체  ④  동 상

8
  프 그   시간 도가 하다고 생각하시 .

 ① 1~5시간 ② 5시간~10시간 ③ 11시간~15시간 ④ 15시간~20시간

<  5> 가 뷰 내

(4) 가 뷰 내  

 가  뷰 내  결과  하  다 과 같다.

첫째, 학 원들  해 학  운  하  보    다 과 같

다.

• 학 원들  사  신뢰하고  라주  친 들끼 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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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  열심  생활할  (전 가 1, 전 가 2, 전 가 4).

• 한 학  탈하게  보냈   (전 가 5, 전 가 8).

• 학생들  학  생활에 적 하고 본학습훈   정착 었   (전 가 7).

• 학생과 사  계 형   어, 학생들  학  학  생활  겁게 하

 공 도 미 게 할  (전 가 3, 전 가 6). 

째, 학 원들  해 학  운 하  어 웠   다 과 같 다.

•  싸우거나 돌림 제가 생겨 해당 학생들  마  해하  원만한 

우 계  만들어 주 고 상담  조 하는 과정 (전 가 1, 전 가 3).

• 집단 돌림 제  가정환경  우 계  해 공격   우울  보 는 

학생들 하는  (전 가 2, 전 가 8).

• 또래집단  극 하게 어, 친 들끼  시 , 질  들어하거나 돌

림 제가 생했   (전 가 4).

•  학  적  학생 나, 본학습훈  어 지 않  학생들  학  

전체  릴 나 , 도벽 등과 같  제가 는 학생  지도할  

(전 가 5, 전 가 8).

•  지 않거나, 사회적  계 형    몰라  친 들  

거나 친 들과 마찰  키는 학생    (전 가 6). 

째, 학 원들 간    다 과 같  처하 다.

• 지 적  상담활동(개별, 집단), 체능 활동 (전 가 3).

• 학  전체  조 하  해  실시하고(동 상 활 ), 제가 

생  해당 학생들과 개별 상담  단체 상담  통해 조 하  지 적  

 제가 생하  동료 사  학 에 알 고 함께 해결함 (전 가 1).

•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들  개별상담  통해 제점  악하고, 해결책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하 고 함 (전 가 4, 전 가 6).

• 별 또는 매달 학생들  통해  당하는 여  확 하고, 평  공동

체 식  강조하는 학 경  하고  씀 (전 가 5). 

• 개 상담   wee center활  (전 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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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학  에   피해   다 과 같 다.

• 적  평 한 학생들과 다  ( , 격, 학 , 지능 등)  는  

해  못해주거나 편견  생 는 경우 또는 친하게 지내  에    

사 가 틀어지   어지는 경우도  (전 가 1, 전 가 3, 전

가 4).

• 다  학생들  하지 못하는 적  격  지 거나  극적 어  

신  사 현   못하는 학생들  많  (전 가 2).

• 극적 거나 내 적 어  신  생각   야  하지는 못하  

심적  행동하여 집단행동에  겉돌게 는 아 들, 다  아 들  하

는  행동하는 뚜 한 개  없는 아 들, 청결하지 못한 느낌  주는 

형적  들(아 피, 건 , 나 에 맞지 않는 차림)  는 아 들   

현 에   당함 (전 가 5, 전 가 7, 전 가 8). 

• 공  못하거나, 나 복  청결하지 못한 경우, 그 고 애  가진 학

생들  주  피해 가  (전 가 6). 

다 째,   해 하다고 생각하  것  다 과 같 다.

•  존 하고 차  해하 는 마  갖도  학  조 하고 개

별 상담  통해 학생들  상황  악하는 것 (전 가 1).

• 여러 학생들   다양한 활동  하  에 해   알게  수 

는 회  마 하고 같  원  감과 단결  키워  수 는 

학 운  필 함 (전 가 2).

 • 학생들에게 우정  함 알게 하고, 학생들 간  친 해질 수 는 계  마  

(전 가 3, 전 가 7).

•  함께 앞  나아간다는 공동체 식,  돕는 학   조  (전

가 4).

• 학  안에    통한 협동학습 나 체 활동  통해 또래 간에 함께 

할 수 는 활동 거 들  많  주어   친 해질 수 도  해야 함 (전

가 5, 전 가 6). 

• 학  안에  또래 간에 심한 난  삼가하고,  사 통과 정적  학

 조 하는 것 (전 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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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째, 학 집  하  에  사가 하다고 생각하  우 순  

내  다 과 같 다.

• 1순  - 사 통

• 2순  - 상 신뢰

• 3순  - 학

• 4순  - 체감

• 5순  - 사

 곱 째,   프 그  진행   매체 에 해  7

 심  간다고 하 , 1  매체 과  동 상에 복  

시  하 다.

 여 째,   프 그  시간에 해 사 6  “5시간~10시간” 

시간  하다고 하 , 사1  5시간 내, 사1  11시간~15시간

 하다고 답하 다.

(5) 사 결과 

 학 운     가  사 결과  다 과 같  

 수 다. 

 첫째, 사들  학  내에  원간  신뢰하고 하 , 겁게 한 학  

마 리할  보  다.

 째, 학  내 돌림, , 간  시 , 질 ,  학생 등  리하고 

지도할  운 상  어 움  다.

 째, 사들  학 원간   가 생했  , 학  체

 , 지  상담, 공동체  식 강 , 체  동 등  처해 갔

다.

 째, 피해  여러 가지  가 재하지만 격, , 지 ,  가진 

경우,  피해 상 가 었다. 

 다 째,   해 학 원간  다  에 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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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하  학  , 학  내에  다 한 동  통해 학  

감  단결  향상, 학  내 집  시  간  우  함  

우  것  하다고 하 다.

 여 째, 사가 하다고 생각하  학 집  하  사 통-상 신뢰

-학 - 체감-사  등  우 순  주었다.

 곱째, 매체  한  학 단  원들  프 그  진행에  합하

다고 하 다.

 여 째,   프 그  10시간 내가 하다고 하 다.

c. 수립

본 연 에   행연 에  가해  피해  심  루어   

 프 그 들   에  어  학  체   상  

식하여 주변  변 시키고  한다. 학 단 미술 료 프 그  통해 

 참여행동에 변   수  것  보고, 그러한 변  학 생 만 도에도 

향  미  것  보 다. 

,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통하여 학  

에  루어지   참여행동  에  가해 , 가해동 , 피해 , 

, 피해  어 등  변   하 다. 한 러한  변

하  학  에  학 생 만 도가 향상  것  도 함께 하 다. 

2. 단계 2 :  프 그  

a. 에 한  검

 본 프 그    참여행동  학 생 만 도에 해 

 하고,  검 하 다. 행연 에  프 그  내 , 동 , 

략 등  한 후 본 프 그  에 합한 과 내  수집한 결과, 창

해결 과 학 단 미술 료  하 다. 체  내  살펴보  다

과 같다.

에   검  결과,  2013  ‘ 민행복 망  새 시 ’

   가 진할 5개    하  ‘ 과 통합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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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하 다.   다시 5가지 략  4  사  근  우  과

 진하 다. 본 연 에  4  사   ‘학 폭 ’  주   연 에 

필 한 들  살펴보 , 학 폭 과  어  ‘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변수  하 다.

  에  우리   개    들, 학 집   

지각  학 규 , 학 생 만 도에 한 들, 창 해결 , 집단미술

료에 한 들  살펴보 다.    참여행동 역할변   학

생 만 도 향상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연 향  색하 다.  

  참여행동에 한 연 에  가해  피해  심  개

 특 과 향  주  변 들에 한 연 ( 차순, 동 , 2013; , 2007; 

, , 2004; 진 , 2014;  2003; 미 , 2005; 심 , 2003; 

미 , 갑숙, 2009; 재, 곽 주, 2000; 진, 2011; Stevens et al., 

2002; Unnever., 2005; Wolf et al., 2006)들  주  수행 었다. 그럼에도 하

고  감 하지 고 그 수 가  하고 폭 해 다. 

 가해  피해  한 프 그  다수 루어 , 그 과  한계  보 고 

어 근  격한 주변 에 한 연 가 루어지고 다( , 

승연 2011; 미 , 2008; 태 , 2013; 수, 2012; 지원, 2012; , 

2012). 그 결과 주변 들   태도에 한 변 가  가해행동  감

시 다고 하 다. , 가해 에 한 주변 들   동  변 시키  한 

프 그  연 가 필 하다. 

 집단  계 에  하  체집단 과  식하고 학생집단 체

  참여행동  상  생각하  식   필 하다고 본다. 그

러  해  학 단  상담  하 , 에 한  검  통해 학 집

( 진향, 2004; , 2013; 창 , 2001; 진경 , 2007; , 2001; 하

진, 2014)과 학 규 ( , 승연, 2011; , 2013; 민, 2013; 

원, 2012; 하 진, 2014)  상담에 하 다. 학 단  상담  근  개  

학  단결   강 시키  학 집  향상  학  에   하  

처럼 어  학 규  변 시  에 한 참여행동  

변 시키  해 학 단  상담 개  향  하 다.  

 학 집   학 규  학 단  상담  개 향  하고 C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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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 단 미술 료에 시  프 그  개   과검  하고  한다.

b. 프 그  

 1)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원리

   가해  피해   에  어   피해  

어   변 시킬   상  감 할 것  본다.  학

원 체   상  보고  학 내  처럼 

어 므  학 처  통해 학  꾸어주고  한다.  해 원들

에게 학 에 도  고 싶어 하  마  갖게 하여 감  연 식  

강 할 뿐 니  학  집단  역동  과 단결   하  해  

학 집 과 지각  학 규  학 단  상담에 개 하 다. 프 그  통해 학

규   학 집  하  해  집  하  사 통, 상 신

뢰, 학 , 체감, 사  각 프 그  별  하 다.

   학 단  상담에 창   해결하  해 어  생

하고 실행계  우  창 해결  함   참여행

동 변  학 생 만 도  가시키  해 학 원들  함께 어

 생 하고 실행에  수  계  워보 다. 러한  과  학

원  숙하고 하  쉬운 미술매체  하여 학 단 미술 료에 

하여 프 그  하 다.  

 CPSM  프 그   향  하  해 하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Isaksen, Dorval과 Treffinger(2000)  CPS 

Version 6.1TM  단계  내  탕  미술 료  하여 하 다. 프

그  단계   3단계   해, 어생 , 행  한 계  어 

하 다. 러한 단계  CPSM  각  단계  필 에  어  단계에

도 시 할 수 , 한  개 단계  골  연결할 수 다( 채, 2014)  

내 처럼 본 연  연 에 맞게 3단계  하 다.   

 한, 각 프 그 에  수행   내 에  학 원에게 창  사고

(creative thinking)  하  해  가지 사고 도 들  하 ,  

꿔 생각해보  게 과 같  동  사 하 다. 사 한 사고 도 들  

스 , 열거 , , 포스트  , 마 드맵, PMI(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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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s, Interesting), 하  등  프 그  에 맞게 하 다. 

 별 에  학 집  하 역 5가지  가가 하다고 한 

우  순  사 통과 상 신뢰, 학  프 그  3   

하고, 체감 · 사  등 2개 역  2  하 다. 지각  학 규  

해단계, 어생 , 행  한 계  단계에  각 단계별  한  

하여 프 그  과  달 하고  하 다.   각 단계  별 

진행과  어떻게 지, 그 과 에  학 원  해  할  엇 지  

체  게 하고, 집단미술 료  에  학 원들에게 주  시하

고,  동  통해 만들어지  창  가지고 원들과 함께  진행해 

간다. 

 

 2)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단계별 내   

프 그  별 에  헌고찰과 학 폭   , 학 생 만 도, 

학 집 , 학 규 과 하여 에 개  프 그   본 연   

 과 상  특  사한 행연 (강 미, 2006; 미 , 2012; 주, 

2005; 경 , 2005; 경, 2008; 진향, 2004; , 2012; 신지 , 2013; 

심진숙, 2009; , 2009; , 2009; 채원, 2013)  참고하여 연 가 

학 특 에 맞게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하 다.

 1단계 해단계(1~4 )에  학 원들  감   각 가 생각하

 , 돌림  개 에 해  해보고, 사 통  과 에 해

 하고 업해본다.

 1 에  학 원들에게 감   상 신뢰   신  개할 

수  동지  한다.  후 15고개  퀴  통해  신  탐색하고 타

 해하  시간  하 다. 2  ‘ ’  동  학 원

들  에 한 믿 과 행동  하  해    돌림에 한 생

각  었다. 미술 동  통해  내가 하   돌림에 해  

말, 행동, 상 , 그림 등  업하여 었다.

 3  학 원들  3개   어  상 하고 동하여 그림  

하  업  함  사 통에 한 과  닫  시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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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학 원들  2   후, 원  러  맨 에  

에게 연 가 귓 말  한 후 순  들에게 귓 말  달하고 맨 

에  가 달   그림  하  업  한다. 학 원들

과 귓 말  말  달할 경우  단 에 해    후, 에 한 

 달하  과 에   상 한다. 

 2단계  어  견단계(5~6 )  해단계에  돌림과 통  

에 해  한  해결할 어  생각해내  단계 다. 

 5 에  ‘함께 만드  상’  동  가지고 3  어  각 가 

가지고   하여  닮  상징  만든 후, 지 에 고 

원과 함께 꾸미  업 다.  업  각 가 만든  상징  재  

지가 가지  사  미  합하여 원  함께 꾸미  미  여하  

업 다. 6 에  각 가 가지고  스트 스  신 지에 하고, 신 지  

하여 찢고, 고, 리   통해 스트 스  해 한다. 동  한 신

지   원들과 함께 우리  상징하  동  만든다.

 3단계  행  한 계  단계(7~10 )  하 ,  단계에  원 

체가 학 에 한 만 감과 공동 식  시킬 수 도   하 다.  

 7 에  우리 에  할 것과 가 할 것들  엇 지 생각해본 후, 포

스트 에  하고 지에 여 꾸미  업  한다.  통해 원 체가 

학 에 한 만 감과 공동 식  시킬 수 도  한다. 8 에  원  

원하  우리 에 해  고, 각  포스트  원하  우리 에 

해 업  한 후, 별 원  함께 시, ,  만들어보  시간  가 다. 

