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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icjump-ropeactivityself-esteem

andmetalhealtheffects

Younsuckyoung

Advisor:Prof.Park,Jun-HeePh.D.

MajorinDance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ChosunUniversity

Conductedastudyofelementaryschoolstudentsafterschoolinordertoinvestigatethe

impactofself-esteem andmentalhealthinthemusicskippingtrainedprofessionalswith

threemusicskipping2012nyeonMay15toMay31to310studentsofthreeelementary

schoolsurveywasconducted,andpatientsafterdescribedthepurposeandcontentsofthe

Noticeandthequestionofself-administration(self-administrationmethod)wereused.

Harter(1985)Children'sself-perception scale(Self-Perception ProfileforChildren)

basedonasurveytooltomeasureself-esteem,usingascaledevelopedtoapplyyieunhae

sinsukjaeOPPORTUNITIES (1992)in Koreaforchildren andperformedtomeasure

mentalhealthHanKyung-Sook(2006)usedthistooltostudyfortheformalizationand

frequencyanalysis,frequencyanalysis,descriptivestatistics(descriptiveanalysis)using

thestatisticalprogram SPSS(Ver.18.0)factoranalysis(factoranalysis)andCronbach's

α coefficientswerecalculatedandthemeanandstandarddeviationforeachquestion,the

reliabilityisverified.

Finally,therecognitionprocessinordertoverifywayANOVA analysis(one-way

ANOVA)wasconducted.

Suchabasis,thefollowingconclusionsweredrawn.

First,thestudyfindingsaccordingtothegenderoftheparticipantMusicRopeskipping

themusicwasonelementaryschoolchildren'sself-esteem andmentalhealthi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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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edzone.

Second,itwasseenasaresultofthestudy,accordingtotheparticipant'sgrade

skippingmusicontheEffectsonelementaryschoolchildren'sself-esteem andmental

healthofthemusicskipping.

MusicRopeparticipant'speriodofparticipationinthestudyfindings,themusicwason

elementaryschoolchildren'sself-esteemandmentalhealthintheaffectedzoneskipping.

Fourth,thefindingsaccordingtotheparticipant'srateofparticipationinthemusic

skippingmusicskippingonelementaryschoolchildren'sself-esteem andmentalhealthin

theaffectedzonewas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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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A.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고도화된 산업의 발달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주

5일제 근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 장에서도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고

있다.특히 학생들의 여가시간 증가는 특기,흥미, 성 등 교육의 다양성을

요구하기에 이르 고,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과 보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 인 교육복지를 구 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이고자 방과 후 학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창조 지식

기반 국가 건설을 한 교육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학생의 인성을 함양하

고,소질과 성을 길러주기 해 2000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을 1개 이상의

단체 활동이나 체육� 술 활동,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극 권

장하고 있다.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체력 하 건강 문제 해소,체육

과 교육에 국가 � 사회 요구 반 과 과거의 스포츠 는 운동 기능 심을

신체 활동 가치 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체육과 운 문제의 해소를 통한 질

높은 체육 교육을 제공하며 신체 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 가치를 함께 학

습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 자원부,2007).

한 스와는 달리 넘기에 기반을 둔 동작을 통해 부끄러움이나 쑥스러

움이 많은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최신트 드나 유행에

민감한 아이들에게도 합하며,인내심, 동심,즐거움과 자아존 감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규칙 인 운동을 통한 신체 자기개념의 변화,그리고 신체 자기개념의

향상에서 일반 인 자기개념의 변화로 이어지는 검증을 해 신체 자기개

념의 측정은 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그 Fox와 Corbin(1989)이

개발한 신체 자기지각 로 일(physicalself-perceptionprofile)은 신체

유능성과 련된 체력,신체 컨디션,매력 몸매,스포츠 유능감의 4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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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신체 자기 개념의 구성 요인으로 개념화하고 나아가 자신의 신

체를 일반 으로 평가하여 보다 직 으로 일반 인 자기개념과 자아존 감

을 상할 수 있는 신체 자기개념의 이론화를 시도했다(장용주,2006).

자신의 신체에 한 정 인 평가는 아동의 사회성,정서함양과 함께 자아

존 감 향상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자아존 감이 낮을 때에 부분의

아동은 일시 인 정서 불안을 느끼지만,일부에서는 우울증,자살,비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등학교 시기의 다양한 신체활동은 이러

한 정서 불안정함과 부정 감정을 발산하여 마음을 정화시켜 정서 안정

을 이루고,자신감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자신에 한 정 인 자아상과

자아존 감을 심어 수 있다.

이러한 신체 자기 지각과 자아존 감이 정 으로 발달하기 해서는

성공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개인에게 심을 기울이며 으로 수

용하고 보람 있는 시도에 믿음을 주는 것이 강조된다. 넘기 운동은 많은

신체 활동 에서 좁은 공간에서 구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특히 음악에 맞추어 다양한 스텝,손과 발동작,춤동작 등을 하게 혼합하

여 만든 새로운 넘기 운동 형태로 놀이하듯이 즐겁게 뛸 수 있어서 신체활

동 참여가 은 아동들에게 연속 인 과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허

공숙,2002;장용주,2006).

하 신(2007)의 등학생 정신건강 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등학생

에서 정신건강상 문제를 가진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학교 시

의 체육활동 참여는 심신발달,운동에 한 흥미 증진 스포츠 활동의

요성과 필요성을 최 로 인식하게 되는 시기로서 매우 요하며(안민석,

2002), 문가들은 규칙 인 신체활동이 개개인의 정신 ∙신체 건강에

정 인 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상 으로 성장기에 치한 등학생일수록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지속 인 운동참여는 활력과 자 심을 향상시키고 우울과 긴장을 완

화시키면서 더불어 체 과 체지방을 이는데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성

주,강성구,2001).

운동과 정신건강의 상 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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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man(1986)정신건강에 한 연구를 통해 운동이 정신건강에 매우 유

익하고,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직 인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고,김

태흥(1994)은 운동선수 집단이 정신건강에도 높은 수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한정된 시간 속에서 등학생들의 자아존 감과 정신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한 실 인 안으로 넘기가 있지만,일반 인 넘기

는 그냥 을 넘기만 하는 동작을 반복해 아이들이 곧장 실증을 느 으며,

이에 새로운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음악 넘기다.기존의 넘기에

비해 음악과 결합한 안무를 첨가시킨 음악 넘기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

키고 극 인 참여를 유발하기에 좋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 넘기를 통한 등학생들의 자아존 감과 정신건강

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B.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등학생의 음악 넘기를 통한 자아존 감 정신건강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으며,음악 넘기 참여가 자아존

감과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체육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 자료로 활용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C.연구문제

연구문제 1.음악 넘기 참여가 성별에 따라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음악 넘기 참여가 학년에 따라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음악 넘기 참여가 기간에 따라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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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음악 넘기 참여가 횟수에 따라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

D.용어정의

1.음악 넘기

음악 넘기는 리듬 넘기라고도 불리는데,음악에 맞추어 다양한 스텝,손

과 발의 동작,춤동작을 섞어가며 놀이하듯이 즐겁게 뛰는 넘기를 말한다

(김수열,2004).

2.자아존 감(Self-Esteem)

학자마다 조 씩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1967)의 정의

를 사용하고자 한다.자아존 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요하며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 믿는 자신의 능력, 요성,성공 여부 등 자기 자신에

한 평가 는 단으로써 개인의 사회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심 특

성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1)일반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에 한 일반 평가를 의미한다.

2)사회 자아존 감은 다른 사람에 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해 느끼

는 감정이다.

3)가정 자아존 감은 가정에서의 자신의 가치 인정 정도와 부모와의

계성에 한 감정이다.