 9  도 지에 각  닥  그린 후, 가   에 별 원들  

들에게 돌 가   과 고마웠  에 해   해주고 한

다. 10 에  집단원들  각  천사  뽑  후, 만지   하여 천사

에게   만든다. 한  포 지에 어 포  후 신  천사에게 

 주  고마운  한 가지 한다. 한, 미술 료 프 그  극

 참여한 원  들   뽑  상  수여하고, 프 그  마 리에 

한 감   동  한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체  내  <  6>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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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단계
주 동내 집단미술 동내

해

단

계

1
▪ 감

▪상 신뢰

 

개 합

니다.

1-1 고게

1-2  개합니다.

1-3 생각 

1-2  개합니다.

동지에 업  한 후 15고개  

퀴  통해 맞 다.

2

▪상 신뢰

▪지각

 학 규

2-1 워 업

2-2  !

  돌림에 한 생각! 

2-3 생각 

2-2  , 돌림 한 생

각! 

내가 하   돌림에 

해  말, 행동, 상 , 

그림 등  업한 후 다.

3 ▪ 사 통
함께 

그  

3-1 워 업

3-2 함께 그리  업

3-3 업에 해 생각

3-2 함께 그리  업

언어  그림 업  통해 사

통   닫 다.

4 ▪ 사 통

닥

닥~

그림

4-1 말 하  게

4-2 닥 닥 그리

4-3 업에 해 생각

4-2 닥 닥 그리

에 가 들   듣고 

그림  그린다.

어

견

단

계

5

▪ 체감

▪지각  

 학 규

함께 

만 드  

상

5-1 

      (story telling) 

5-2 업에 해 생각

5-1  (story telling)

찰   닮  상징  만든 

후, 업한 찰  다 같   

고  만든다.

6 ▪ 체감
스트 스 

!!

6-1 내가  스트 스?

6-2 동  만들

6-3 업에 해 생각

6-2 신 지 동  만들

신 지  하여 찢고, 

고, 리   한 후 우리 

 상징하  동  만들  한

다.

행

한

계

7

▪사

▪상 신뢰

▪지각  

 학 규

다운 

우리 

7-1 다운 우리  

7-2 업에 해 생각

7-1 다운 우리  

우리 에  할 것과 가

 할 것  엇 지 업한다.

8

▪학

▪지각  

 학 규

내가 

꿈꾸

우리 

8-1 꿈꾸  우리  

8-2 업에 해 생각

8-1 꿈꾸  우리 

내가 원하  우리 에 해  

  후 함께 업한

다.

9
▪사

▪학

찬
9-1 찬  닥

9-2 업에 해 생각

9-1 찬  닥

학 들   , 고마웠

  함께 어본다.

10
▪ 사 통

▪학

천사

게

10-1 천사게

10-2 업에 해 생

각

10-1 천사게

원들  각  천사  뽑  

후, 천사에게   만지  

 하여 만든다.

<  6>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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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동에 해  술하

� 주 에 한  맞  학 원 간에 거운 동  도  하

� 프 그  진행시 시간   하

� 학 단  진행 므  운  식   고 하

� 어 견단계에  학 원들  과  어  산 할 수 

도  CPS   하

� 학 폭  동 상  보여주   고 해보

 3) 가 내 타당도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가 내 타당도 

검  해 연  ,  프 그    동내 , 별 

도달, 동   한 별 계 (  4)  하 다. 평가계

 수립한 후, 행연  가 타당도 질 지  식  참고하여 프 그 에 

한 타당도 질 지(  1)  하여 가 집단에게 시하고 그 타당도  검

다.  

 프 그  내  타당도  가 집단   7  상담학 공 수 1 , 미술

료 공 수 1 , 미술심리 료 공 사 2 , 미술심리 료 공 사수료  2 , 

미술 료연  실  1  었다.

 질 지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별 내 타당도  었 , 내 타당도  평  평  진행하

다. 수  1~5  Likert 척도에  평  뢰하 다. 

내 타당도 지수  Lynn(1986)  시한 내   CVI(Content Validity 

Index) .80 상  합 가 루어진 경우 한 항  하 다. 연  결과에  

든 항에 CVI가 .80  과하여 본 프 그  한 항  타당하게 

었  하 다.  

가 집단에  프 그 에 한 타당도  내  검 가 루어 , 그 결

과  하  다  <  7>  같다.

<  7>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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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3 :  프 그  운   평가 

a.  연 실행 

본 연  프 그  개 차에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한 단계  내   동  , 학 단

 집단운 , 프 그  과 등  검하고  보 하  해 연  

실행하 다.

연  주 역시 b 등학 에 6학  체 4학    통하여 

2학  연  학  진행하 다. 1차 연   창 해결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하여 연  할    집단운  

보  함 다. 연  진행  본 연  학 단 미술 료  진행경험  

 연 보 가 진행하 , 연 보  연    내 , 연 과 , 연

경, 프 그  별  주 , 동내 , 별 진행과  등에 한 훈  

다. 1차  A학  23 ( 12, 여11)  2014  3월 24  2014  4월 

4 지 1  45  2차시  어  창 해결  한 미술 료  

프 그  학 에 진행하 다. 

2차 연   1차 연 에  시간 , 학 폭  동 상 상 , 

별 주 , 별 프 그  등 수   보 하여 2차 연 에  동  

과 프 그  과, 집단운  식  검 하고  하 다. 2차  B학  

22 ( 12, 여10)   미술 료 프 그  2014  4월 7  2014  4월 

21 지 1  45  2차시  어  진행하 다.

b. 연  평가

1) 학 원  프 그  동에 한 만 도 

학 원들  각 별 만 도 사에  90% 상  매우만   만  택

하 다. 학 원들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감  에  동  겁고 재미 다고 하 고, 들과 함께하  업  통해 

 해하게 었다고 하 다. 한, 사 통에 한 업에  통   

달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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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가 평가

 단계에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내   실시과  본 연  연 보 가 별 지, , 

감  등  하여 평가하 다. 그 후 한 내  가 집단에게  

 내  수  보 하 다.  

 첫째, 창 해결  학 단 미술 료에  학 들  어 간  

감  상 신뢰  하고,  참여행동  하여 상담  

진행하 에 하 다. 

 째, 미술  한 숙한 근  들에게 거 감과 감  감 시

다.  프 그 에 참여하도  도하여 신뢰감과 사 통 진  

 계  경험하고  학  과 에 몰 할 수  과  보 다. 

 같  결과  매체  한 미술 동  학 단  등학생들에게 어  

항  감 시 , 연  학 원간  미술매체  한  계 

에  료  사 하 므  과  볼 수 었다고 하 다.

 째, 1차 연 에  에 한 해  돕고  프 그  2 에  

학 폭  동 상  해피 트 시  2-집단 돌림 13  동 상  보여주었 , 

학 원들  에 보  상 고 하여 프 그 에  삭 하 다. 

 째,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 에  학  원수(21~24 )에 한 동

과 과 학  에  어  역동  다루 에 시간  하여 별 주  수

하 다.  프 그 에  2 에  , 돌림에 한 2개  주  

다루었  본 프 그 에  1 에 에 한 생각  통해  학

원  생각하  에 해 고, 돌림에 한 주  2  수 하 다. 

 다 째,  프 그 에  어 견단계  동내   신 지 동

 만들  학  내에  과  어 산  지 못하여  프 그 에

 삭 하 다. 

 여 째,  생원  에 하  들 간  감 에 한 해 과 

각 개  스트 스    해 하  에 가 생한다. 러

한  프 그 에  학 원간  감  해하고  스트 스 가 

엇 지  해,  감 사  만들 , 스트 스  트리  업  

가하여 수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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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째,  프 그 에  사한  7, 8  ‘ 다운 우리 , 꿈꾸  우

리 ’  한  통합하여 프 그  수 하 다. 사 통에 한  

학 원과 다루  해 사 통   언어  그림 동 업  1  가

하 다.

4. 단계 4: 본 프 그  개

 

a. 본 프 그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실시한 후 학 원  만

도 사  연   가  평가  참고  하여 본 프 그  하 다. ,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 에 맞  학 단 미술 료 

동 내   략  단계별  하 다.

 학 단 미술 료 프 그  CPSM  3단계   해 단계, 어생

단계, 행  한 실행 단계  어 하 다. 한, 가가 학 집

에  하다고 한 하  5가지  각 별  하 , 학 규

 각 단계별  2 , 5 , 8   하 다. 별 에  

연  수 결과  하여 학 집  하 역 5가지  사 통에 

한  가하여 4 , 상 신뢰 3  하고, 학 , 체감, 사

 등 3개 역  각각 2  하 다. 프 그  내  하  다

과 같다.

  해 단계(1~4 )  학 원들  감   각 가 생각하  

, 돌림  개 에 해  해보고, 사 통  과 에 해  

하고 업해본다. 

 1 에  학 원들에게 감   상 신뢰   신  개할 

수  동지   후, 15고개  퀴  통해  신  탐색하고 타  해

하  시간  하 다. 한 각 개  생각하  에 한 개  어보

다. 2  ‘ 돌림에 한 생각’  동주  미술 동  통해  돌림

에 해  말, 행동, 상 , 그림 등  업하여 었다. 3  학

원들  2   후, 원  러  맨 에  에게 연 가 귓

말  한 후 순  들에게 귓 말  달한다. 맨 에  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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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단계
    동  내  

해

단

계

▪ 감

▪ 상 신뢰
1

<  개합니다.>

고게  → 동지에 업  한 후 15고개  퀴  통해 

맞 다. → 에 한 생각  → 감  

▪ 상 신뢰

▪ 지각

  학 규

2

< 돌림에 한 생각!>

워 업 → 돌림에 해  말, 행동, 상 , 그림 등  

도 지에 업한다. → 생각  → 감  

▪ 사 통 3

< 닥 닥 그리 >

말 하  게  → 에 가 들   듣고 그림  

그린다. → 생각  → 감  

▪ 사 통 4

<쉿!!　함께 그리  업>

워 업 → 지에 집단원들과 함께 상 하지 고 그림  업

한다. → 생각  → 감  

  그림  하   귓 말  말  달할 경우  단 에 

해    후, 에 한  달하  과 에   상

한다. 4  학 원들  3개   어  상 하지 고 언어  

그림  하  업  함  사 통에 한  닫  시간  

하 다.

<  8> 본 프 그  - 해단계 내 과 실시

 

 어  견단계(5~7 )에  해단계에  돌림과 통  에  

해  한  해결할 어  생각해내  단계 다. 5  학

원들  3개   어  상 하고 동하여 그림  하  업  함

 사 통에 한   과  사 에 해   시간  

하 다. 6  학 원 간에 주  감   해   감

사  만들  하 다. 7 에  각 가 가지고  스트 스  에 

하고,  하여  통한 스트 스  해 한다. 동  한  

 지에  후 원들과 함께 신 게 트리  시간  갖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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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단계
    동  내  

어

견

단

계

▪ 체감

▪ 지각  

  학 규

5

<함께 그리  업>

워 업 → 지에 집단원들과 함께 상 해  그림  업한다. → 

생각  → 감  

▪ 체감 6

<  감  사  만들 >

감   → 색지에 신  가  주  감  

업해본다. → 생각  → 감  

▪ 체감 7

<스트 스 !! 업>

내가  스트 스에 해   →  하여 신  

스트 스  내  고, 에 담  린다. → 생각

 → 감  

cps

단계
    동  내  

행

한

계

▪ 사

▪ 상 신뢰

▪ 지각  

  학 규

8

< 다운 우리 > 

포스트  하여 우리 에  할 것과 가  할 것

 엇 지 업한다.→ 생각  → 감  

▪ 사

▪ 학
9

< 찬  닥>

도 지에 닥  본  후, 학 들   , 고마웠  

에 해 업한다.→ 생각  → 감  

▪ 사 통

▪ 학
10

<천사게 >

원들  각  천사  뽑  후, 천사에게   만지  

 하여 만든다.→ 생각  → 감  

<  9> 본 프 그  - 어 견단계 내 과 실시

 실행단계(8~10 )에   단계에  원 체가 학 에 한 만 감과 공

동 식  시킬 수 도   하 다.  

 8 에  우리 에  할 것과 가 할 것들  엇 지 생각해본 후, 포

스트 에  하고 지에 여 꾸미  업  한다.  통해 원 체가 

학 에 한 만 감과 공동 식  시킬 수 도  한다. 9  도 지에 각

 닥  그린 후, 가   에 별 원들  들에게 돌 가

  과 고마웠  에 해   해주고 한다. 10 에  집

단원들  각  천사  뽑  후, 만지   하여 천사에게   만든

다. 한  포 지에 어 포  후 신  천사에게  주  고마운 

 한 가지 한다. 

<  10> 본 프 그  - 행  한 계  단계 내 과 실시



- 58 -

단

계
주 동내 집단미술 동내

 

해

1
▪ 감

▪ 상 신뢰

 

개

합니다.

1-1  고게

1-2 학 규 하

1-3  개합니다.

1-4 에 한 생각 

1-3  개합니다.

동지에 업  한 후 15

고개  퀴  통해 맞

다.

2

▪ 상 신뢰

▪ 지각

  학 규

돌림!

2-1 워 업

2-2 돌림에 한 생각!

2-3 생각 

2-2 돌림에 한 생각! 

내가 하   돌림

에 해  말, 행동, 

상 , 그림 등  업한 후 

다.

3 ▪ 사 통

닥

닥~

그림

3-1 말 하  게

3-2 닥 닥 그리

3-3 생각 

3-2 닥 닥 그리

에 가 들   

듣고 그림  그린다.

4 ▪ 사 통
쉿! 

그  

4-1 워 업

4-2 쉿!! 함께 그리 업

4-3 생각 

4-2 쉿!! 함께 그리

언어  그림 업  통해 

사 통   닫

다.

어

생

5

▪ 사 통

▪ 지각  

  학 규

상

하  

그  

5-1 워 업

5-2 함께 그리  업

5-3 생각 

5-2 함께 그리  업

언어  그림 업  통해 

사 통   닫 다.

6 ▪ 체감
감

사

6-1 어  감  ?

6-2  감  사  만들

6-3 생각 

6-2  감  사  만들

 색지에 신  가  주 

 감  4가지 업해

본다.

7 ▪ 체감
스트 스 

!!

7-1 내가  스트 스?

7-2 업

7-3 생각 

7-2 업

 하여 신  

스트 스  내  고, 

에 담  린다.

행

 

한 

계

8

▪ 사

▪ 상 신뢰

▪ 지각  

  학 규

다운

우리 

8-1 다운 우리   

8-2 생각 

8-1 다운 우리  

우리 에  할 것과 

가  할 것  엇 지 

업한다.

9
▪ 사

▪ 학

찬 9-1 찬  닥

9-2 생각 

9-1 찬  닥

학 들   , 

고마웠   함께 어

본다.

10
▪ 사 통

▪ 학

천사

게

10-1 천사게

10-2 생각 

10-1 천사게

원들  각  천사  

뽑  후, 천사에게  

 만지   하여 만

든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내  다  <  11>  같다.

<  11>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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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  Ⅱ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 

 

  A. 연  

연 Ⅰ에  창  (2011)  개  본 미술 료 프 그  개 에 합하

도  수 하여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 다. 연 Ⅱ  

개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실시하여 프 그  과  검 하 다. 

연 . 개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학 에 하여,  참여행동과 학 생 만 도  과  검

한다.

  B. 연 가

연 .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학 에 

하여  참여행동   학 생 만 도에 어 한 향  

미 지 보  하여 다 과 같  연  가  하 다.

연 가  1.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참가한 실험집단  

집단에 해 프 그  료 후  참여행동 변 에 변

가  것 다.

          1-1.    가 감 할 것 다.

          1-2.    피해  어 가 가할 것 다.

          1-3.    가해-동 가 감 할 것 다.

          1-4.    가해 가 감 할 것 다.

          1-5.    피해 가 감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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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가  2.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참가한 실험집단  

집단에 해  프 그  료 후 학 생 만 도  수가 하게 

가할 것 다.

         2-1. 학 생 만 도 하 역  학 생  에 한 만  가할 

것 다.

         2-2. 학 생 만 도 하 역  수업 에 한 만  가할 것 다.

         2-3. 학 생 만 도 하 역  사에 한 만  가할 것 다.

         2-4. 학 생 만 도 하 역  동간  간 계에 한 만  

가할 것 다.

         2-5. 학 생 만 도 하 역  학  리  경에 한 만  

가할 것 다.

         2-6. 학 생 만 도 하 역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가할 것 다.

  C. 연   

  1. 연 상

 본 연  상학  주 역시 재 등학   5  학 에 연 가 프

그  취지  한 후, 프 그  진행  원하  학  에  6학   4학

  학  하 다.  4학   2개 학   프 그  실시하고, 

2개 학  실험집단과 집단  하 다. A학  실험집단  21 (  

10 , 여 11 ), B학  집단  24 (  13 , 여 11 )  상  하 다.  

 본 프 그 에  등학  6학  연 학  한  근(2007)  

연 에  5학 과 6학  상  학 에  학 폭  차  연 한 결과, 5

학 , 6학   가해학생 행동 변 가  타났지만, 6학  신체  

폭 , 갈취, 가해학생  집단 , 폭  도가 5학 보다  것  타  

6학  연 학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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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  리  고

  연  리   고 하여 본 연  지  시 실험집단과 집단 

에게 연 과 연   다  도  사 하지  것에 해 하고 

동  하 다. 한 집단에 해  실험집단  연  과  결  직후 

본 프 그 과 같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실시

하 다.

  3. 연 도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  검 하  한 연 도  

 참여행동검사, 학 생 만 도 검사, 본 연 Ⅰ에  개 한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었다.

  a.  참여행동(Bullying Participant Role) 

 본 연 에   과 에  참여  역할  하  해 Salmivalli 

(1996)에 해 고  ‘참여  역할 질 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 PRQ)’

 탕   다  개 역  수  · 주 한 미 (2008)  질 지  지원

(2012)에 해 재  척도  사 하 다. 

  척도  보고  지 식  통해 참여 역할  한 원 PRQ척도  

탕  미 (2008)  보고식  재  한 것 다. 원 척도에  가해

, 피해 , , 강 , , 피해  어  여  개 역  어 

 미 (2008)  수  PRQ 척도  가해  피해  주변에  들

  가해행동에 한 강   지하  역할에  하여 가해행동에 

해 극  강  역할  하   PRQ척도   강  하  역할  

간주하 다. 에  집단 돌림 참여  역할  가해 (bullies), 피해 (victims), 

가해행동에 한 극  강  역할  하  가해동 (bully-followers),  

강  (bystanders), 강  차단  하  피해  어 (defenders of 

victims) 등 다  개 역  주 었다.

 본 연 에  지원(2012)에 해 미한 답에 해가  ‘보통’  

하고 ‘  니다(1 ), 니다(2 ), 그 다(3 ), 항상 그 다(4 )’  사 한 4

 척도  사 하 다. 본 연  내 합 도 계수  Cronbach’s ⍺값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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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항 항수 Cronbach’s ⍺

1,2,3,4,5,6 6 .76

피해 어 7,8,9,10,11,12 6 .88

가해동 13,14,15,16,17,18 6 .65

가해 19,20,21,22,23,24,25 7 .84

피해 26,27,28,29,30,31,32 7 .90

합계 32

.84, 피해  .90,  .76, 피해 어  .88, 가해동  .65  타났 , 다  

<  12>  같다.

 

<  12>  참여행동 척도  항   신뢰도

 

b. 학 생 만 도 

  본 연 에  사  학 생 만 도 검사  도상철(1982)  고등학  학생들  

학 에 한 태도검사  했  것  순 (1993)가 등학  고학 에 맞도  

수  한 척도 다. 학 생 만 도 검사  동들    답하도  

어  6개 역  어 각 역마다 6개 항  체 36개 항  

어 다.

 본 척도  5  Likert척도  어 ‘  그 지 다(1 ), 간 그 지 다

(2 ), 보통 다(3 ), 간 그 다(4 ), 매우 그 다(5 )’  수가 여 , 

 진술 항  역  산 처리하 다. 검사 내  1)학 생  에 한 만

, 2)수업 에 한 만 , 3) 사에 한 만 , 4) 동간  간 계에 한 만

, 5)학  리  경에 한 만 , 6)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6

개 하  역  어 다. 학 생 만 도 수가 수  학 생  

 것 다. 본 연  내  합 도 계수 Cronbach’s a 값  .94  타났

, 다  <  13>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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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내    항  항수

학 생

에 

한 만

-학 생  겁고 운가

-학 가 질  규 만   강 하 가

-상 ·  평가가 공평한가

1,6,7,(8)

(20),(21)
6

수업 에 

한 만

- 겁고 담 없  수업시간

-수업시간에 우  내  함과 해 도

-수업시간에 견  움

-학 공  숙  담 도

2, 9

10, 22

(23),(24)

6

사에 

한 만

-  해하고 주 지  여

-마  고 상담할 수 지  여

- 생님  공 , 지시 , 편 도

3, 11

12, (25)

(26),27

6

동간  

간 계에 

한 만

-학 , 학 에  것에 한 만 도

- 들과  어울리  고 할  

-학 에   감  

-학생들  동

4, 13

14, 28

29,(30)

6

학  

리  경에 

한 만

- 실  시  만 도

-학 시   주  경  만 도

-학생 수  실 리  심리  담

5, (15)

16, (31)

(32),(33)

6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 에 맞고 거운 특별 동

-학 행사  과다  담 도

-학 행사에 참여했   거움 도

17, 18

19, (34)

(35), 36

6

합     계 36

<  13> 학 생 만 도 검사 도  하 별 항  

 ()  역 항

c.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  14>  하 , 

한 계  <  4>에 시하 다. 본 프 그  진행  미술 료 가 

격과 학 단 미술 료 진행경험   본 연  미술 료사 격과 학 단

미술 료 진행경험   연 보 가 함께 진행하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2014  5월 13  2014  6월 

17 지 수업시간  2 시 할 하여 6주간(  10 ) 프 그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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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 동내 집단미술 동내

 

해

1
▪ 감

▪상 신뢰

 

개

합니다.

1-1  고게

1-2 학 규 하

1-3  개합니다.

1-4 에 한 생각 

1-3  개합니다.

동지에 업  한 후 15

고개  퀴  통해 맞

다.

2

▪상 신뢰

▪지각

 학 규

돌림!

2-1 워 업

2-2 돌림에 한 생각!

2-3 생각 

2-2 돌림에 한 생각! 

내가 하   돌림

에 해  말, 행동, 

상 , 그림 등  업한 후 

다.

3 ▪ 사 통

닥

닥~

그림

3-1 말 하  게

3-2 닥 닥 그리

3-3 생각 

3-2 닥 닥 그리

에 가 들   

듣고 그림  그린다.

4 ▪ 사 통
쉿! 

그  

4-1 워 업

4-2 쉿!! 함께그리 업

4-3 생각 

4-2 쉿!! 함께그리 업

언어  그림 업  통해 

사 통   닫

다.

어

생

5

▪ 사 통

▪지각  

 학 규

상

하  

그  

5-1 워 업

5-2 함께 그리  업

5-3 생각 

5-2 함께 그리  업

언어  그림 업  통해 

사 통   닫

다.

6 ▪ 체감
감

사

6-1 어  감  ?

6-2  감 사 만들

6-3 생각 

6-2  감  사 만들

 색지에 신  가  주 

 감  4가지 업해

본다.

7 ▪ 체감
스트 스 

!!

7-1 내가  스트 스?

7-2 업

7-3 생각 

7-2 업

 하여 신  

스트 스  내  고, 

에 담  린다.

행

 

한 

계

8

▪사

▪상 신뢰

▪지각  

 학 규

다운

우리 

8-1 다운 우리   

8-2 생각 

8-1 다운 우리  

우리 에  할 것과 

가  할 것  엇 지 

업한다.

9

▪사

▪학   

 진

찬 9-1 찬  닥

9-2 생각 

9-1 찬  닥

학 들   , 

고마웠   함께 어

본다.

10

▪ 사 통

▪학  

 진

천사

게

10-1 천사게

10-2 생각 

10-1 천사게

원들  각  천사  

뽑  후, 천사에게  

 만지   하여 만

든다.

<  14> CPSM  한 학 단 미술 료 본 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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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 계

  본 연  독립변수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 고 변수  ‘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 한 연  계  

<  15>과 같다.

사 검사 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집단 O1 - O2

<  15> 연 계

  X1 :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O1 : 사 검사(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O2 : 사후검사(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5. 연 차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  검 하  하여 2014  

5월 13  2014  6월 17 지 사 검사,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 사후검사  진행하 다.

 첫째, 본 연  진행  미술 료 가 격과 학 단 미술 료 진행경험   

본 연  미술 료사 격과 학 단 미술 료 진행경험   연 보 가 

함께 진행하 다. 연 보 에게 연   내 , 검사 , 연 과 , 연

경, 프 그  별  주 , 동내 , 별 진행 과   매체  에 

해 하 다.

 째, 사 검사  실험집단과 집단에게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검사  2014  5월 13 에 실시하 다.

 째,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실험집단 6학  학  21

(  10 , 여 11 )  2014  5월 13  2014  6월 17 지 1  45  

수업시간  2 시 할 하여 6주간  10  진행하 다.

 째, 사후검사  실험집단과 집단에게 사 검사  동 한 과 내  

본 프 그  처  직후  2014  6월 17 에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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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째, 집단  연 간동  처  보 하다가 2014  7월에 학 단 미술

료 프 그  진행하 다. 연  Ⅱ  연 차   리하  <  16>  같다.

   내   

연 보  훈

- 간 : 2014  3월

- 내  : 연    내 , 검사 , 연 과 , 연  경,  

        프 그  별  주 , 동내  

        별 진행 과   매체   

사  검 사
- 간 : 2014  5월 13

- 내  :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미술 료 본 프 그  
- 간 : 2014  5월 13  ~ 2014  6월 17

- 내  :  10

사 후 검 사
- 간 : 2014  6월 17

- 내  :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집 단 처 
- 간 : 2014  7월

- 내  :  10

<  16> 연  Ⅱ  연 차

6. 료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검  해 수집  료  

SPSS PC+ 19.0프 그  하여 다 과 같  하 다.

 첫째, 집단  특  하  하여 통계  시행하 다.

 째, 동질집단  하  하여 실험집단과 집단   참여행

동, 학 생 만 도  사 검사 수  독립 본 t-test  실시하여 하 다.

 째, 집단(실험, )  검사 시 (사 , 사후)별   참여행동에 한  

계  복  변량  실시하 다.

 째, 집단(실험, )  검사 시 (사 , 사후)별  학 생 만 도  하 에 

한 계  복  변량  실시하 다.

 다 째,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 검  해 내

  별 지, , 감  등  하 , 술 에 해

  참여행동에 한 변 상, 프 그  단계별 동내 에 해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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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값 값 평균 편차

사 12 6 18 11.98 3.034

사후 12 6 18 10.87 3.259

피해 어
사 18 6 24 16.13 3.494

사후 18 6 24 16.69 3.673

가해동
사 9 8 17 12.04 2.056

사후 11 6 17 11.38 2.665

가해
사 15 7 22 14.71 3.527

사후 16 7 23 13.91 3.948

피해
사 14 7 21 12.62 3.607

사후 10 7 17 11.13 3.641

학

생

만

도

만 도 체
사 95 82 177 127.16 22.812

사후 90 86 176 134.27 21.516

학 생
사 17 13 30 20.51 4.154

사후 19 11 30 22.07 4.330

수업
사 16 14 30 21.31 3.942

사후 14 16 30 23.09 3.942

사
사 18 12 30 20.87 4.561

사후 20 10 30 21.84 4.880

동
사 16 14 30 22.42 4.142

사후 16 14 30 24.04 4.005

리 경
사 20 10 30 19.71 5.277

사후 15 13 28 20.47 4.516

학 행사
사 18 12 30 22.00 4.442

사후 15 15 30 22.76 4.146

D. 연 결과

  1. 술 통계

 본 연 에  한 연  검 하  한 료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값과 값, 평균, 편차  산 하 다. 본 연  실험

집단, 집단에  변 별 술통계 결과  <  17>과 같다. 