4)학교 자아존 감은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에 한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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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신건강

정신건강이란 개인과 사회가 건 한 역할과 교범을 시행하고,바람직한 인

간 계에 한 이해와 존 을 통해 균형 있는 자아실 행복추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 정신 병리학 인 정신질병의 유무로만 단정 짓

기보다는 정상 인 사람의 정신상태 까지를 포함하는 포용 인 의미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개인생활을 극 ,

정 으로 유지하며 타인에 한 존 과 이해로 건 한 인 계를 가지며

리 사회발 에 공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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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A.학교체육의 종류

학교에서 행해지는 체육활동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정과체육수업과 정

과체육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발 시키고자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내 특

별활동으로서의 체육특별활동 그리고 교내활동에서 벗어나 특별한 이나 클

럽의 형태로 조직하여 행해지는 로그램으로서 조직 방과 후 체육활동과

자율 으로 참여하는 비조직 방과 후 체육활동으로 나 수 있다.이를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정과체육 수업과 특별활동

정과체육수업은 학교체육에서의 주된 수업으로서 교사가 교육자의 입장에

서 피교육자인 학생을 상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체육교육과정을 학교의 책

임아래 의도 이고 계획 으로 행하는 체육수업을 의미한다(박용연,1990).

따라서 정과체육수업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의해 목표에 맞게 개발된 교

과내용은 교사가 지침에 따라 목표를 잘 반 시켜 교수활동을 해야 한다.따

라서 실제로 정과체육수업은 야외수업인 경우가 많으며 신체를 통한 교육이

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개인차가 상당히 많다.교사는 학습자 개인의 흥미와

학습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지도의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표 활동은 신체활동의 심미 요소를 이해하고 창의 으로 표 하며 다양

한 표 유형과 문화 특성을 감상하는 데 을 둔다.여가활동은 일상생

활에서 신체 여가 활동이 가지는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를 인식하고

체육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올바른 여가 문화를 자기 주도 으로 만들어가는

데 을 둔다.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은 자치활동, 응활동,계발활동, 사활동,행사활동의

5개 역으로 구성된다.각 역별 구체 인 활동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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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정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운 할 수 있다.

특별활동에서는 특히 학생의 자주 인 실천 활동을 시하여 교사와 학생

이 공동 의하거나 학생 자신의 힘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

여 실천하게 한다.아울러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문화풍토를 고려하여 특색

있고 융통성 있게 운 하는 것이 요하다.

2.방과 후 체육활동

방과 후 체육활동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종목을 정하여 정과체육수

업시간이외 방과 후 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날 행해지는 체육활동을 뜻한다.

이는 참가자가 참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되고 시간의 제약이나 심리

인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즉 정과체육수업은 교과내용이 정해져 있으나

방과 후 체육활동은 운동종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시간활용

과 충분한 활동기회가 있다.교내활동으로는 학교에서 주 하는 체육 회 운

동부활동 그리고 방과 후 자율 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이 있으며 교외활동

으로는 공공체육시설,사회체육 련기 그리고 사설 스포츠 센터 등에 참

여하는 조직 인 체육활동과 개인,가족이나 친구들과 학교시설이나 기타 지

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발 이고 비조직 인 체육

활동이 있다.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비조직 인 체육활

동은 건설 인 여가선용의 한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비행에 방 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나아가 정과체육시간에 배운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학교를 졸업

한 후에도 상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체육에 직 참여하는 매

역할을 할 수 있다(김혜정,1999).따라서 정과체육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체

육활동의 취약 을 보완하고 보다 이상 인 체육활동을 해서 학교에서 방

과 후 체육활동 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한 입시 주의 학교교육

으로 학업 생활에서 받은 스트 스를 해소시키며 기분 환을 하여 학생들이

재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체육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용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스포츠 종목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방과 후 체육활동은 학교에서의 행사나 경기로 인하여 방과 후 체육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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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체육클럽활동으로 축구부,야구부, 스,비보이 등의 클럽을 두

어 주 1회 정도의 클럽활동을 행하고 있다. 한 비조직 자율체육활동은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기간의 증가와 함께 학교의 시설과 용구가 학생들에게

개방되면 인 인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

다.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은 근성 부족과 일부시설은 임 운 이며 학교의

시설은 운동장이나 농구골 에 한정 되며 용구의 개방도 실 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입시 주의 교육여건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해 크게

기 할 수는 없는 실이다.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야간체육을 지

원하며 공공,학교,민간체육 시설의 유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등,

방과 후 체육활동의 종목을 늘리고 체육시설 장소,지도자, 산 등의 지

원을 하여 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체육클럽활동이 효율 으로 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 황

2009년 체 학교(11,164개교)의 99.9%(11,160개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

하 으며, 체 학생(7,391,064명)의 59.5%(4,395,451명)가 방과 후 학교에 참

여하여 학생 참여율이 2008년 52.8%에 비해서 5.7% 증가하 다. 한 학교

별 학생 참여율은 등학교는 2009년 등학교 체학생 3,474,395명

1,890,070명이 참가하여 54.5%의 참여율을 나타냈고,2008년 46.4%의 참여율

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과 후 학교의 운 형태는 학교장 심으로 운 하는 형태와 탁운 의

형태가 있다.학교장 심 운 에서 학교의 역할은 수요조사, 로그램 개설 운

,평가 등을 총 하는 것이며,운 차는 비단계,계획단계,심의단계,운

단계,평가단계의 방과 후 학교 기본 업무 처리 차를 따르고 있다. 탁 운

은 방과 후 학교 교육 로그램과 강사와 련된 운 의 권한 는 책임을

다른 사람 는 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

교의 운 주체 개방을 통해 사교육비를 감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학교

자율화계획’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이 조치로 방과 후 학교 련 사업 추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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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

로그램

특기 성

로그램

등 돌

교실
계

등학교 37,615 97,748 4,524 139,887

학교 87,793 22,494 - 110,287

고등학교 112,744 12,023 - 124,767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09).

표 1.방과 후 학교 운 황

가 지역 심으로 이양되고 방과 후 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수립한 시∙도별 운

계획의 범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으로 운

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의 비 리단체 소속 강사만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지고 학원 강사 리단체의 참여가 가능해졌고 체

능과 같이 특기 성에 한정 던 과목이 교과 주요과목까지 확 되게 되었다.학

교 장에서 운 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한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방과 후 학교 로그램 유형

∙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로그램은 교과 로그램,특기∙ 성

로그램, 등 돌 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 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등학교 방과 후 학교 로그램 운 황을 살펴보면 체 로그램에

하여 교과 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26.9%,특기∙ 성 로그램이 차지하

는 비율이 69.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학교에서는 교과 로그램이

79.6% 특기∙ 성 로그램이 20.4%를 차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로그

램이 90.4% 특기 성 로그램이 9.6%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와 비교하여 보

면 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특기 성 로그램이 활발하게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등학교에서는 자녀의 학업성 향상 보다

는 소질의 계발에 심이 많은 등학교 학부모들의 이해와 방과 후 학교에서

는 정규학교시간의 주어진 학습내용에서 벗어나 개인의 심과 흥미가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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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선택하여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이해가 반 되어 있는 것이다.

등학교 방과 후 학교 로그램 운 이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특이할만

한 은 등 돌 교실을 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등 돌 교실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소득층의 증가 등으로 자녀를

한 방과 후 교육과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등학교 어린이를 한 방

과 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사회 참여 활동을 극 으로 지

원하고자 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운 되는 로그램이다.

2.방과 후 체육활동의 목

가.건강의 증진

학생들은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이 증진되며 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인 건

강도 얻을 수 있다.한 많은 성공기회의 습득으로 자신감을 획득하고 자아

실 의 욕구도 충족시켜 정신 인 건강도 얻어진다.즉,방과 후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신체 ,사회 ,정신 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운동 기능의 향상

학생들은 방과 후 체육활동을 통해 운동 기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아 정규 체육수업에 학습한 운동기능을 더욱 심화․숙련시

킨다. 한,정규 체육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한 체육활동을 경험함으로 다양한

운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기능이 향상되어 진다.