<  17> 실험집단 · 집단에  변 별 술통계 결과                 (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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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실험집단(n=21) 집단(n=24)

t p
M(±SD) M(±SD) 

12.67(3.00) 11.38(2.99) 1.442 .156

피해  어 15.67(3.26) 16.54(3.70) -.835 .408

가해동 12.29(2.66) 11.83(1.34) .733 .468

가해 14.62(3.38) 14.79(3.71) -.162 .872

피해 13.14(3.08) 12.17(4.01) .904 .371

학

생

만 도

학 생 만 도 체 129.24(18.67) 125.33(26.17) .568 .573

하

학 생  에 한 

만
20.81(2.60) 20.25(5.19) .447 .657

수업 에 한 만 21.05(3.15) 21.54(4.57) -.415 .680

사에 한 만 21.95(3.84) 19.92(4.99) 1.516 .137

동간  간 계에 

한 만
23.10(3.97) 21.83(4.28) 1.020 .313

학  리  경에 

한 만
19.90(4.98) 19.54(5.61) .228 .821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21.71(4.73) 22.25(4.25) -.400 .691

<  18> 실험집단 · 집단에  사  동질  검  결과               (N=45)

2. 사  동질  검

 실험집단과 집단에 참여한 학 원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참여하  에 동질한 집단 지 보  해 사 검사에 해 t-test

 실시하 고, 결과  <  18>과 같다. 

  결과에 하 ,  참여    (t=1.442, p>.05), 피해  어  

(t=-.835, p>.05), 가해 동 (t=.733, p>.05), 가해 (t=-.162, p>.05), 피해

(t=.904, p>.05), 학 생 만 도(t=.568, p>.05) 든 변 에  미한 차 가 

타 지   집단  동질한 집단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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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실험집단(n=21) 집단(n=24)

M(±SD) M(±SD) 

사 12.67(3.00) 11.38(2.99)

사후 10.29(3.10) 11.38(3.37)

피해  어

사 15.67(3.26) 16.54(3.70)

사후 17.43(2.97) 16.04(4.14)

가해 동

사 12.29(2.66) 11.83(1.34)

사후 10.24(3.22) 12.38(1.52)

가해

사 14.62(3.38) 14.79(3.71)

사후 12.19(3.38) 15.42(3.84)

피해

사 13.14(3.08) 12.17(4.01)

사후 10.10(3.40) 12.04(3.66)

 3.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참여행동에 미  과

 본 연  가  1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

험집단  집단보다  참여행동 에 변 가  것 다’  검 하

 해 실험집단과 집단  사  · 사후 평균 수  <  19>에 시하 고, 

 복  변량  결과  <  20>에 시하 다.

 <  19>  참여행동에 한 실험집단 · 집단 사  · 사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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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산원 SS df MS F p

집단간

         집단

         차

.229

721.726

1

43

.229

16.784

.014 .907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31.746

31.746

118.476

1

1

43

31.746

31.746

2.755

11.522

11.522

.001

.001

피해  

어

집단간

         집단

         차

1.467

984.821

1

43

1.467

22.903

.064 .801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8.917

28.651

115.905

1

1

43

8.917

28.651

2.695

3.308

10.629

.076

.002

가해동

집단간

         집단

         차

15.891

301.598

1

43

15.891

7.014

2.266 .140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12.700

37.545

143.455

1

1

43

12.700

37.545

3.336

3.807

11.254

.058

.002

가해

집단간

         집단

         차

64.691

1032.598

1

43

64.691

24.014

2.694 .108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18.216

52.216

83.384

1

1

43

18.216

52.216

1.939

9.394

26.927

.004

.000

피해

집단간

         집단

         차

5.272

874.884

1

43

5.272

20.346

.259 .613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56.367

47.834

227.789

1

1

43

56.367

47.834

5.297

10.640

9.030

.002

.004

<  20> 에 한 집단 (실험, )과 시 별(사 , 사후) 복  

변량  결과

  <  20>에 타  변량  결과  살펴보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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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10.29

11.38
11.38

8

9

10

11

12

13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방관자

 <그림 5> 에 한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첫째,  참여행동에  에 한 결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가 통계  한 것  타났다(F=11.522, p<.01). 

러한 결과  실험집단   변 가 집단  변  해  미

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보다  하게 감 할 것 다.’ 

 가  1-1  지지 었다.

15.67

17.4316.54

16.04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피해아 방어자

<그림 6> 피해  어 에 한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째,  참여행동에  피해  어 에 한 결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  통계  한 것  타났다(F=10.62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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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  실험집단  피해  어  변 가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보다 피해  어   하게 가

할 것 다.’  가  1-2  지지 었다.

 

12.29

10.24
11.83

12.38

8

9

10

11

12

13

14

15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가해동조자

<그림 7> 가해 동 에 한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째,  참여행동에  가해 동 에 한 결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  통계  한 것  타났다(F=11.254 p<.01). 

러한 결과  실험집단  가해 동  변 가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보다 가해-동   하게 감 할 

것 다.’  가  1-3  지지 었다.

14.79 15.42

14.62

12.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가해자

<그림 8> 가해 에 한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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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참여행동에  가해 에 한 결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도 통계  한 것  타났다(F=26.927, p<.001). 

러한 결과  실험집단  가해  변 가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보다 가해   하게 감 할 것 다.’  

가  1-4  지지 었다.

13.14

10.1

12.17
12.04

8

9

10

11

12

13

14

15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피해자

<그림 9> 피해 에 한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다 째,   참여행동에  피해 에 한 결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도 통계  한 것  타났다(F=9.030, p<.01). 

러한 결과  실험집단  피해  변 가 집단  변  해  미

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보다 피해   하게 감 할 것 다.’ 

 가  1-5  지지 었다.

 

 4.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학

생 만 도에 미  과

 본 연  가  2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

험집단  집단보다 학 생 만 도가 하게 가할 것 다.’  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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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험집단과 집단  사 ·사후 평균 수  <  21>에 시하 고,  

복  변량  결과  <  22>에 시하 다.

 <  21> 학 생 만 도에 한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하

실험집단(n=21) 집단(n=24)

M(±SD) M(±SD) 

학 생 만 도 합

사 129.24(18.67) 125.33(26.17)

사후 143.00(14.74) 126.63(23.79)

하

학 생  에 한 만

사 20.81(2.60) 20.25(5.19)

사후 24.38(2.81) 20.04(4.44)

수업 에 한 만

사 21.05(3.15) 21.54(4.57)

사후 24.43(3.15) 21.92(4.24)

사에 한 만

사 21.95(3.84) 19.92(4.99)

사후 23.52(3.58) 20.38(5.43)

동간  간 계에 한 만

사 23.10(3.97) 21.83(4.28)

사후 25.62(3.30) 22.67(4.11)

학  리  경에 한 만

사 19.90(4.98) 19.54(5.61)

사후 20.57(4.80) 20.38(4.35)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사 21.71(4.73) 22.25(4.25)

사후 24.48(3.68) 2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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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산원 SS df MS F p

학 생

만 도 합

집단간

         집단

         차

2303.105

36402.384

1

43

2303.105

846.567

2.721 .106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1269.016

870.838

3690.384

1

1

43

1269.016

870.838

85.823

14.786

10.147

.000

.003

하

학 생

 

에 

한 

만

집단간

         집단

         차

134.391

1215.098

1

43

134.391

28.258

4.756 .035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63.338

80.005

154.551

1

1

43

63.338

80.005

3.594

17.622

22.259

.000

.000

수업

에 

한 

만

집단간

         집단

         차

22.802

1035.598

1

43

22.802

24.084

.947 .336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79.000

50.600

258.289

1

1

43

79.000

50.600

6.007

13.152

8.424

.001

.006

사에 

한 

만

집단간

         집단

         차

150.524

1553.098

1

43

150.524

36.119

4.167 .047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23.072

6.938

252.551

1

1

43

23.072

6.938

5.873

3.928

1.181

.054

.283

동간

 

간

계에 

한 

만

집단간

         집단

         차

99.457

1194.143

1

43

99.457

27.771

3.581 .065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63.114

16.003

151.286

1

1

43

63.114

16.003

3.518

17.939

4.549

.000

.039

학  

리  

경에 

한 

만

집단간

         집단

         차

1.753

1700.536

1

43

1.753

39.547

.044 .834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12.600

.156

420.000

1

1

43

12.600

.156

9.767

1.290

.016

.262

.900

학 행

사  

특별

동에 

한 

만

집단간

         집단

         차

40.537

1180.619

1

43

40.537

27.456

1.476 .231

집단내

   집단시

  집단×검사시

    차

17.384

79.251

323.905

1

1

43

17.384

79.251

7.533

2.308

10.521

.136

.002

<  22> 학 생 만 도에 한 집단 (실험, )과 시 별(사 , 사후) 복  변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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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에 타  변량  결과  살펴보  다 과 같다.

129.24 

143.00 

125.33 

126.63 

115.00 

120.00 

125.00 

130.00 

135.00 

140.00 

145.00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학교생활만족도

<그림 10> 학 생 만 도에 한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첫째, 학 생 만 도에 한 결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  통계  한 것  타났다(F=10.147, p<.01). 러한 결과  

실험집단  학 생 만 도가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

험집단  집단보다 학 생 만 도가 하게 가할 것 다.’  가  2  

지지 었다.

20.81

24.38

20.25

20.24

18

19

20

21

22

23

24

25

26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

 <그림 11> 학 생 에 한 만 에 해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째, 학 생 만 도 하  학 생  에 한 만  결과  살펴보

, 집단 간 과가 통계  한 것  타났 (F=4.756, p<.0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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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23.52

19.92

20.38

18

19

20

21

22

23

24

25

26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교사에

대한 만족

간 과도 통계  한 것  타났다(F=17.622, p<.001). 집단 과 

시  간  상  과도 통계  한 것  타났다(F=22.259, 

p<.001).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

단  집단보다 학 생  에 한 만  하게 가할 것 다.’  

가  2-1  지지 었다.

21.05

24.43

21.54

21.92

18

19

20

21

22

23

24

25

26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수업 일반에

대한 만족

<그림 12> 수업 에 한 만 에 해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째, 학 생 만 도 하  수업 에 한 만  결과  살펴보 , 집

단과 시  간  상  과  통계  한 것  타났다(F=8.424, 

p<.01). 러한 결과  실험집단  수업 에 한 만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보다 수업 에 한 만  

하게 가할 것 다.’  가  2-2  지지 었다.

<그림 13> 사에 한 만 에 해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 78 -

19.9

20.57

19.54

20.8

16

17

18

19

20

21

22

23

24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학교-물리적

환경 만족

  째, 학 생 만 도 하  사에 한 만  결과  살펴보 , 집단

과 시  간 상 과가 통계  하지 게 타났다(F=1.181, p=.283). 

러한 결과  실험집단  하  사에 한 만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없었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

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보다 사에 한 만  하

게 가할 것 다.’  가  2-3  지지 지 다.

23.1
25.62

21.83

22.6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아동 간

인간관계 만족

<그림 14> 동간  간 계에 한 만 에 해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다 째, 학 생 만 도 하  동간  간 계에 한 만  결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  통계  한 것  타

났다(F=4.549, p<.05). 러한 결과  실험집단  동간  간 계에 한 만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보다 동간  

간 계에 한 만  하게 가할 것 다.’  가  2-4  지지 었다.

<그림 15> 리  경에 한 만 에 해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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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째, 학 생 만 도 하  학  리  경에 한 만  결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가 통계  하지 게 타났다

(F=.016, p=.900). 러한 결과  실험집단  하  학  리  경에 

한 만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없었  보여 다.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

단  집단보다 학  리  경에 한 만  하게 가할 것 다.’ 

 가  2-5  지지 지 다.

21.71

24.48
22.25

21.25

18

19

20

21

22

23

24

25

26

사전 사후

실험집단

대기집단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 만족

<그림 16>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에 해 실험집단, 집단 사  · 사후 평균

  곱 째, 학 생 만 도 하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결

과  살펴보 , 집단과 시  간  상  과  통계  한 것  

타났다(F=10.521, p<.01). 러한 결과  실험집단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집단  변  해  미한 차 가  보여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공  실험집단  집단

보다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하게 가할 것 다.’  가  2-6

 지지 었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결과  다 과 같다. 첫째, 

 참여행동에 한 변 에  실험집단  집단보다 미한 결과  보

다. , , 가해동 , 가해 , 피해  실험집단  집단에 해 

미한 감  보 , 피해  어  미한 가  보 다. 째, 학 생 만

도  실험집단  집단보다 미한 결과  보 다. 학 생 만 도  하

  학 생 , 수업 , 동간  간 계,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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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에  실험집단  집단보다 미한 결과  보 다. 그러  사에 한 

만   학  리  경에 한 만  실험집단과 집단  미한 차

 보 지 못하 다.

5.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내

 1) 내  

 본 연 에  등학  6학  학  상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실시한 후, 학 원들   참여행동에 해  어떻게 

경험하고 변 과  갖 지 보  해  내  실시하 다.

 2) 내  

내   별 지, 별 , 감  등  하 , 

술 에 해   참여행동에 한 변 상, 학 생 만 도에 한 

변 상, 프 그  단계별 동내 에 해  술하 다. 

 3) 내  결과 

(1)  참여행동에 한 변 상

학 단 미술 료 진행과 에  학 원들  에 한 신들  지

각  생각  그림과 , 감  등  하 다. 사한 내 들  어  술

하 , <  23>  같다. 학 원들  사  지각  에 해 다

과 같  하 다. 

 가해 /가해동   집단원들 “학 화 실에  많   어진다( , 

말싸움), 그 친 가 마 에 안든다, 난 .., 만만하니  린다. 신   

할  고 싶다. 학 친 들  시끄럽게 할 , 친 들  마  할 , 화

가 나 ..(개 적  조절  안 ), 친 가 돌림 당할만한 행동  한다, 친

들  그 아  싫어해  나도 싫어한다. 보같다.” 고 술하 다.

 피해   집단원들 “저학   다. 친 들  말 가 보같다고 

린다, 정적 ( 살)생각  많  한다. 듣  싫  별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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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 학 친 가 릴 가 싫다. 친   해 돈  다.” 고 술하

다.

 피해  어하  집단원   경우에 “친 들   하는  도 없

  하는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야 한다. 피해  보  마  상하고 

슬프다. 도 주고 싶  생각  든다, 생님께 말해야 다.” 고 하 고,  

 집단원들 “그냥.... 는다. 맞는거 경한다. 심없다.” 고 하 다.

 사후 지각   변 상에 해 다 과 같  하 다.“ 돌림  없

애  해 도  그 친 에게 말  득  한다, 견 돌   는 다수결 원

칙  정한다, 돌림  친 에게 말도 걸어주고 아주도  한다, 친 들

과  약  지키 , 친  에 해  생각한다. 과 폭  지시킨다.  싸움

 시 하지 않는다. 친 들과 사 좋게 지낸다. 친 들에게 적  습  보

다. 친  하고 해한다.  도 다.  안 하고  실해야 한

다. 돈  주지 않겠다, 나쁜 생각 하지 않 , 친 들  릴 는 하지마라고 야

 한다.” 고 하 다.

 학 단 미술 료  통해 원들   참여   가해 , 가해동  

 개  스트 스    신보다 연 한  거 ,  

시  걸었  큰 싸움   경우, 들과 사 통  지  경우, 심

심해   경우 등 런 경우에 가해행동  한다고 하 다. 

  개  스트 스  한 학 원에  해 하  에 개  

스트 스 해 에 해 도  었다. 학 원들  스트 스 해 하

 에 해“운동, 게 , 형 , 개  진다. 시 참는다. 혼 말  

한다. 직하게 야 한다. 운다. 신  찢어  린다. 맛 는 걸 는다. 미

는  한다.” 고 하 다.

 학 단 미술 료  통해 사후 에 한 변  돌림  없  해 

원간  시도하고, 피해  어해  수  어 가 가하 , 폭

고 공격  말과 행동  하지 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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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   후

가해  

가해동  

� 학 실에  많   어진다.

   ( 리 , 말싸움)

� 그 가 마 에 든다. 

� ... 만만하니  린다. 

� 신   할  리고 싶다. 

� 학 들  시 럽게 할 , 

� 들  마  할 , 

� 가 ..(개   ). 

� 가 돌림 당할만한 행동  한다. 

� 들  그  싫어해  도 

싫어한다. 

� 보같다.

� 들과   지키 .

�  에 해  생각한

다. 

� 과 폭  지시킨다.  

� 싸움  시 하지 다. 

� 들과 사 게 지낸다.  

�  하고 해한다. 

�   도 다. 

�   하고  실해 한다.

피해

� 학   다. 

� 들  말 가 보같다고 린다. 

� ( 살)생각  많  한다. 

� 듣  싫  별   린다. 

� 고 다. 

� 학 가 릴 가 싫다.

�   해 돈  다. (100원

-500원)

� 돈  주지 겠다.

�  생각 하지 .

� 들  릴  하지마

고  한다.

피해  

어  

� 들   하  도 없  

 하  경우에  하지 말 고 

한다. 

� 피해  보  마  상하고 슬프

다. 

� 도 주고 싶  생각  든다. 

� 생님께 말해  다.

� 돌림  없  해 도  

그 에게 말  득  한다.

� 견 돌    다수결 

원  한다. 

� 들에게  습  

보 다.

 

� 그냥.... 다. 

� 맞 거 경한다.

� 심 없다.

� 돌림  에게 말도 걸

어주고 주도  한다.

<  23>  참여행동에 한 변 상

(2) 학 생 만 도에 한 변 상

본 프 그  통해 변 하게  학 생 만 도에 한 개  견해  동지

  통해  내  <  24>같다.

학 생 만 도에 해 사 에 “친 들 랑  만 좋아 . 공 만 빼  다 

좋아 . 안 친한 친 랑  함께 업하  싫어 . 미없어 . 귀찮아 . 학 에  



- 83 -

사   사   후

� 들   만 .

� 공 만  다 .

�  한  함께 업하  

싫어 .

� 재미없어 .

� 귀찮 . 학 에  하  게 다 

귀찮 .

� 들  다   리  

습  보  재미 어 .

� 우리  생님  .

� 우리  다  에 해 들  

착해  찮 .

�  했   해진 거 같  만 해 .

�  함께하  동  하니 재미 어  만 도가 

진 거 같 .

� 겠어 . 만 도가 진 거 같 , 어  

도 진지  겠어 .

� 웃  동하니 수업시간   거웠어 .

� 들과 함께해  신 고 찼어 . 

� 들과 해   학 가 재미 어 어 .

�  들과   해진 거 같  .

� 우리  폭  없었지만 말없어진거 같  

만 해 .

� 들   찾 주니   보 게 신

하고, 가  찾 주니 어 . 

하는 든 것  다 귀찮아 . 친 들  다  친  는 습  보  미 어

. 우   생님  좋아 . 우   다  에 비해 애들  착해  찮아

.” 고 답하 다.

 사후 지각  학 생 만 도 “안 친했  친  친해진 거 같아  만족해 . 

 함께하는 활동  하니 미 어  만족도가 아진 거 같아 . 겠어 . 

만족도가 아진 거 같 , 어느 정도 아진지는 겠어 . 웃  활동하니 

수업시간   거웠어 . 친 들과 함께해  신나고 알찼어 . 친 들과 친해

져   학 가 미 어졌어 .  친 들과 조   친해진 거 같아  좋아 . 

우   폭  없었지만 정말없어진거 같아  만족해 . 애들 랑 점  찾아

주니 좋  점  보 는 게 신 하고, 친 가 점  찾아주니 좋았어 .” 고 답

하 다.

<  24> 학 생 만 도에 한 변 상

(3) 프 그  단계별 동내

프 그  단계별 동내  본  해단계, 어 생  단계, 

행  한 계 단계  어 술하 다. 

a. 해단계 (1 ~4 )

 해단계에  학 원들  생각하  , 돌림  개 에 해  

해보고, 사 통  과 에 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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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고게  

하   

� 처  해본 게  재미 었다.

� 하게 움직여  다.

�  많    쓰고 싶었다.

�   주   에 짜 났다.

� 연   거 같 다.

� 고  지 못해 쉬웠다.

 하  동지  

통해  

� 질 지가 어  편했다.

� 에 해  생각해 볼 수 었다.

� 어 다. 

� 질  통해 들   맞  주어   다.

�  할 수  다 한  다.

� 재미 다.

� 귀찮 지만, 들  맞  것  재 었다.

1  학 원들에게 프 그 에 한 참여 동  하고 프 그  

  연 에 한 개  하 다. 연 에 한   후, 학  에  

지 할 규 에 해  학 원들과 함께 상 하 다. 

프 그 에 한 미  하여 학 원들과 함께 워 업   

고게  진행하 다. 워 업 후에 연  미리 한 동지  학 원들

에게 어  후, 신  가   할 수  단어  미지   해보

고 하 다. 각  업   후, 연 가 동지  수거하여, 15고개 맞  

퀴  ‘   ’ 게  진행하 다. 연 가  학   특

(우  에  수  많  남 아 는?, 우  에  개 진 아 는?, 우  에  

어 운  당하는 친   도 주는 친 는?)  찾 내어 15고개 퀴  하

, 들  마다  들어   쳤다.

연 가 게  진행 한 후,  들  질  해보고 싶  가 연 처

럼 ‘   ’에 한 질  하 다. 들  에 해 , 신  

생각  하고 맞  게  진행하 다. 학 원들과 ‘내가 생각하  

’에 해  간단   고, 감   후 미 고 재미 게  1

 마 리하 다.

 <  25> 1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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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돌림에 한 

 생각 ..?

�  다, 게 생각한다, 하   다고 생각한다.

�  돌리  고  도  한다.

� 돌림 당한 가 하다.

� 쓰럽다.

� 돌림 당하  에게 해 다.

� 돌림 당한  보  도 주어 겠다.

�  돌리  언 가  신한  돌 다.

� 우리 에 가 없었  겠다  생각  한다.

� 언어폭

� 살, 살하고 싶  

� 돌리  걸 별  보지 못한 것 같다.

� 돌림  마  다.

� 하다.

� 같   싫다.

� 돌림  상   상하게 한다.

� 죽고 싶  것 다.

� 사  간질 시키  것

� 그  시하고 싫어하  것, 한 사  한 사   한 

생 체 다. 그  돌림  지 다고 생각한다. 든 

 2 에  학 원들  에 한 생각과 행동  해보  하여 ‘ 돌림’

 주  하 , 미술 동  통해  내가 생각하  돌림에 해  

말, 행동, 상 , 그림 등  업하여 었다.

 학 원들에게 8 도 지  어주고 ‘ 돌림, ’에 해  말, 

행동, 상 , , 그림 등  게 해보 고 하 다. 학 원들  집 하

여 하  습  보 다.   후, 학  재  실  상  

하여 들  업한  고, 함께   시간  가 다.

 학 원들   하  들에게 맞  것, 하  습, 들  

돌리  습 등 다 한 습  하 다. 

  에  공통   것에 해   하  ‘ 리고, 맞고, 하고..’ 

등   것에 해  들과  었 , 우리 에   

  지에 한    들   리   여

 다. 연  돌림과  없  우리 학 에  어   해

 하 지에 해   에게  도  말  득  하고, 돌림  

 주고, 말도 걸어주고 하   것 같다고 답하 다.

 <  26> 2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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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 ‘감 ’  것  어  들   신  시하

   것 다. 그   돌림  고  상 진

행   다고 생각한다.

� 당하  가 하고 도 주다가 도 게  어 할

 걱 다.  당하  가  그게 지 하

다. 님   사실  고 계  한다고 생각한다.

� 돌림   어질수  행복해지고 돌림  단어  우

리들에게  질 것 다.

� 게 껴진다. 냐하  만  돌림 당하  가  

고 울 것 다.

학 폭 고 생각

 말과 행동 ?

� ,  상하게 하  말, 하  말

� 폭 , 폭행, 타, 리

�

� 돌림

�

� 듣  사 에게 마  상처  주  말

� 상    , 상  싫어하 .

돌림과  없

 우리 학 에  어

  해 할 ?

�   말  득  한다.

� 돌림   주고, 말도 걸어주고 하   것 같

다.

<그림 17> 2  ‘ 돌림에 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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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말  다  사

에게 달하  과 에 

한  생각 ?

� 답답하다.

� 거 게 변한다.

� 같  해  다고 생각한다.

� 직하게 하게 말해 한다.

�  상해지  게  생각하  별 다.

� 말  한  말하   수 다 그  다.

�  다.

� 말  달하다가 어  한 사  상하게  내  그  

 어  말 달  심해  한다  것  다.

� 가 많  변한다.

� 내가 다  에게 말할  하게  사실만 말해  한다.

� 심해  한다.

� 살   다.

� 말   하  그 게 하지  겠다.

 3  워 업  말 하  게  진행하 다. 학 원들  2   

후, 원  러  맨 에  에게 연 가 귓 말  한 후 순

 들에게 귓 말  달하고 맨 에  가 달   큰 리

 쳤다. 2   하게  달한 에게 본 프 그 에 진행할 그림  

 택할 수   공하 다. 

 11  한  2개   루어지  게 리  고 실 닥에 다. 

각 에  한  뽑  후, 연  뽑  사 에게 그림 한  보여주었다. 그

림  한  에  에게 그림  내  귓 말  달한 후, 순

 그림  내  달하 다. 맨 에  가 A4도 지에 들   

그림  한 후,  그림  벽에 고 말 달에 한 과 통에 

한    었다. 귓 말  말  달할 경우  단  에 한 

 달하  과 에   생하고 해  싸움  킬 수 다  

가 다.

 <  27> 3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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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상 하지 고 

업할  편한 

� 견   맞지  싸우게 다.

� 다  들  말도 없  내 것에 하여 편했다.

�  막 하  것

� 답답했다. 

� 상 하지 고 하니  많  하게 다.

� 역  에 편했다.

� 그리  어 고 말싸움  었다.

[ 시 그림]

<그림 18> 3  ‘ 닥 닥 그리 ’ 

  

 4  학 원들  3개   어 지에  상 하지 고, , 

말, 행동 도 상 하지  하  그림  하  업  하 다. 

 3  진 원들에게 각  신  하거  원하  색  매직  택

하 고 하 다. 들  신  마 에 드  색  택하  해  리  내

었다. 신  택한 색  변경할 수 없다  규  해  후, 업  시 하

다. 들 에  들  하고 싶어  상  시하고 그림  그리  

,  에  극  참여하  , 어  가 하   그  

하  업하  ,  신  것만 업하  , 다   역  

하  언어  동 가 갑  들    경우 등등 들  다

한 습  탐색할 수 었다. 

 언어  동  업   후, 들과 함께 원  러  상 하지 

고 업했     해 보 다. 사 통에 한 과  

닫  시간  갖 다.

 <  28> 4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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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통해  내가 원하  것도  못했다.

� 엇  그 할지 겠고, 역  하  것

� 막막했다.

� 말   하니  편했다.

� 심심했어 .

� 통  지  편했다.

 견  시당했  

 

� 어 상실

� 견  내지 다.

� 짜 고 고 하  싫어 다.

� 창피했다.

� 운했다.

�  럽다.

�  어 .

업하  어 웠  

� 싸우게 고,  게 었다.

� 말  할 수 없어 그리고 싶  것  그리지 못할 

� 견 돌

�  그릴지 생각하  게 어 웠다.

� 마  못 그린 것

<그림 19> 4  ‘ 언어 동 ’ 

  

b. 어 생 단계 (5-7 )

 어  견단계에  해단계에  돌림과 통  에 해  

한  해결할 어  생각해내  단계 다. 5  4   진행한 

언어  동  사하게 에  언어  동  진행하 다. 학 원들

 3개   고 지에  상 하여 하  그림  하  업

고 해주었다. 업  시 하  에 상 가 엇 지에 해   

었고, 들     것, 동하  것 고 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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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 원들에게 각  신  하거  원하  색  매직  택

하 고 하 다. 신  택한 색  변경할 수 없다  규  해  후, 업  

시 하 다. 

 간  처  각  리 리   습  보  업  하  것에 

해  동하  습  보 지 다.  견  맞지  처    동

  하지 고 시 하지 못하  습  보 다. 한 가  만 그림

 그리 고  하 , 다  도 다고 하   역  어  그리

고 하 다. 그러다가 만  그리  견  갑  시가  다   

연  그리 고 하 다. 들  연  그리  에  갈색  

지 과   그리고, 다  가  그 주  동  그리  

시 하 다. 어   극  업에 하  가하 , 어    

매직   그림  그리  습  보 도 하 다. 

   처 에   견  지  습  보 다가, 한 가  

견  시하  상 가 시 었다.   00가 주도  견  시하

고,  동하여 견   겁게 업하  습  보 다. ‘ 다’  주

 각 가 역  어  그림  그 고, 들  색  하  00가 “막

해~~어차피 망쳤어”  말  하 , 다    들  망 지 다  집

하여 지  다하  습  보 다.   한  고, 

에 한  하고   시간  가 다.