다.사회 성격의 발달

학생들은 방과 후 체육활동의 참여로 인해 집단의 의지에 자신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법을 배우며 스포츠맨십,페어 이 정신,용기,집단에의 충성

등과 같은 바람직한 성격을 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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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여가의 선용

방과 후나 주말의 자율 인 체육활동은 건설 인 여가의 활용 방법으로 건

하게 여가를 활용함으로서 시간의 안일한 소비와 사회 비행 행동을 방

한다.

다시 말해서 방과 후 체육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크리에이션의 경험과 경기에 한 만족,신체활동을 통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

C.외국의 방과 후 학교 운 사례

1.미국

미국의 방과 후 학교 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2008,

이연숙).하나는 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학교와 한 계를 가지면서

청소년들의 기 학력 증진 등 교육 성취를 증 시키는 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안 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 곳에서 학습활

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방과 후 학교 유형별 특성(홍후조,이승미,민부자,2005)을

살펴보면,맞벌이 부모의 자녀 보호를 한 ‘학령기 아동보호’,청소년 문제

행동 방을 한 ‘청소년 개발’,학력격차 해소를 한 ‘보충∙심화학습’, 술

∙체육 등 특정 역의 기능 개발을 한 ‘특기 성개발’등으로 구분된다.

방과 후 학교 참여 후 청소년 비행,약물남용과 같은 ‘부정 행동의 감소’,

자기 효능감,학습습 과 같은 ‘학교성공과 련된 태도와 행동 증가’,숙제완

성,성 향상과 같은 ‘학습성취 개선’의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는 이때에 청소

년의 자기 효능감과 소속감 청소년 문제 행동 방을 한 로그램은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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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국에서는 과거부터 방과 후 학교 활동이 수행되어 왔으나,이러한 활동

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2005년부터 국가 으로 ES(Extended

School)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2008).국 정부는

모든 은이들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 한 실 하도록 하는 정부 로그램

(ECMS:EveryChildMattersandSchool)을 가지고 있다.이 로그램은 ‘모

든 학생들의 삶의 기회를 개선한다.’는 비 하에,학생의 ‘건강’,‘안 ’,‘즐거

움과 성취’,‘극 기여’,‘경제 풍요’를 돕는다는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의 방과 후 학교 유형별 특성(홍후조,이승미,민부자,2005)을 살펴보

면,풍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한 ‘특별활동’,교육과정 연장으로

서의 정규수업 ,후나 수업 간의 비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인 ‘보

충∙심화 학습’,정규 수업시간에 부과된 과제를 집에서 하거나 학교의 보충

수업시간에 하는 ‘숙제 심활동’으로 구분된다.

방과 후 학교 활동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높은 심

을 보이고 있다.특히 보충∙심화학습의 내용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충분히

소화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교과학습이나 시험을 실시한

후 틀린 내용을 교정해 주는 것 심으로 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이연숙,2008).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한 장 으로 특별활동에서는 자신감

을,보충∙심화학습에서는 성 향상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와 같은 숙제 심활동과 탄력 인 시간 운 은 학습 부진아와 주말

로그램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방과 후 학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랑스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세우고 있는 랑스 정부는 사회,경제 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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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능력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학력격차 문화 격차를 학교 밖이 아니

라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는 극 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성,2007).

랑스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지방자치 기구인 시청의 주도하에 교사 채용

에서부터 로그램의 운 까지 이루어진다.

특히 등학교에서는 아침 일 출근하는 부모를 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르드리’로그램이 있다(배수옥,2006).

오후 방과 후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학업지도’를 한 것과 자신의 ‘특기

성’을 살리기 한 로그램이다.학업 지도 로그램은 학교에서 운 하는

것과 시에서 지정한 특정 회가 운 하는 장소에서 학업지도를 받는 방식이

있으며, 녁 방과 후 활동에는 ‘학업지도’와 ‘아뜰리에’가 있다.

랑스는 수요일,토요일이 휴업일로 이 두 요일에 학생들의 보육과 우수

한 로그램을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 은 지역 시청에서 독자 인 건물과 산을 가지고 운 하는 음악,무용

교육을 담당하는 ‘콩세드바도아르’와 미술교육을 담당하는 ‘아뜰리에’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 과 수 장 역시 휴일과 수업시간 종료에 맞추

어 운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가 아닌 시청에서 운 한다는 것과 휴업 수업종료시간에

맞추어 운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 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4.독일

독일에서는 2차 세계 이 끝난 후 후 복구 때인 1947년에 이미 방과

후 활동에 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그리고 1960년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한 방안으로 방과후학

교가 도입되었다(진보람,2008).

창기는 보육 로그램이 주축이 되었는데,이는 후에 경제가 속히 부

흥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사회 으로도 더 많은 여성

인력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독일의 방과 후 학교는 이 게 여성의 사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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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 요구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 방과후학교가 재 독일의 온종일학교(Ganztagsschule)의

신이다.

재 온종일학교는 독일 . 등교육에서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 종일학교는 첫째,청소년의 기술과 역량을 더욱 개발하고,가정환경으로

인한 교육 불이익을 없애기 해 실시된다.온종일학교는 소외된 학생,이

민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특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온종일학교는 부모,친구,이웃 간의 과 계가 차 약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심리 사회 인 발달을 돕고,성인세계로의 통합

을 진시키며,사회통합을 유지하기 해 필요성이 제기된다.

온종일학교의 형태는 자유형(open),부분 의무형(partcompulsory),의무형

(fullcompulsory)으로 구분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2008).

자유형 온종일학교란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제공되는 활동에

한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학교를 말하고,의무형은 모든 학생

들이 의무 으로 참여해야 하는 방식이다.복합 인 형태는 방과 후 로그

램 일부는 강제로,일부는 선택하여 듣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보통 1시경이 되면 정규수업이 모두 끝난다.학생들은 집에 가

거나 지역 사회 기 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그러나 온종일학교

에서는 오후 4시경까지 수업을 한다.학교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로그램으

로 편성된 것을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 에 편성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정규수업 과목과 방과 후 과목의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심식사

가 제공되며 등학교는 수면 시간을 주기도 한다.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생

들은 특별활동으로서 취미활동을 하거나 는 다른 강좌에 참여한다.개설

강좌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다르다.온종일학교는 개 일제로 운 되며,

부모의 요구에 따라 월요일에서 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학생들을 돌보아

수도 있고,합의에 따라 일주일에 며칠만 학생들을 돌보아 수도 있다.

학교에는 온종일학교 로그램을 리하는 담자가 있는데,이 리자는

외부 사회단체에서 채용하여 보내 인력이다.인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온종일학교와 련하여 학교교사의 업무부담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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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방과 후 활동 기 인 Hort가 학교 장소와 시설을 빌려서 보육 로그

램을 운 한다.이 보육 로그램은 온종일학교와는 별도로 운 되며,참여하

는 학생들은 보육료를 지불한다.

독일의 방과 후 학교에서는 로그램 담자와 학생이 의무 으로 참여해

야 하는 의무형 활동이 있다는 것이 방과 후 학교 련업무로 고생하는 우리

나라의 방과 후 학교 업무담당 교사와 운 방식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5.스웨덴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 여성 취업률이 높은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에 한 권리에서부터 시작하 다.여성 취업률은 1970년 에

는 50%,1985년 75%,2006년 78%를 넘고 있어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은 나라

의 문제로 두되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필요성에서 시작되었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 은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가장 하게 표

하는 말로 국민들의 낙원이라 할 만큼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다.다른 나라에

서는 볼 수 없는 공립가정보육 시설이 보장되는 나라로써 1～12세의 아동을

상으로 부모들이 직장 생활을 해 집에서 자녀 탁을 원하면 각 가정으

로 아동보육사(childminder)를 견해 각 가정과 연계시켜 다(황보매,

2008).