 연 가 그림  상 하  그릴  들과 견  돌   어떻게 

해결하 지에 해 , 들  다수결 원  하거 ,  견  다 

해  그림에 고 했고, 어  들    견  택했다고 하

다. 연 가 지   업 말고 평 에 들과 어울리다가 견  돌   

어떻게 해결하 지 , 다수결  원  거 , 상   결 한다고 하

, 수  견  시  경우가 많다고 하 다. 

 우리  사 통하  리 해 없   하  어   해

 할 지에 한 질 에    들어 다,  견  시하지 

다, 견  해 다. 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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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견 돌  생  에  

어떻게 하 지

� 다수결 원 에 다.

� 가   보  한다.

� 수  견  시해 .

� 내  해 .

� 뇌  .

� 상   결 해 .

�   견  결 해 .

� 리 큰  겨 .

   해가 

생 지 게 하 ..

�   지 들어 다.

�  말  시하지 다.

� 말  해 다.

� 내가 듣지도   함  달하지 다.

� 뒷 담  하지 다.

�  척 하지 다.

사 통에 한  

생각

� 별  상 하고 하  싸우지  상 하지 고 하니 

견  맞지  싸우게 다. 그  사 통  하다.

�  마  통하지 니  편했다.

� 말없  못살 것 같다.

� 사 통  해  신  원하  쪽     것 같다.

�  생각   하  것

� 사 통   해  한다.

� 사 통  없    것 다.

� 사 통   업  쉽게 할 수 다.

� 다  들과 사 통  하니 진  었다.

� 사 통   어  가 편하게 할 수 다.

� 사 통   필 한 것 같다.

� 사 통   생각  말할 수 어 다.

<그림20> 5  ‘언어 동 ’ 

 <  29> 5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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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내가  ?

� 가 과 여행갈 

� 가 과 맛  거 러 갈 

�  러 갈 

� 시험   보  

� 동산 갈 

� 웃  , 가 웃  

� 볼링  

�

 6 에  들과 간단  워 업게  진행한 후에 학  들에게 내 에 

 감 단어들  엇  지에 해  어보 다. 들   들어 

 하 고, , 열, 슬픔, 우울, , 행복, 짜 , , 감동 등  감 에 

해  말하 다. 감 에 한 탐색  신  감 뿐 니  타  감  살펴보

고, 신  스트 스  연 한 에게  에 해  다루고  하

다.

 학 원들에게 도 지  어주고  었다. 원들에게 각 가 

  감     감   가 어  상 지 생각해

보 고 하 다. 생각  한 후에  한 쪽 에  내가 가  주   

감 과 다  쪽 에   감 에 해  색  미지   해보 고 

하 다. 들   집 하여 업  진행 하 다.   후, 학

 재  실  상  하여 들  업한  고, 함께 

  시간  가 다.

 들    감  맛  것   ,  볼 , 핸

드폰 할 , 게 할 , PC 에 갈 , 신  하  연  볼 ,  

   하 다.  감  PC 에 못갈 , 수업시간에  

 , 꾸 들  , 동생  말  들  , 가 리고 할 , 사  

간질 할 , 신만 고 식실갈 ..  등  하 다.

 학  들과  계에   감  들  언 지 , 신  

고 들 리 귓 말   할 , 할 ,  다고 하  진짜 

플  등   었다. 러한 감  들  어떻게 해결하 지 , 

같   하거  시한다고 하 다.

<  30> 6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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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할 

�  볼 

� 고  볼 

내가 가  ?

� 가 내 뒷담  할 

� 에게 한 척 할 

� 학원가  싫  

�  들  

� 시할 

� 리  공

� 가 릴 

� 가 돌릴 

� 스마트 폰 사  

� 게 에  질 

� 시험에  게 하  틀  

� 동생   게 행동할 

     

어떻게 하  가 리

지

� 내 한 들  재 게 해  

� 러갈 

� 운동할 

� 책 

�  보

� 신 게 다.

� 리  지 다.

�  듣 ,  

� 게 하

� 시간 지

� 참 다.

� 맛  거 

� 동생 리 ,   리

� 에게  어

� 그냥 들 고 웃

� 하

<그림 21> 6  ‘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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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학  에  주 

 감 과 그 상

� 재미 다(   )

� 우울한 감 (스트 스  )

� (   )

� ( 님 할 )

� , 행복( 들과  )

� 짜 (짜 게 하  들, 내가 하  연  할 , 게

에  질 )

� (  )

학  에   스트

스

� 리   에

�  들 에 스트 스

� 공  수행평가

� 청

� 핸드폰  

� 차별

� 수학할 

� 생님들  내말  시할 

� 들  싸움

� 들  시 럽게 할 

� 들  맘  할 

스트 스  해 할 수 

  ?

� 운동

�  리

� 참 다.

� 거  게 하

� 하

 7 에  학 원들  스트 스  상  언 지 하고  감

 해 하  업  하 다. 학  에  가  스트 스   가 언 지 

어보니 가 신  뒷담   , 한 척할 , 착한 척할 , 공 하  것, 

언가  못하   청 하  것, 수행평가, 생님들  간 , 학 공사  

해 운동  없  것 등  들  답하 다.

 별   어 주고 각 가  어  신  학  에  스트

스   매직  해보 다. 에 스트 스  쓰고  후, 별  

에  담  함께 리   감  산해보 다. 들  

함께 신 게  다. 동  마 리  후  감    

트릴   어 지 , 학 원들   신 고 시원했다고 하

다.

<  31> 7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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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사진 보

�  리

� 시 가만  

� 샌드  하

�  말하

� 개 지

� 직하게 말하

� 울

� 책

� 신 지 찢

� 맛  거 

� 재미   하

<그림 22> 7  ‘스트 스 ’ 

c. 실행단계 (8-10 )

 실행단계에  8~10  하 ,  단계에  원 체가 학 에 

한 만 감과 공동 식  시킬 수 도   하 다. 

 8 에  워 업   들  찬해주  찬릴  시간  가 다. 들

 찬  할 에  경청 하  규  하 다. 연 가  학 원 

 한  찬한 후, 찬   가 릴  순  찬  하 다. 찬릴

가 고, 우리학   과 고쳐  할 에 해   었다. 

 ‘ 다운 우리 ’   우리 에  할 것과 가 할 것들  

엇 지 생각해본 후, 포스트 에  하고 지에  업  하 다. 우

리 학 에  가  할 것   것 에  심, 사  , 돈,  것, 

우리  들, 심, 지  순간  동심, 간 , 지 , 싸가지, 믿 , 역지

사지, 행복, 커플 등  고,  할 것  , 심, , 행, 싸우  

것, 못  생각(쟤 죽 고 싶다,  죽어  해), 슬픔, 망, 수업시간에 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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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우리 에  계  

해 가  할 것

� 간 , , 심

� 행복, 사  

� 역지사지

�  신감

� 착한 마 , 

� 우 , 믿

�

� 하지 

� 간

� 매  찬

� 사 과 신뢰

�  격

� 심과 개

우리 에  계  

해  할 것

� 하

� 말, 못  생각들

� 한 마

� 폭

� 싸움, 다

� 돌림, 

� 개

� 신

� 갈등

� 싸가지 없  것

 가  한 

� 가  같  다.

� 우  들한   습  보 다.

� 당  한다.

�  하고 해한다.

� 에  해한다.

�  돕 다.

� 하지 고, 실 해진다.

� 착해  한다.

� 과 폭  하지 다.

� 사 게 지낸다.

� 싸우지 다.

말, 커플 지 들, 고 질,  싸우 , 리 , 폭  등  었다.

 싸움  어  상 에  주변 들  어떻게 하 지 , 싸우  담 생님

께  맞 다고 하 다. 어    하다가 내 , 싸움 경  재미

어  냅    보 다. 우리 학 에   할 것 에  해  고

 수   엇  지 , 싸움  말린다, 하   시한다, 

담 생님께 도움  청한다. 등  하 다.

<  32> 8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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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한다.

�  하고,  시키지 다.

�  지내고,  말  건다.

� 심  갖 다.

주  내   

   찾

  

� 내게 게  많   몰 다.

� 가  찾 주어   다.

� 럽다.

�   거린다.

�  생각하다보니  생각들  꾸 다.

� 단    어 웠다.

� 에게  다.

� 숨겨진  찾  매

� 내가 생각하지 못했  내  게 었다.

<그림 23> 8  ‘ 다운 우리 ’ 

 

 9  도 지에 각  닥  그리고 가운 에  쓴 후, 가   

에 별 원들  들에게 돌 가   과 고마웠  에 해

  도 지  겨가   해주었다. 업 후, 연 가 닥에 쓰  

 보  학 원들과   지 맞  보  게 (착하고 공  하고 

정  많고, 마  고 착한 친 는 누 )  하 다.

  학 원들     질  하고 들   답하 다. 

연 가   하 ,  맞  게  하  거워하 , 

   마다 수  쳐주었다.

<  33> 9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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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천사가 주   

  ?

� 찮게 만들어   다.

� 그  그랬다.

� 다.

� 한 가 천사가 어 다.

� 어  지 해가  었다.

� 가 천사가 지  었다.

� 재미 다.

� 하   것   다.

프 그  통해 우리학

에 변 가 생겼 ?

�   해진 

� 폭  간 없어 다.

� 들과 사 가 다.

� 지 겠지만 도움   거 같다.

� 해 다.

� 우리  재미 어 다.

�  동    것 같다.

� 웃  많 다.

� 동심  러 다.

� 겠다.

�  근해 다.

<그림 24> 9  ‘ 찬  닥’ 

  

 10 에  학 원들  각  천사  뽑  후, 만지   하여 천

사에게   만든다. 한  포 지에 어 포  후 신  천사에게 

 주  고마운  한 가지  하 다. 한, 미술 료 프 그  

극  참여한 원  들   뽑  상  수여하고, 프 그  마

리에 한 감   동  하 다.

<  34> 10  동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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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본 연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통해 

등학생   참여행동   변 시키고, 학 생 만 도  가시키  

한  실시 었다.  해 행연  학 집 , 지각  학 규 ,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등  프 그  고찰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연  Ⅰ)하고,  실행하여 그 

과  보고  하 다(연  Ⅱ). 

본 연 에  얻  결과   경  행연  고찰   연 별  

하  다 과 같다.

A. 

1. 연  Ⅰ: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연  Ⅰ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 가  해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 다. 프 그  

개 과  단계별    하  다 과 같다.

본 연 에  창  (2011)  에   4단계  하 , 1단계 

수립, 2단계  프 그  , 3단계  프 그  운   평가, 4단계 

본 프 그  개  루어 다.  에 근거하여 프 그  개 하 , 개

과 에   직 하여 하   달 할 수 도  하 , 프 그  

  지  역할  하고,  시 어  평가가 체계  진행   

수 다고 보고하 다( , 2009; , 2007).  

프 그  개  1단계 수립단계에  동 에 경험하   특  

하 고, 행연  검 하 다. 청 들   가해-피해 행동  

하여 살, , 우울 , 상 후 스트 스 , 사  격  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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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사  고 다. 에 본 연  동   청  건강하게 

보낼 수 도  프 그  개  하 다.  해 본 연 에  체계  

근  해 학 단  상담에 한 한 해  등학  학 단  운 에 

한 한  경험  가지고  등학  사 8  상  가 

뷰  통해 도 사  실시하 다. 우(1995)   사  직한 

상태  재 상태 사  차  미하 , 사  태  사, 뷰, 

찰 등  사 할 수 다  견해  수 하여 본 연 에  뷰  통한 

도 사  실시하 다.

도 사  헌연  통해 가해  피해  심  루어   

 프 그 들   에  어  학  체   상  

식하여 주변  변 시키고  하 다.  미 (2006b)  연 에  다수

 립    피해  어  시   가해-피

해   도에  어  주변  변 시킬   감 다고 

보고하 다. 그러므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여 학

단  상담에 함   참여행동에 변   수  것  보

고, 그러한 변  학 생 만 도  진시킬 것   수립하 다. 

2단계  프 그  에  과 에   검  하고, 프

그 에 포함  동  수집하고 리하여 프 그  하 다. 프 그   

해 , 학 집   지각  학 규 , 학 생 만 도, 창 해결

, 집단미술 료에 한 들  검 하 다. 창  (2011)  행연  

  체 하고  근거한  택하여 다 한 료  수집

하거  새 운 개  통해 직  한 후 연  실시하게 다고 하 다.

 연  검  결과,  참여행동에  가해  피해  한 프

그  한계  보 , 가해 에 한 주변 들   동  변 시키  

한 프 그  연 가 필 한 실 다. 집단  계 에  하  체집

단 과  식하고 학생집단 체   참여행동  상  생각하  

식   필 하다고 본다. 그러  해  학 단  상담  필 하다. 학 단

 상담  근  개  학  단결   강 시키  학 집  향상  학

 에   하  처럼 어  학 규  변 시  

에 한 참여행동  변 시키  해 학 단 미술 료 프 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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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  

학 단 미술 료  진행하  해  창   해결하고 어  

산 하여 실행계  우  창 해결  하 다. Isaksen  Treffinger 

(2004)  창 해결  상생 에  가  수  상 거  창

  해결해  하  경우에  질   · 해하고 에  어 

새 운 어  실행계  울    수 다고 하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3단계 10  하여 가 집단에게 

내 타당도  검 다.

3단계  프 그  운   평가단계에  2단계에  한 프 그  

연  실행하고 평가하  단계 다.  해 본 연  프 그  개 차에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한 단계  내   동  , 학 단  집단운 , 프 그  과 등  

검하고  보 하  해 연  실행하 다. 연 에 해 한 

내  살펴보 , 창 해결  학 단 미술 료에  학 들  

어 간  감  상 신뢰  하고,  참여행동  

하여 상담  진행하 에 하 다. 한, 미술  한 숙한 근  

들에게 거 감과 감  감 시 다.  프 그 에 참여하도  

도하여 신뢰감과 사 통 진   계  경험하고  학  과

에 몰 할 수  과  보 다.  같  결과  매체  한 미술 동  

학 단  등학생들에게 어  항  감 시 , 미술 동   

계 에  료  사 하 므  과  볼 수 었다  주 (2012), 재

원(2003), 신지 (2013)과 사한 결과  보고하 다.