1998년 이후 취학 학 , 등교육, 타임센터를 한 국가교육과정이

제공되었다.국립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의 질에 한 일반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고,방과 후 교육활동에 학교교사는 직 참여하지 않는다.

타임센터는 6～9세의 등록된 아동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개방 타임센터는 10～12세의 아동들을 한 활동을 제공한다. 타임

센터는 아동들이 등록을 하여 공식 으로 다니고,개방 타임센터는 등록

을 하지 않고 아동들이 자유롭게 다닌다.

10세 이상의 아동들은 부모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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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제공하는 방과 후 활동의 상이 되지 않는다.

지역구에서는 10～12세의 학생들을 한 센터에 음악,체육,연극,당구 등을

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놓고,아동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개인 는 단

체로 취미나 여가생활을 한다.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취업을 해 가정에 아동보육사를 견하는 방식은,

여성의 합계 출산률이 OECD 최 수 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

사 을 다.

6.덴마크

일반 으로 덴마크에서 학년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활동 로

그램에 참여하고,고학년이 되면,지역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활동 로그램

에 참여한다.최근에는 독일에서 시행하는 온종일학교의 향을 받아,온종일

학교 시범학교가 운 되고 있으며,정부는 온종일학교를 정책 으로 확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의 VirtualHomeworkCafe는 다문화 학생들을 배려한 사회 인 교육

제도(한국교육개발원,2008)로서 학교수업이 끝난 후 다국 가정 학생들이 자

유롭게 모여 컴퓨터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곳이다.다문화 학생들은 부모가

덴마크어를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언어교육을 제 로 받을 수 없

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 로 따라가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가 선

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덴마크에서는 HomeworkCafe

와 같은 언어교육 시스템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펜하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의 분포가 매우 높아 Virtual

HomeworkCafe와 같은 덴마크어 습득 시스템에 한 운 과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코펜하겐의 VirtualHomeworkCafe에는 십자단과 같은

사단체의 자원 사자들이 참여하여 코펜하겐의 역사,덴마크어 문장 읽히

기,받아쓰기 등을 지원하고,구 로그램에 자원 사 강사와 연결하여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Cafe는 시에서 재정지원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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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젠 세계화 국제화 되면서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문화국가로

변하고 있다.덴마크의 다문화 학생들을 배려한 이와 같은 교육제도는 국제

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 을 다.

7.일본

일본은 학생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배양하기 한 자기 교육력 확 를

해 특별활동,방과 후 활동 종합 인 학습시간 등을 통해 체험학습을 강

화하고 있다.일본 학교의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은 클럽활동과 부 활동으

로 이루어져 있다.

클럽활동은 지도교사가 주 하면서 정규시간에 주당 1시간 배당된 특활시

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나,그 시간이 연장되어 방과 후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우리의 방과 후 활동에 해당하는 부 활동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축

구,야구,음악 등의 과외활동을 의미한다.부 활동은 공식 으로 오후 6시까

지 모두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방과 후 학교는 주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휴무 토요일과 방학,그

리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로그램 개발 교육과 련되어 있다.당

방과 후 학교 교육을 추진할 때 주로 교육과정별 학습 총량의 경량화 주의

‘여유’있는 학교교육을 극 으로 실천하는 체험 강조 교육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재 학생들의 학력 하로 인하여 여유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력으로

서의 학업성취도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2011년부터 다시 주 6일제 수업으로

환원될 정이다.방과 후 교육활동 로그램 유형으로는 체험활동의 체제를

정비하고 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제,아동을 핵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역활

동 기회와 장을 확 하는 과제,가정교육에 련된 학습기회를 충실하게 하

고 상담체제를 정비하는 과제 등이 있다.

일본의 방과 후 학교 운 은 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한 략 차원에서

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자녀 양육 보호 부담을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

께 감수하는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 재 일본의 방과 후 학교 로그램은

지역 사회와 상당히 하게 연결된 평생학습의 잠재성이 발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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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은 지역 사회에 근거한 평생학습 사회가 정착(진보람,2008)되고 있

으며,이에 기 한 지역 교육활동이 자연스럽게 방과 후 학교 운 까지 주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표 된 것이다.장기 인 안목으로 사회 네트워크를

최 한 활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운 을 ‘교육복지 학교 안 망’차원

의 사업방식으로 극 운 하고 있다.

일본의 방과 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하로 인하여 주6일제 수업으로

환한다는 것이 면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와 조를 이루고 있다.

D.음악 넘기

1.음악 넘기의 정의

음악 넘기 운동은 리듬 넘기라고도 부르며 새로운 넘기 운동의 한 형

태로서 음악리듬에 맞추어 넘기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뛰기,춤동작,

게임을 하게 혼합하여 만든 넘기 운동이다(한국음악 넘기연구회,

2001).

2.음악 넘기 운동의 특징(장명숙,2004)

가. 넘기 운동은 리드미컬한 뛰기에 의해서 실시되는 유쾌한 신운

동이다.

나.자신의 체력에 따라서 자유로이 조 할 수 있고, 운동이 과도하

게 되지 않는 장 이 있다.

다.운동의 능력 특히 기민성,교치성,정확성,순발력이 길러지며 지배

력과 조정력이 발달된다(남기수,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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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내장에 한 효과는 심장과 폐장의 작용을 강화하고 액의 순환과

호흡기능을 왕성하게 하고 식욕부진,심장병, 산 과다와 확장의 회복에

단한 효과가 있다(오인구,2000).

마.음악 넘기 운동은 손과 발의 의 교치성 운동이다.

바.음악 넘기 운동은 수직,상 하,  후,좌 우로 뛰는 특수한 운동 구조

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스텝의 반복,춤동작,되돌려 뛰기 등으로 안무한다.

사.음악 넘기 운동은 강도 높은 에어로빅 운동이다. 한 남녀노소 구

나 할 수 있으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특별한 시

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2~3m 정도의 만 있으면 다

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신체상의 험도 따르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신체를

형성할 수 있다.개인 운동으로 혹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운동이기

도 하다( 한 넘기 회,1980).

아.많은 운동선수들이 비운동 는 정리운동으로서 긴장을 풀고,신체

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다.

5.음악 넘기의 효과

음악 넘기에서 심폐지구력의 효과를 연구한 Glenn(1980)는 넘기 할 때의

에 지 소비량은 평상시 보다 8~10배 정도가 되고 분당 박동수는 130~180이

다. 한 5분간 운동은 1500m를 힘껏 달리는 효과가 같으며,10분간의 넘

기는 30분간의 달리기와 같다고 하 으며, 넘기 할 때 인체의 무게 심

이동에 한 연구에서 Victor(1979)는 분당 넘기 횟수가 어지면 넘기

하는 사람은 의 회 리듬에 맞추기 해서 보다 높이 도약해야 하므로 결

국 단 시간당 운동량은 비슷하게 된다.

다양한 연구들에 의한 넘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 -

(1)음악 넘기 운동은 건강한 신체를 형성해 다.이것은 뛰기와 춤동작

을 통해 탄력성과 유연성을 길러주며 신 근육을 길러주며 건강인의 체격을

형성해 다.

(2)음악 넘기 운동은 인체 내부 기 을 튼튼하게 만들고 제 기능을 원활

하게 해 다.이것은 호흡기 운동으로서 호흡근을 강화시켜 체내의 산소 사

용량을 증가시키며 폐의 기능을 히 강화시킨다. 한 계통의 기능

강화로 압과 맥박수가 낮으면서 보다 많은 양의 액을 공 할 수 있게 하

여 심장을 튼튼하게 해 다(손형구 외1995).