그러  학 단 미술 료 프 그  진행하다보니 학  원수(21~24 )에 

한 동과 과 그 과  에  어  역동  다루 에 각  진행 시간  

한 것  평가 어 별 주  내  수  보 하 다. 그 내   

살펴보 ,  프 그 에  어 견단계  동내   신 지 

동  만들  통해 학  내에  과  어 산  지 못하여  프

그 에  삭 하 다. 한,  생원  에 하  들 간  감

에 한 해 과 각 개  스트 스    해 하  에 

가 생하   수  보 하 다. 



- 102 -

 4단계  본 프 그  개 단계  연  통해 수  프 그  동과 내

, 략  하  단계 다. 본 연 에   프 그  수  보 하여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본 프 그  하 다. 본 프

그  개 하여 연  Ⅱ  통해 실험집단에게 실시하여 과  검 하 다.

2. 연  Ⅱ :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과 검

본 연  Ⅱ에  연 Ⅰ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에게 실시하여 그 과  검 하고  하 다.

 

1)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참여

행동에 미  과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참여한 실험집단  집단에 

해 프 그  료 후  참여행동  , 피해  어 , 가해 동

, 가해 , 피해 에 변 가 었다. , , 가해동 , 가해 , 피해  실

험집단  집단에 해 미한 감  보 , 피해  어  미한 

가  보여 가  1  지지 었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학 집   학 규  학 단

 상담에 개 시킴  학 원들  사 통  하게 하고 과  상

 통해  학  시 ,  참여행동  변 시킬 수 

었다.  

 학 집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개 시  , (2012)  동

업 심 집단미술 료가 등학생  우 계   변 시 , 학

집 에도  과가 다고 보고하 다.  집단미술 료 프 그  

함에 어 학생들 리 상   계  하고, 한 사 통  

탕  공동  미술  해가  동 업 심  하 고, 각 별 

프 그  학 집  하   다룰 수 도  하  

다. 강 미(2006)  집단미술 료  한 각 진 훈  프 그  학

단  원에게 하여 집단 집  향상에  과가 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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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미술 료가 동    미지  함  집단에 한 

매  향상시키  여하 다고 보 , 프 그  동에 참여하  동  학

 개 에 도움  었다고 하 다. 

 처럼 학 집   학 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개 시  학

원들  상  통해 집단  감  집단  단결   강 시키고 학

 내 규  변 시  학 원간  한 간 계  지하고  하

다. 

 한, 창 해결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실시한 

실험집단  집단에 해  참여행동에 변 가 타났다.  학

원들에게 어  산 하고 그에   해결  한 실행계  워 

하   보여진다. 러한 결과  미 (2012)가 창 해결

 한 집단미술 료 프 그 에  미  감과 해결  향상에 

과가 었다  결과  한다.

 러한 변 가  참여행동 변 에  향   것  볼 

수 다.  진향(2004)  집  강  프 그  통하여 집단 돌림에 한 

동  감 시키  과 었다  결과  한다. 한 수(2012)  등학

생   한 학 단  독 료프 그  등학생   

 한 탄  진에 과가 었다고 하 다. , 독 료프 그  

 피해경험  감 시키고 가해행동  감 시키  과 었다  결

과  매체  한 상담   가해   피해  행동 변 에 향  

주었다  본 연  결과  사하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학 원에게 미술 료  

하    동 과  에  숙한 매체  하여  감  

시킬 수 었다. 한 학 원간   동  통해 사 통에 한 한 

 워 갔다. 에 한  해 하  해 원 각 가 

어  산 하고, 계  우   동  통해 러한  해결하  

에  과 었다.

2)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학 생 만 도에 

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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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참가한 실험집단  

집단에 해 프 그  료 후 학 생 만 도가 통계  하게 가하

다. 학 생 만 도 하 역  학 생  에 한 만 , 수업 , 동간  

간 계,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등  통계  미하게 가하

여 가  2-1, 가  2-2, 가  2-4  지지하 다. 그러  학 생 만 도에  가  

2-3 사에 한 만   가  2-5 학  리  경에 한 만  통계

 미한 차  보 지 못하 다.

 CPSM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에 학 집   학 규  학 단

 상담에 개 시킴 , 학 원들  사 통  하게 하고 과  상

 통해 학  시  학 생 만 도  변 시킬 수 었다.  

 한, 학  내에  미술 동  통해 극 고 상  없  에게 사

통   공하고, 학 원 간에 동  진행하  상  하고 어

색한 도 해질 수 었다  , 연  보 연 가 수  학

  통해 학 원  억  감  보다 하게 할 수 도  도

주었다  에  미술 료가 도움  었다. 한 학  내에  ‘ ’  ‘우리’  

감과 연 감   신뢰하고 우  계  개 하   도움  주어 

학 단 미술 료 동  학 원에게 과 고 할 수 다.

  같  결과  주 (2012)  연 에  학 생 만 도에 한 체 수가 

미하게 변  타내었다  결과  한다. 학생들  미술 료에 참여한 후 

동등한 사   사  계    들어주  동  통해 사  

 계  욱 하게  시 했  집단 동  통해 들과

 사 통과 상  많  경험하  신감  복하고 학 생 에 극

  시 했다  보고  한다. 한, 동 업 심 집단미술 료가 등학

생  우 계에  향  다  (2012)  연 결과  한다.

, 미술 료가 학 생 만 도  든 하  역에  통계상 미한 차 가 

타 지 다  (2009)  연  차  보 다. 본 연  해 볼 

 본 연 에  학 생 만 도  하  사에 한 만   학  리

 경에 한 만  통계상 미한 차 가 타 지 다. 그  

해보 ,  각 학 마다 사  향과 가  차 에  학 원  

에 차 가 다고 볼 수 , 사  도에 해  수행하고, 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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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 어, 도  강 에 해 얽매여  수 다. 한, 프 그  진행

하  시 에 들  마 껏 뛰어  수  학  운동  공사 었 므  

리  어 움  었  것  사료 다.

 

  같   하여 본 연 가 가지   살펴보  다 과 같다.

 첫째,  참여행동 변  하여 가해  피해   연 가 

닌 주변 에 한 연  통해 학 체 원   상  보고 

학 단  상담  처 한 에 가 다.

 째, 학  단결   강 시키  학 집   학  에  원들  행

동  고 공  학 규  학 단  상담에 개 시킴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에 가 다.

 째,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학 단  

 통하여 등학  6학  학생들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  가시킬 수  시사하고 다.

   B. 결   언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하여 

  과  근거  다 과 같  결  내릴 수 다.

첫째,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학 집 과 

학 규  학 단  상담에 개 하여 프 그  개  차  그 내   

프 그    근거에 맞게 개 었다.

 째, 본 연 에  개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학 원에게 공하여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 가에 과가 검 었다. ,  참여행동에  

, 가해동 , 가해 , 피해  통계  미한 감  보 , 피해  

어  미한 가  보 다. 학 생 만 도  통계  미하게 가

하 , 하  사에 한 만   학  리  경에 한 만  통

계  미한 차  보 지 못하 다.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  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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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참여행동  변 시키고 학 생 만 도  가시키  

과  재  하 다.  향후 학  내 학 단  상담에  청

들  한 과  재 프 그   수  가  시사하고 다. 

, 미술매체  한 학 단  상담  프 그  동  통해 가해  피해  

뿐만 니  학 체  원들에게 상담   수  것  보 다.  

  연  결과  결   후 연  한 언  다 과 같다. 

   첫째, 본 연  상 가 주 역시 지역  b 등학  6학  학 에 한  

어 므  연 상  폭  지역    학  다 하게 어 

하  연 도 필 할 것 다.

   째, 본 프 그  개  후 과검  해 연 가 직  프 그  진행하

, 본 프 그  타당도  하게 검 하  해  객  평가  내

하므  후 지  프 그    가 한 연 가 필 하다.

   째, 본 프 그  료 후 지  과  보  한 후검사  실시하

지 못하 다. 프 그  과  지니  해  후검사  통해 프 그  료 

후에도 지  과  지하  가에 한 평가가 필 할 것 다.

   째,  프 그 에 한  과  지원  해 학 , 

지역사  그리고 가  연계  수 도  책  뒷  필 할 것 다. 한 

학 에   에 한 다 한 근  프 그  개 어 공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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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 

가  해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과 

  본 연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여  등학  6학  학 원에게 공하고 그 과  검 하고  하 다. 상  

연  달 하  해 연 Ⅰ과 연 Ⅱ  하여 다 과 같  진행하 다. 

연 Ⅰ에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고  

개 단계에   수립하고 에 합한 내  하여,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2학 원  상  실시하 다. 후 연  과  평가 

· 하고 수  · 보 하여 가집단에게 내 타당도  검  학 단 미술 료 

프 그  개 하 다. 

연 Ⅱ에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학 원에게 공하여,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과  

검 하 다. 

미술 료 프 그  G지역 B 등학  6학  2학  실험집단 21 , 집단 

24  상  학 단 미술 료 본 프 그  10  실시하여 그 과  검 하

 주 한 연 결과  다 과 같다.

첫째,  참여행동에 한 변 에 도 실험집단  집단보다 미

한 결과가 었다. , , 가해동 , 가해 , 피해  실험집단에  집단에 

해 미한 감  보 , 에 피해  어  미하게 가하 다.

째, 학 생 만 도  실험집단  집단보다 미한 결과  보 다. 학 생

만 도  하   학 생 , 수업 , 동간  간 계,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한 실험집단에  집단보다 미한 결과  보 다. 그러  

사에 한 만   학  리  경에 한 만 에  실험집단과 집단  

미한 차  보 지 못하 다.

 해보  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학 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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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    참여행동  학 생 만 도에 미한 차 가 었다. 

상  연 결과  통해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프 그   단계에  개 었  할 수 었다. 

그러므  본 연 에  개 한 창 해결  한 학 단 미술 료 프

그  등학  6학  학 원들에게 학 에  지  공한다  

 참여행동  변   학 생 만 도에  변 가  수  것  

사료 다. 

주 어 : 창 해결 , 학 단 미술 료 프 그 ,  참여행동

         학 생 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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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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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주신 학 생님들, 들 고맙습니다. 한, 하트 피  상담  

님들, 민 생님, 재신 생님,  생님,  생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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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동역    함께   민  생님,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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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하고, 함   채워주  언  내 편  사 하  , 삶  

동  진  님, 우리 가  큰  복    시 과  

함께한 사 스런 , 들  엄마  것   고 감사하게 생각하 , 사

하  마  가득담  사 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가  에게 큰  

, 매 순간  주  식처 니다. 

 한 해에  산하고, 지 마  수 었  것   님, 시 님  

격  원  없었다  할 수 없었  니다. 항상 원해주신 님께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경합니다.

 

  마 , 료사  공  처  시 했  심  억하겠습니다. 지 운 

료사가 도  생  워 가겠습니다.

  하고 할  신에게, 한 각  에  열심  살고  든 

들께 수  보냅니다.

 사 하고 복합니다.

 

 2014  12월

 미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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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가 집단 내 타당도 문지

   

    2. 또래 힘 참여행동 검사지

    3. 학 생활만 도 검사지

    4. CPSM  한 학 단 미술치료 본 프 그램 

           회 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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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가 집단 내 타당도 문지

내용타당도

래괴롭힘참여행동변화 학교생활만족도

증가를 해창의 문제해결모형을 용한

학 단 미술치료 로그램개발 효과

바쁘신 가운데 논문에 한

로그램과 설문지의 문가 내용타당도 평가를 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 구 자 :최 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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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CPSM을 용한 학 단 미술치료 로그램 내용타당도

 창 문 해결 형  한 학 단 미술치료 프 그램  내 타당도  평가하  

한 문지 니다. 각 문항  고 해당 는 에 V  해주십시 .

문항

1 2 3 4 5
매우 

합

하지 

않다

합

하지 

않다

보통

다

합

하다

매우 

합

하다

1. 본 프 그램  창 문 해결 형에 

합하게 어 다.

2.  프 그램 내 들  프 그램  

 달 에 하다.

3. 본 프 그램 내  또래 힘 참여

행동에 향  미칠 것 다. 

4. 본 프 그램 내  학 생활만 도에 

 향  미칠 것 다.

5. 1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6. 2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7. 3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8. 4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9. 5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10. 6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11. 7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12. 8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13. 9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14. 10회   활동내  알맞게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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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 ?

  지   문지는 여러  학 생활에 한 생각  

알아보  한 것 니다. 신  생각과 상태  직하게, 

빠짐없  답해주시  니다. 

  여러  답해주신 결과는 비  보 , 연   

에는 사 지 않  것 니다. 여러  답변  연 에 

큰 도움  므  실하게 답변해주시  탁드니다.

본 문에 해주  진심  감사합니다.

2014. 4

학  학원 미술심리치료 공  미

지도 수 : 학  상담심리학과 택호 수

설 문 지

      6학년          반         번호    이름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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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검사 에는 여러 가지 내   실  습니다. 각  하나하나  

그  내  평  ‘  신   나타냈는지’ 또는 ‘  신  생각과 같

지’   단하여 다 과 같  답안지에 답하  니다.

문 항
혀

아니다
아니다 그 다

항상

그 다

1. 나는 또래 힘 상황  보고  체 한다. 1 2 3 4

·[ 혀 아니다.]라고 생각하 , 1 에

·[  아니다.   ]라고 생각하 , 2 에

·[  그 다.   ]라고 생각하 , 3 에

·[항상 그 다.]라고 생각하 , 4 에 O  해 주 .

◎ 여러  생각 그  답하시  니다.