(3)음악 넘기 운동은 율동과 리듬으로 정서를 순화시키고 스트 스를 해

소하여 심리 으로 안정을 가져오게 해 다(손형구 외,1995).

(4)음악 넘기 운동은 질병에 한 향력을 높여 다.호흡기 계통의 질

병의 천식,폐렴 등에 한 항력을 높이며 인체의 신진 사를 활발하게

진하여 고 압,동맥경화,당뇨병,심장질환 등의 순환기 게통의

질병에 한 험성을 하게 감소시킨다( 한 넘기 회,1980).

(5)음악 넘기 운동은 여럿이 함께 어울려 운동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동심을 길러 다(한국음악 넘기 운동연구회,1997).

(6)음악 넘기 운동은 문명의 병인인 운동 실조와 소외 고립화 상을

긴 음악 넘기의 단체 운동을 통해 교육의 시 과제인 운동을 좋아하고,

습 화하는 일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간성을 회복 시켜 다(이왈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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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음악 넘기 운동의 지도

음악 넘기 운동의 창작(한국음악 넘기 운동연구회,1997)

음악 넘기 운동은 아동들의 신체 발달과 운동 능력 수 에 합한 곡,뛰기

종목,뛰기 방법과 템포,운동시간,구성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창작하여야 하

며,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음악 넘기 운동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일 먼 해야 할 일이 곡의 선

정이다.좋은 곡을 선정하기 해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어울리는 내용의

곡이어야 할 것이며,뛰는 방법에 부합하는 템포의 곡이어야 하고,운동량이

아동의 체력에 알맞은 시간의 곡이어야 한다.그리고 처음에는 아동들이 즐

겨 부르는 노래나 래동요로부터 시작한 후 텔 비 의 만화 주제가나

아동들의 귀에 익은 곡으로 발 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나.곡이 선정되면 아동의 체력이나 운동 능력에 맞는 뛰기 종목을 선정해

야 한다. 등학교 학년은 처음에 1회선 2도약 양발 뛰기의 종목이 심이

되도록 구성한 후,차차 번갈아 뛰기와 엇걸었다 풀어 뛰기를 조 씩 섞어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다.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조정력과 지구력이

하게 높아지므로 단조로운 종목에서 탈피하여 엇걸었다 풀어 뛰기,엇걸어

뛰기,되돌려 뛰기 등의 종목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즐거움을 더해 다.

다.아동의 체력이나 운동 능력의 상태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 내에서

뛰기 방법과 알맞은 템포를 찾는 것이 요하다.

라.음악 넘기 운동은 그 목 이 신체 발달보다 사회  정서 발달을

더 요하게 생각하므로 시간을 무리하게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시간을 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마.여러 가지 춤동작이나 게임을 뛰기와 함께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음

악 넘기 창작에서 요하다. 보 인 단계에서는 춤동작이나 게임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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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서 뛰기의 비율을 게 하는 것이 의욕도 높이고 지속시킬 수 있다.아

동들의 체력과 기능이 차 높아짐에 따라 뛰기가 심이 되는 음악 넘기

운동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요하다.

7.음악 넘기 기본자세

가.먼 어깨의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나.양 팔꿈치는 겨드랑이에 붙이고 손잡이는 허리의 치에 둔다.

다.리드미컬한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여 손목으로 가볍게 돌린다.

라.자세는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 조깅 할 때의 자세를 취한다.

마. 무 높이 뛰지 말고 반드시 발의 앞부분으로 착지한다.

바.손잡이는 되도록 뒷부분을 가볍게 잡고 넘기의 윗부분을 엄지손가

락으로 살짝 르고 돌리면 의 회 력이 커져 훨씬 잘 돌아간다.

8.음악 넘기 할 때 유의할

가.몸을 무 많이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지 않는다.

나.얼굴은 턱을 가볍게 앞으로 당기듯 정면을 향한다.

다. 를 할 때 두 발을 앞으로 뻗으면서 뛰거나 뒤로 무 많이 굽

뛰면 발바닥 체가 땅에 닿아 에 충격을 수 있으므로 몸에 힘을 빼

고 양발을 모아 수직으로 가볍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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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

마.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에서는 발목이나 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

질 수 있으므로 흙이나 마루바닥이 좋다.신발은 딱딱하지 않은 쿠션이 있는

것이 좋다.

바.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피하도록 하고 무 과로하지 않고 운동

량을 당히 하도록 한다.

9.음악 넘기 로그램 구성방법

가.음악 넘기 안무에 있어서 뛰기 종목의 선택은 발달단계에 맞는 뛰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나.음악 넘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한 곡을 고르는 일이 음악

넘기의 양부를 결정하는 요한 것이다.

다.음악 넘기의 선곡에 있어서는 뛰는 사람의 발달단계에 어울리는 내

용,뛰는 방법에 부합하는 템포,운동량을 고려한 당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라. 보 단계에서는 흔듦이나 게임을 많이 넣어서 뛰기의 비율을 게

넣는 것이 의욕도 높아지고 흥미도 지속된다.

마.곡의 곡조와 템포를 악하고 곡이 몇 호간 인지를 악한 뒤,곡에

맞는 뛰기 방법을 몇 종류 골라서 음악 넘기를 구성한다.



- 24 -

기본동작 응용동작

개인

넘기

�양발 모아 앞으로 뛰기

(1회선 2도약à1회선 1도약)

�외발로 앞으로 뛰기

�제자리에서 구보로 앞으로 뛰기

�좌우로 벌렸다 붙여 뛰기

�앞뒤로 벌렸다 붙여 뛰기

� (앞뒤)으로 번갈아 2박자 뛰기

�엇걸었다 풀어 앞으로 뛰기

�엇걸었다 계속 앞으로 뛰기

�넓 다리 들어 뛰기

�앞으로 흔들어 뛰기

�앞으로 흔들어 에 내어 뛰기

�앞으로 흔들어 넓 다리 내어 뛰

기

�엇걸었다 풀어 뒤로 뛰기

�한 번 뛰어 앞으로 두 번 넘기

�제자리 되돌려 뛰기

�양발 모아 뒤로 뛰기

(1회선 2도약à1회선 1도약)

�외발로 앞에 내어 뛰기

�번갈아 2박자 뛰기

� 에 내어 뛰기

�가 바 보 뛰기

�십자 2박자 뛰기

�4박자 엇걸었다 풀어 구보로 뛰기

�4박자 엇걸어 구보로 뛰기

�2박자 넓 다리 들어 뛰기

� 으로 흔들어 뛰기

�앞으로 흔들어 굽 뛰기

�앞으로 흔들어 90도 뻗쳐 뛰기

�엇걸어 계속 뒤로 뛰기

�한 번 뛰어 로 두 번 넘기

�되돌려 으로 흔들어 뛰기

단체

넘기

�맞서서 둘이 뛰기

�한 로 도약 없이 긴 빠져나

가기

�한 로 1도약 하고 긴 빠져

나가기

� 으로 나란히 뛰기

�두 사람이 돌리고 한 사람 넘기

�앞으로 나란히 뛰기

�양쪽에서 도약 없이 엇갈려 긴 빠져

나가기

�양쪽에서 1도약하고 엇갈려 긴 빠져

나가기

�앞뒤 나란히 뛰기

�세 사람 으로 나란히 넘기

표 1.음악 넘기의 기본동작과 응용동작(윤상훈,1999)

10.음악 넘기 운동의 내용

음악 넘기 운동은 크게 개인 넘기 운동과 단체 넘기 운동으로 나 수

있다.음악 넘기 운동을 잘 하기 해서는 우선 기본 인 스텝과 팔 동작을

익 야 한다.음악 넘기 운동의 주요 내용인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에 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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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4도약 연속 뛰기

�긴 가 바 보 뛰기(손)

� 으로 나란히 한 사람 뛰기

�앞뒤로 번갈아 들어가 뛰기

�긴 공 드리블하며 뛰기

�한 사람 평행 복합 뛰기

�두 사람 어깨동무 복합 뛰기

�긴 연속 뛰며 뒤돌고 땅 짚기

�긴 가 바 보 뛰기(발)

� 으로 나란히 번갈아 연속 뛰기

�맞서서 두 로 뛰기

�긴 공 주고 받고 뛰기

�긴 후 뛰기

�두 사람 단독 복합 뛰기

E.자아존 감

1.자아존 감의 개념

부분의 인간은 안정되길 원하고 자기 자신에 해 높은 평가를 받기 원

하며 한 자기 자신을 존경하거나 존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 받기를

원한다.자아존 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 요소로써,자신을 정 으로 수

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주 욱,2002;김양순,2003).

김정선(1998)과 김은 (2000)은 자아존 감은 다양한 사회 상호작용의 경

험을 통해 형성되고 인간의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자신의 능력, 요성,

성공여부 등에 한 평가 단의 개념이라고 정의하 고,Coopersmith

(1967)은 자아존 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용어로서는 자기애,자신감,자기

수용,자기평가,자아개념,자아가치,유능감 등이 있으며 특히 자아개념은 자

아존 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하 다.

한편 CongerHuston와 Mussen(1884)은 자아개념은 일련의 기술 인 개

념으로써 자신의 특성에 한 정 는 부정 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자아존 감은 자신의 특성에 한 평가를 포함한다라고 하 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 감이란 자신에 한 부정 혹은 정 평가

와 련되는 것으로서,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한 자아개념은 자신을 상으로 볼 때,자신에 해

보는 인지와 감정의 총체이므로 자아존 감 보다는 훨씬 포 인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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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Maslow(1970)에 의하면 자아존 감은 인간의 5가지 욕구 의 하나이며 자신

이 심,인정,존경받을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와 한 계가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자아존 감은 4가지 요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첫째,자아존

감은 주요 타인(significantothers)에 의해 형성된다.한 개인의 삶 속에서

그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인정 그리고 심 있는 우는

개인의 자아존 감의 형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둘째,사회 성공의

실 속에서 자아존 감의 기 가 형성된다.한 개인의 자아존 감 획득은 개

인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직 내의 열망에 의해서 나타난다.셋

째,자아존 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직 내의

열망을 통해 여과되고 재구성되어 해석된다.마지막으로,자아존 감은 자아

존 감의 손상에 처하기 한 방법인 통제와 방어에 의해 형성된다.개인

의 자아존 감 손상이나 가치 하에 한 한 처는 불안,무력감 등의

경험을 일 수 있고,개인 인 평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다.

한,자아존 감은 성격이론의 입장에서 한 개인의 사회 행동역할을 결

정하는 심특성으로 간주되며,신종순(1990)에 의하면 자아존 감은 인간행

동을 설명하는데 요한 정의 특성으로 자아존 감이 높은가,낮은가에 따

라서 개인의 행동양식,성취동기,목표의 계획 달성,자아실 ,사회

응행동 등이 달라지 게 되는 것이라 하 다.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치 있고 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하며,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함과 동시에 진취 이고 활력 있는 삶을

개하게 되고,반면에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악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학 하며 열등감을 가짐으로써,자기부정,자아

불만족,자아경멸에 이르게 되어 안정되지 않은 심리상태와 소극 인 생활태

도를 갖게 된다(김 숙,1996;김양순,2003).

한편,자아 존 감은 개개인의 환경에서 요한 타자들,즉 부모,교사,친

구들의 태도에 향을 받는다(Coopersmith,1967).이러한 자아 존 감은 다양

한 사회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데,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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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나이 래와 자기 정도의 교육수 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새로운 과업

을 즐기며,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고 장래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반면에 부정 자아존 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확신이

없으며,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과업이 자신의 것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건을 좋아하지 않으며,기존의 것과 안 한 배격에 집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Coopersmith(1967)에 의하면 자아 존 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를 의미한다.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며,개인이

자기 자신을 능력 있고,성공 이라고 믿는 정도를 자아 존 감이라고 하

다.즉 자아 존 감은 개인이 자신에 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한 가치의 단으로 그는 자아 존 감 형성에 이바지하는 요한 요인 4가

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먼 의미 있는 타인이다.한 개인의 삶 속에서 그에게 의

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인정 그리고 심 있는 우는 그의 자아

존 감 형성에 큰 향을 미친다.두 번째 요인은 사회 성공의 실 속에

서 자아존 감의 기 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세 번째는 한 개인이 자신

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역 내의 열망으로 성공,승인 등의 경험

은 개인의 목표와 가치가 그 가치 역 내의 열망을 통해 여과 되어 재구성

되고 해석된다.네 번째 요인은 자아존 감 손상에 처하기 한 방법인 통

제와 방어를 들고 있다.개인의 자아존 감 손상이나 가치 하에 반응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능력은 불안,무력감 등의 경험을 일 수 있고 개인

인 평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다.

자아존 감과 같은 개념으로 자아개념을 가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이 두

개념은 구별된다.먼 자아개념(self-conception)은 다양한 역할에서 자기 자

신에 해서 가지는 기술 인 면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자아존 감

(self-esteem)은 역할수행의 만족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평가 태도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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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아개념은 일련의 기술 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한 정 는

부정 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자아존 감은 자신의 특성에 한 평

가를 포함한다.이상의 자아존 감의 정의 특성에 한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자아존 감이란 자신의 한 이지 ·평가 개념으로,행동과 성격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조정변화가 가능하다.

2.자아존 감의 구성요소

자아존 감의 구성 요소를 보면 Reasoner(1982)는 자아존 감의 하 요인

으로 안정감,자아감,목 감,소속감,능력감의 5가지로 나 고 이러한 하 요인

들의 향상을 통해 체 인 자아존 감이 향상된다고 하 다.Felkers(1996)는

소속감,능력감,가치감이 자아존 감 발달에 필수 요인이라고 하며 이 세

역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연되면 자아존 감의 요한 부분이 결여 된다고

하 다(권혜정,2007에서 재인용).

자아존 감은 여러 가지 하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최보가와

귀연(1993)은 자아존 감 척도 개발에 한 연구에서 자아존 감을 일반

자아존 감,사회 자아존 감,가정 자아존 감,학교 자아존 감의 네

가지 하 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 ,일반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에 하여 갖는 반 인 자아상을

말한다.이는 우리의 내 모습으로,자신이 어떤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한 개인의 생각이다.일반 으로 우리의 실제 특성에 해 갖

는 생각과 되기를 추구하는 모습 사이의 불일치는 아동에게 합리 이고 도달

가능한 도 이 되기 때문에 아동의 수행을 자극하고 발달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불일치의 정도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반

로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실패와 손상된 자아존 감을 갖기 쉽다.

둘째,사회 자아존 감은 친구나 기타 요한 타인과의 계에서 느끼는

자신에 한 태도를 말한다.여기서 요한 타인이란 아동의 감각 불안,무력



- 29 -

함,가치의 증가나 감소에 요한 향을 주는 사람이다. 요한 타인들은 자

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나아가 아동기에는 친구가 요한

타인이 되기 때문에 집단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 다양한 친구 계를 맺는 가

운데 사회 자아존 감이 형성된다.