◎ 한 문항도 빠짐없  답해주

◎ 시간 한  없 나  수 는  빨리 고 빨리 답하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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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문    항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다

항상

그

다

1 나는 또래 힘 상황  보고  체 한다. 1 2 3 4

2 나는 또래 힘 상황  보고 그냥 지나친다. 1 2 3 4

3 나는 또래 힘 상황에  가만히 는다. 1 2 3 4

4 나는 또래 힘 상황  보아도 평  내 할  한다. 1 2 3 4

5 나는 또래 힘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 만 한다. 1 2 3 4

6 나는 또래 힘 상황에 별 심  없다. 1 2 3 4

7 나는 힘 당하는 아 에게 힘과  다. 1 2 3 4

8 나는 힘 당하는 아   아 다. 1 2 3 4

9 나는 힘 당하는 아  해 다. 1 2 3 4

10
나는 힘 당하는 아  도 주  해 힘 상황  

생님께 말씀드린다.
1 2 3 4

11 나는 다  친 들에게 힘 당하는 아  도 주라고 말한다. 1 2 3 4

12 나는 다  친  히는 아 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1 2 3 4

13  친 들  한 아  힐  에    다. 1 2 3 4

14 다  아 가 누 가  히  시 하  나도 같  힌다. 1 2 3 4

15 나는 누 가 힘  당하고 , 경하 고 간다. 1 2 3 4

16 나는 힘 상황  경하라고 다  아 들  다. 1 2 3 4

17 나는 힘 당하는 아  보고 비웃   다. 1 2 3 4

18
나는 힘 당하는 아   히는 아  도

  다.
1 2 3 4

19 나는 다  아  리거나  찬  다. 1 2 3 4

20 나는 다  아 에게 별  거나  한  다. 1 2 3 4

21
나는 다  아 에게 신체  애나  하여 린 

 다.
1 2 3 4

22 나는 다  아  돈 또는 물건  숨 거나 빼앗   다. 1 2 3 4

23
나는 다  아  히  치거나 사사건건 시비  걸었  

 다.
1 2 3 4

24 나는 여럿    고  한 아  끼워주지 않   다. 1 2 3 4

25
나는 어  아 에 한 나쁜 문  뜨  친 들  그 

아  싫어하게 만들었다.
1 2 3 4

26
누 가가 나에 한 나쁜 문  뜨   아 들  나  

싫어하게 만들었다.
1 2 3 4

27  아 들  내가 듣  싫어하는 별  거나  하 다. 1 2 3 4

28  아 들  나에게 히  치거나 시비  걸어 다. 1 2 3 4

29  아 들  는  러 나  끼워주지 않았다. 1 2 3 4

30  아 들  나  신체  애나 에 하여 다. 1 2 3 4

31  아 들  나  리거나  찼다. 1 2 3 4

32  아 들  나  돈 또는 물건  숨 거나 빼앗았다. 1 2 3 4

  2. 또래 힘 참여행동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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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문          항

혀

그

지

않다

약간

그

지

않다

보

통

다

약

간

그

다

매

우

그

다

1 학 생활  겁게 느낀다 1 2 3 4 5

2 수업시간  겁고 담없  느낀다. 1 2 3 4 5

3 생님  에   가워 달 가 사한다 1 2 3 4 5

4 우리 에  것  만 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5 실  공 할 건과 시   갖 고 다. 1 2 3 4 5

6 우리학 에 다니게  것  만 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7 학 생활  게 느껴진다. 1 2 3 4 5

8 학 에 는 시간  지루하고 짜  난다. 1 2 3 4 5

9 수업시간에 우는 내  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학 에  우는 내  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우리 생님  나  해하고 알아주신다. 1 2 3 4 5

12 우리 생님  나  귀엽게 여 신다고 느낀다. 1 2 3 4 5

13 학 에   친 들과  어울  생활한다. 1 2 3 4 5

14 학 에  나   현할 회가 많다. 1 2 3 4 5

15 실환경과 에 해 편  느낀다. 1 2 3 4 5

16 우리 학  주  환경에 해 만 하고 다. 1 2 3 4 5

17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것  다. 1 2 3 4 5

18 특별활동  나  에 맞는다. 1 2 3 4 5

19 학 에  피곤한  고 시간   간다. 1 2 3 4 5

20 학 는 질  규 만  무 강 한다. 1 2 3 4 5

21 학  상 나 평가가 공평할 가 많다. 1 2 3 4 5

22  견  수업시간에 한다 1 2 3 4 5

23 숙 가 무 많고 차다고 느낀다. 1 2 3 4 5

24 학  공 가 체  담스럽다. 1 2 3 4 5

25 생님들  무 고 한 경우가 많다. 1 2 3 4 5

26 생님들  공평하거나 편애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27 마  고 야 해도  생님  계신다. 1 2 3 4 5

28 학 에  고 야 할 친 가 다. 1 2 3 4 5

29 학생들끼리는 경쟁보다 협동  다. 1 2 3 4 5

30 다  학  학갔  겠다. 1 2 3 4 5

31 우리 학 는 시  무 하다. 1 2 3 4 5

32 우리 학 는 학 수, 학생수가 많아  담스럽다. 1 2 3 4 5

33 실에  내 리는 편할 가 많다. 1 2 3 4 5

34 학 에는 필 한 행사가 많다. 1 2 3 4 5

35 학 행사에 무 거 고 담스럽다. 1 2 3 4 5

36 학 에  단체행사  할 는 겁다. 1 2 3 4 5

 3. 학 생활만 도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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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나  개합니다. 회 1회

     친 감 형   상호신뢰  돕는다.

 비  활동지, 볼 , 사 , 색연필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친  빙고게

   ㉠ 미리 비한 16칸에 친  개  각  러 다닌다.

   ㉡ 16칸에 친   다  연 가  호 하고 집단원  

칸 에  삭 하여 4  하  빙고가 는 게 다. 

10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연 가 미리 비한 활동지  나누어 다.

   ㉠ 활동지  칸에  생각해보고 답  한다.

   ㉡ 업  끝난 활동지  치료사가 , 친  맞  15고개  

진행한다.

¡ 학 원  생각하는 친 에 해   나눈다.

30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학 는 고 편 하게 진행  하 ,  산만하지 도  

주 한다.

   4. CPSM  한 학 단 미술치료 본 프 그램 회 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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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든 

것!  ID, 어, 한

 등)

☺ 별칭과 그 미 ☺ 여생  마칠 지 가 해

보고 싶  ?

☺나는 특별하다 냐하 ☺나는 엇  하지?

가  하고 싶  것? 하는 운

동? 하는 공 ? 하는 ? 

하는 래?

☺ 나에 해 가  마 에 들

지 는 

☺내가 가   할 수 는 것 ☺ 가  가보고 싶  곳 ☺ 나에게 가  한 가지

☺ 내가 가  행복할  

울 

☺ 내가 하는 TV나 라  

프 그램

☺  가  많  하는 고민

☺ 나  혈 형 .. ☺ 생 날 학고 싶  친  

3

☺ 하고싶  말

♡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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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돌림! 회 2회

     상호신뢰  고 학 규  형 한다.

 비  색상지, 사 , 색연필, 연필, 지우개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다함께 차차차

   ㉠ 학 원  원  그  동그랗게 마주   는다.

   ㉡ 닥  닥에  어뜨리지 고 학 원 가 한 에 

어 는 연습  해본다.

   ㉢ 연 가 ‘다함께’라고 호  치 , 학 원들 ‘차차차’  

치  한 에 어 다.

10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신  생각하는 돌림( , 학 폭 , )에 해   

나눈다. 

¡ 연 가 색상지  개 당 1  나누어 다. 

   ㉠ 색상지에 신  생각하는 돌림에 해  는 말, 행동, 

상황, 그림 등  현해본다.

   ㉡  후, 친 들   보  견  나눈다.

15

15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내가 생각하는 돌림에 한 화  학  친   호 하지 

도  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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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닥 닥~그림 회 3회

     효과  사 통 달  운다.

 비  A4도화지, 매직, 그림 카드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말 하  게

   ㉠ 2  나누어 게 한  는다.

   ㉡ 치료사가 맨 에  친 에게 귓 말  내  달한다.

   ㉢ 내  달  친 는 순  한  귓 말  내  달하고 

맨   친 가 해들   큰 리  친다.

10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2개   나눈다.

   ㉠  나눌  개별포  어 는 2가지 색  가진 카라  각 가 

뽑게 한다.

   ㉡ 뽑  카라  포 색  같  사람끼리 한  룬다.

¡ 11  한  2개   루어지  게 리  고 는다.

¡ 각 에  한  뽑  후, 치료사는 뽑  사람에게 그림 한  보여

다.

¡ 그림  확 한 친 는 에  친 에게 그림  내  귓 말  

달한다.

¡ 순  그림  내  달한 후 맨 에  친 가 A4도화지에 

들   그림  현한다.

¡  후, 벽에 고 통에 한 느낀   나눈다.

30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들  귓 말  화 시 심한 난  치지 도  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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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쉿! 그 회 4회

     효과  사 통 달  운다.

 비  지, 매직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웃  사랑하십니

   ㉠ 학 원  원  그  고, 술래  한 후, 술래가    

      뺀다.

   ㉡ 술래는  는 어느 한 원에게 가  “ 웃  사랑하십니 ?”

질  한다.

   ㉢ 질  답에 라  리 동  하고, 리  차지하지 못한 한 

원  다시 술래가 어 게  계  진행한다.

10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3개   나눈다.

   ㉠  나눌  개별포  어 는 3가지 색  가진 릿  각 가 

뽑게 한다.

   ㉡ 뽑  릿  포 색  같  사람끼리 한  룬다.

¡ 8  한  3개   루어지  8색 매직  별  나누어주고, 

각  원하는 색 하나  한다.(개  한 색상 만 그림  그리고 

친 들과 색  돌 쓰지 는다.)

¡ 지에 각 원들  런 말과 행동  하지 고, 하나  그림  

한다.

¡  후, 벽에 고 각 별  나  그림에 한  나눈다.

30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비언어  협동 업 시 어  식  하는지 심하게 지 보 , 원 

각  역할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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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 하  그 회 5회

     효과  사 통 달  우고, 학 규  형 한다.

 비  지, 매직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찾 라, 감!

   ㉠ 5~6    한  는다.

   ㉡ 연 가 시하는 다   단어에 순   주어 말한다.

   ㉢ 별  든 원  감에 공하는 시간  잰다.

10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3개   나눈다.

   ㉠  나눌  개별포  어 는 3가지 색  가진 릿  각 가 

뽑게 한다.

   ㉡ 뽑  릿  포 색  같  사람끼리 한  룬다.

¡ 8  한  3개   루어지  8색 매직  별  나누어주고, 

각  원하는 색 하나  한다.(개  한 색상 만 그림  그리고 

친 들과 색  돌 쓰지 는다.)

¡ 지에 각 원들  견  나누어 하나  그림  한다.

¡  후, 벽에 고 각 별  나  그림에 한  나눈다.

30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협동 업 시 사 통  어  식  하는지 심하게 지 보 , 

원 각  역할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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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감 사 회 6회

     학 원간  체감  형 한다.

 비  도화지, 사 , 색연필, 크 스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감  맞

   ㉠ 연 가 비한 얼  카드  보여 다.

   ㉡ 카드  주 공   맞 고, 어   그런  짓는지 

나눈다.

10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여러 가지 얼  는 도  각 원들에게 다.

¡ 도화지에 신  가  주 느끼는 감  4가지  택하여 업해본다.

¡  후, 신  감 에 해  나누고  감 과  감 에 

한 해결  원들과 나눈다.

30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친 들  느끼는 감 들에 해  해하고 공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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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스트 스 !! 회 7회

     학 원간  체감  형 한다.

 비  . 매직,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 병 리, 닭 (  짤  활  가능한 워 업)

   ㉠ 처 에 든 학 원   어 처럼  동그랗게 고 

      게 돌 다닌다.

   ㉡ 게 돌 다니다 만나는 원과 가 , , 보  하고,  

사람  병 리가 어 날개 짓  하  또 돌 다닌다.

   ㉢ 병 리가  사람들끼리 다시 가 , , 보  해   사람  

닭  다.

10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학 원에게  나누어 다.

   ㉠ 신    각  당한 크  다.

   ㉡ 원들  에 매직  신  스트 스 는 내  한다.

   ㉢ 한 내  한   한 후, 비한 에 별  

담는다.

   ㉣ 다 담  후, 별  빨리 트리   진행한다.

30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트릴  신체   해 다치거나 싸우지 도  

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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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운 우리  회 8회

     학 원 간에 사   상호신뢰  고, 학 규  형 한다.

 비  지, 포스트 , 사 , 색연필, 연필, 지우개, 스티커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칭찬릴

   ㉠ 친 들   찾 보 , 학 원  한  한 친  칭찬한다.

   ㉡ 칭찬   친 는 ‘고맙다’는 사  한 후, 다  친  

칭찬하  지  게  어나간다.

   ㉢ 학 원 체가 칭찬   수 도  한다.

5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학 원들과 우리 에   할 것과 가  할 것  엇 지 

 나눈다.

¡ 포스트 에 신  생각하는 우리  할 것과 가 할 것에 

해  그림 나 , 색  현한다.

¡ 현한  원들  지에 도  한다.

¡ 지에  내  연  함께  나눈다.

35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우리 에   할 것에 난  친   쓰지 도  

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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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칭찬  닥 회 9회

     학 원 간에 사  고, 친 감  학   한다.

 비  도화지, 사 , 색연필, 연필, 지우개, 스티커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 워 업 : 끼리끼리 만나

   ㉠ 동그랗게 큰 원  그리고  후, 학 원  한  하나  

주  (  : 경 쓴 사람)   해  말하  원 에 는 사람들  

      한 짝  들어간다.

   ㉡ 또 다  원  다  주  말하  또 한 짝  들어간다.

   ㉢ 계  복해  마지막에 남  원   는다.

5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각  나누어  도화지에 신   본뜬다.

¡ 본뜬 도화지  원들에게 돌리 , 친 에게  , 고마웠  

 한다.

¡ 현한  원들과 함께 돌 가   나눈다.

35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워 업 활동 시 원들 찰하 ,  심  가질 수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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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천사게 회 10회

     효과  사 통  우고, 친 한  학  한다.

 비  만지락 , 포 지, 빵끈

단    계 활동내 시간

도    

¡ 사나누  

   연  학 원  함께 사  나눈다.

¡ 학 원들과 함께 한 규칙에 해   나눈다.

5

    개

¡ 늘 진행 할 프 그램에 해  개  한다.

¡ 연 가 미리 비한 친 들     친 들  천사  

뽑  통  비한다.

¡ 한사람  나  천사  뽑  후, 뽑  천사는 개  보지 고 보 연

에게 달한다.(각  신  뽑  천사가 누 지 지 못함)

¡ 천사  다 뽑 다 , 만지락  하여 나  천사에게   

만들어 본다.

¡ 한 는 포 지에 담  포 한다.

¡ 연 가 나  천사  하는 시간  갖는다.

¡ 나  천사가 호 , 내가 만든 과 천사에게 칭찬한마  하고, 

천사는 ‘고마워’라는 말  한다.

35

   리

¡ 활동마 리

   ㉠ 늘  활동  통해  느낀 에 해   나눈다.

   ㉡ 에게 수친 후, 주변 리  한다.

5

진행시

사항

¡ 만지락   만들   누 지  천사에게 주는 므  

껏 만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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