셋째,가정 자아존 감은 가정의 상태에 한 개인의 느낌과 생각,태도

를 말한다.자신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가정과의 계가 안정되고 능률 으로

이루어질 때 가정 자아존 감이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가정에서의 행동도

안정감 있게 형성될 수 있다.자기 주 의 요한 가족구성원과의 역동 인

계를 통해서 자아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특히 가정 자아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이다.부모가 아동에게 이고 엄격하며 벌을 많이

수록 아동의 불안과 두려움은 커지고 강박 행동이나 축,공격 등의 부

응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넷째,학교 자아존 감은 자신의 인지 능력에 하여 갖는 자아상이다.

성공 과제 수행은 아동의 자아존 감을 높이고 다른 과제에 도 할 가

능성을 증가시킨다.동일한 수 의 자아존 감을 갖는 아동들도 성공 경험에

노출되느냐,실패 경험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학교 자아존 감이 변화한다.

의 최보가와 귀연(1993)의 자아존 감 구성 요인에 한 연구는 자아

존 감과 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언 되고 있으며,본 연구에서도

의 네 가지 역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3.자아존 감의 발달

Freud(1923)는 부모가 자녀에 한 벌과 칭찬이 자녀의 무의식 속에 하나

의 자아 형태로 각인 되어 있다가, 자아로 다시 재 되는데,이때 벌은 양

심으로,칭찬은 자아존 감이 된다는 것이다.형성 시기는 남근기로 보았

고,Erickson(1968)은 그의 인간 발달 단계 2단계로 수치심과 의심의 단계

를 부모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Piaget(1963)는 각 발달 단계의 연령은 환경의 여건에 따라 빠르거

나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발달의 시기는 각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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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존 감은 극히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양육 방

법에 따라 많은 향을 받는다고 하 다. 한 자기 존 의 의식은 어린 시

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체험 그리고 인간으로써의 그의 존재 가치에

한 요한 타인들과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하 다.자아존 감

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 개인의 자아개념이 형성되며

일단 한 번 형성된 자아상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반응하여 행동하게

된다.일반 으로 정 자아구조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아존 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부정 인 자아 구조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아존 감의 결여를 경험

하게 된다(Gazda,1991).

자아존 감은 어릴 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향을 받

게 되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부모 들이 자

녀들의 자아 존 감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이 석,1992).

자아존 감의 발달과정을 보면 아가 어떤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개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시기는 3~5개월경부터

시작한 다고 하 으며,자아인식은 만 2세경에 나타나는 자조기술(self-helpskills)

과 더불어 더 명백히 발달한다고 하 다.4세까지 자기능력과 행동에 한 타

인의 정을 흡수한다고 하 으며,5세경에 자기상을 형성하고, 등학교

학년 떼는 자기 성 격에 한 평가를 한다고 하 다.김경 (1998)은 3~4세

경에 최 로 숙달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았고 이 때 숙달감이 형성되는 유

아는 자신의 운동 인지 기능을 사용하여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하 다.아동의 7세에서 9세까지는 상당히 안정이 되나 등학교 3~4

학년에서 학교 1학년 이 까지 아동의 자아존 감의 발달경향은 일 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자아존 감은 아동기 동안 계속해서 발달한다.

이 시기동안 격한 신체 ,인지 변화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자아상에서

혼란을 경험한다.따라서 아동 기에 호르몬 변화와 생리 변화에 의해서

자아존 감이 일시 으로 감퇴하는 성을 경험하게 되고 아동 후기에는 자

아존 감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장휘숙,1993). 한 청소년기에는 타인에 의

해서 자기에 한 평가의 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타인이 믿어 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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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 감을 갖지만 그 지 못할 때에는 낮은 자아존 감을 가지게 된다(송

명자,1996).

가.자아존 감의 발달요인

Harter(1985)에 의하면 정 인 자아 가치를 소유하는데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이 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인 부모와 학 친구,그 다

음은 친한 친구와 교사가 얼마나 자기를 좋게 보는가이다.아동은 신체 인

용모의 특성을 다른 어떤 역에서의 유능함보다도 우선 으로 요하게 생

각하고 있었고,그 다음은 사회 수용이며 학업이나 운동 분야에서의 능력

은 그 다음이었다.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강향옥,2002).

(1)외모

부분의 십 들은 자신의 신체 인 모습에 더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외모를 가진 청소년들은 인 계에서 자신감이 있고 보다

극 이다.남녀 모두 신체 으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자아

존 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양육방식

자아존 감이 높은 아동의 부모들 부분은 민주 이다.분명하고 일 성

있는 규칙을 설정하고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기 하는지 알게 한다.자아존

감이 높은 아동은 부모와 친 한 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아

들,어머니-딸의 계에서 그 다. 한 부모들 간의 친 한 계가 자녀의

정 인 자아개념과 련 되어 있다.

(3)학업성취

학령기 동안의 정 인 자아개념은 학업 성취와 높은 상 이 있다.일반

으로 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업성 을 비롯한 교과와 련되는 모든 성

취도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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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 시작한다.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성취 수 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면 학업 면에서 정 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지만,그 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 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아동에게는

자신의 실패가 결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작

은 노력에 의해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과제의 난이도를 낮추어 제시하는 방

식으로 도움을 수 있다(송명자,1995).

(4)교사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아동들은 자

신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자기 능력을 시도해보도록 교사가 용기를 북돋

아 주면서 높은 기 를 하면 학생으로부터 보다 큰 성취를 끌어낼 수 있다.

교실 상황에서 교사는 아동이 자기 능력을 시험해 보는 과정에서 성취감이나

래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아동의 자아를 증강시킬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성 해 등,2001).

(5) 인 계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동의 래 계는 보다 친 하고 세련되

어진다.이러한 사회 에서 사회성이 발달하고 래로부터 인정받으면

서 자신감이 생긴다.결국 래 계는 아동의 인지 세계를 넓 뿐 아니

라,계 속에서 형성된 자신감은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게 된다(성 혜

등,2001).

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공유하며 각자는 집단 내에서 안

정 된 역할 는 지 를 갖기 시작한다.더욱이 등학생들은 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소속 래 집단이 자 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6~10세

의 아동들은 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집단 작업의 가치를 발견하며

몰입감과 공유된 목표에 한 충성을 발달시키며,사회 조직이 어떻게 목

표를 추구해 가는가를 배우게 된다(최경숙,2000). 래 집단은 타인의

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 한 견해를 형성하는데 도

움이 되며,아동에게 비교의 기 을 제공해 다.즉 자신의 능력과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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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 인 단을 하게 된다.아동은 그들 래의 큰 집단 내에서만 자기

가 얼마나 리하고 얼마나 운동을 잘하며,얼마나 잘 났는지에 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Papalia,1991).

이상과 같이 아동들의 자아존 감을 발달시키는 데는 선천 인 요인 외에

도 주변 환경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것

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F.정신건강

1.정신건강

인간은 신체 인 동시에 정신 ,사회 인 존재로서 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강은 신체 인 건강은 물론,환경에의 응문제와 더불어 정신 인

건강이다(권육상,1999).정신건강의 목 은 무엇보다도 정신 인 질병이나

정신 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방하고 더 나아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

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은 정신 생(mentalhygiene)이라고도 하는데,그 어원은 희랍신화

에 나오는 여신 하이게니아(hygenia)에서 유래하고 있다.하이게니아 여신은

건강과 생을 의인화한 신을 뜻한다.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듣게 되었다. 한 오늘날 정신건강은 인간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정신건강의 개념을 살펴보면 Wills &

Campbell(1992)은 정신건강이 최고의 효율성과 행복감,안정된 성미,기만한

독자력,사고 깊은 사회 행동,유쾌하고 활발한 기질로서 세상과 타인에

한 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Atwater(1979)는 정신건강은

환경에 한 응(소극 , 극 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바깥 환

경과 타인들에게만 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환경과 한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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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야 한다고 했다.

Bower(1985)는 정신건강이란 개인자신의 물리 ,사회 ,심리 환경을 처

리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성격의 강력성,원상회복기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

정신건강은 자신과 타인을 존 하는 마음이며,자신과 타인의 한계나 모든

행동의 인과 계를 이해하고 자아 실의 욕구를 지니며 계속해서 성취감이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은숙,1994)고 하 다.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가능한 한 효율 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 의무들을 수

행하고 스트 스에 한 신체 증상도 없으며,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거의 없다.

자신에 한 실 인 단 자신의 장 과 약 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

며,타인에게 성실한 심을 가질 수 있고 외부의 가치보다는 내부의 가치에

의해서 보다 지향되며 그 과정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

신을 돌볼 수 있으며,성격의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스트 스와 좌 을 이겨

낼 수 있는 능력(김두 ,1994)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

해 보면 사람에 있어서 생물학 인 욕구의 충족은 건강한 신체를 이끌고 심

리 욕구의 만족은 정서 안정감을 가져온다.이러한 신체 건강과 정서

안정감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고,이러한 반응들은 개

인의 성격 내에서 통합되어 건 한 정신 상태를 반 한다.결론 으로 정신

건강이란 좋은 응력과 더불어 실 생활에 있어서 해결이 곤란하고,어려

운 일에 부딪쳤을 때 독립 이고,자주 이며 건설 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

는 능력과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체라 할 수 있겠다(황승호,2005).

한편,정신건강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마

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우나 Erikson은 인간이 각 발달단계에서 획득해야하는

정 인 특성 즉,신뢰감,자율성,솔선수범,근면성,자아정체감,친 감,생

산 능력,자아통합성을 획득한 사람은 정신 으로도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

고,반 로 부정 특성을 발달시키면 정신건강을 기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간의 건강한 성격형성에 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에 심을 가진

Fromm은 인간은 다양한 사회 욕구를 가지는데,이러한 욕구들을 순차 으

로 충족시켜 가는 사람이 정신 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 다.욕구 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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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한 Maslow는 최상 욕구인 자아실 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신 으

로 건강한 사람으로 보고,자아실 을 한 사람은 한 실지각력이 있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 로 수용하며,사고,정서,행동이 자발 이고,인간에

한 존경심과 강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으며,유머가 있고,창조 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 다.

Kilander(1965)는 ‘정신건강이란 사람이 환경을 바람직하게 조성하고 잘

응하며 만족과 성공과 능률과 행복을 릴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 다.따

라서 정신 으로 건강한 삶을 하기 해서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 로

수용하고,사고,정서,행동에 자율성과통합성을 가지고 환경에 효율 으로

응하면서,자기 성장을 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WHO에서 언 한 건강이란 신체 ,정신 ,사회 으로 완 하고 좋은 상태

인데 이 정의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건강이란 인간

의 모든 것을 포함한 상태로서 그러한 상태가 잘 기능하는가 하는 에서

보고 있다.신체는 정신과 기능 으로 하기에 신체 질병으로 인하여 정

신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반 로 정신 장애가 신체 기능에 향을 미치

기도 한다.따라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단히 요할 수밖에

없다(설기문,2002).

2.정신건강을 해하는 요인

정신 건강을 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 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개인 인 변화경험을 꼽을 수 있다.개인의 발달단계상에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 변화는 일정한 형태의 기를 수반한다.그런데 그

기는 잘 활용하고 극복하면 발 을 한 기회가 되지만 그 지 못할 경우에

는 응장애,스트 스를 래하게 된다.특히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하는 변

화의 경험은 크다.신체 변화와 함께 심리 변화 는 자아정체감을 형성

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지만 아울러 정체감 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생활환경 상에서의 변화도 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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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성격 인 문제를 들 수 있다.앞에서 언 한 변화경험도 성격에 따라

서 정신건강을 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평소에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생활상의 작은 변화에 해서도 스

트 스를 느끼지만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도 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

도 있을 수 있다. 한 내향 인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인간 계를

형성하는 일에 해서 부담을 느끼지만 외향 인 사람은 반 로 그것을 좋아

할 수 있다.Tara(2003)는 연구에서 내성 인 성격과 비 인 성격이 우울의

험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능력의 문제를 들 수 있다.능력에는 지 능력,신체 능력,직업

능력,경제 능력,사회 능력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학생이 지

능력이 부족하면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곧 정신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넷째,가정 요인을 들 수 있다. 는 부부 심의 핵가족이 부분이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은 가족 체의 환경에 인 향을 미친다.원만

하지 못한 부부 계 하의 자녀들은 부부 자신들 못지않게 정신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그리고 부모의 사회생활과 자녀의 학교생활, 매체 등

의 향으로 가족 간의 화단 한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부모의 자녀에 한 지나친 기 도 자녀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가정 요

인이 될 수 있다.부모의 우울은 자녀의 행동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Cynthiaetal,2005),우울증상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반사회 행동을 나

타낼 가능성이 높다(Juliaetal,2005). 한 한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을 가진

많은 학생들의 어머니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다(Shiner

& Marmorstein,1998).

다섯째,사회 인 요인을 들 수 있다.사회의 각종 범죄 요소나 부조리

상들,유행환경 등은 스트 스를 유발하며 정신건강을 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사회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습들도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친

다.

여섯째,환경의 문제를 들 수 있다.오염된 자연환경이나 도시의 공해는 이

미 일정 수 을 넘어 심각한 정도로 국민건강을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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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정신 인 차원에서도 부정 인 향을 미치면서 정신건강을 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3.아동의 정신건강

아동의 정신건강은 기본 으로 성인과 같은 개념이 용되기는 하지만 아

동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정신 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정신 장애가 있는

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 아동의 연령에 합당한 발달단계에 하여 아동의

생각과 행동,감정이 연령의 발단단계에 맞는지 한 그 발단단계에 맞는 발

달과제를 성취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Ayears,1991).

다시 말하면 아동의 정신장애는 정신 으로 건강한 상태와 질 인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양 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즉,한두 가지의 특정한

증상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 으로 일어날 수 있고 임상 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신장애를 구분할 때에

는 아동의 나이,발달단계,아동의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이정균,1990).

아동의 정신건강은 나이와 성,그가 처한 발단단계에 따라서 달리 이해하

여야 한다.아동기는 정신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에 기르는 시기이므

로 성인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여건이 모두 충족치 못할 것이다.따라서 그가

처한 발단단계를 고려하여 그 발달 단계에 맞는 발달을 하고 있는 아동은 정

신 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다른 말로 표 하자면 어린이에

있어서의 정신건강이란 신체 으로 정신 으로 혹은 행동 으로 자기가 처하

고 있는 발달 단계에 맞는 발달과제를 성취하고 있으며,그것이 이루어진다

는 보장이 되면 그 아동은 정신 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즉,자기가 처

한 발달단계에 신체 으로나 행동 으로 혹은 정서 으로 맞는 행동을 보이

고 계속 인 발 을 방해할 다른 요소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정신 으로 건강한 아동이라 할 수 있다(홍강의 외,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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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선행연구

운동과 련된 선행연구는 국내에 음악 넘기가 들어온 이후에 학교 장

에서 음악 넘기를 지도하는 교사들에 의해 실행된 연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체력 향상과 련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으며,운동기능 향상,생리학 연구 등에 치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들

어 심리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도 차 증가 추세에 있다.

1.자아존 감에 한 연구

신체활동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2004)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아존 감이 더 높으며 남자

학생은 스포츠 활동 참가가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지만 여자 학생의 경

우에는 스포츠 활동 참가가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

신미자(2005)는 외모와 자 심에 한 자기신체평가는 총제 ,사회 ,가

정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고,외모와 체 과 련된 자기신체평가는 학

교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정유림(2005)은 지속 인 무용 활동을 하는 무용 공 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신체 자기개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 인 신체 자기지각

은 자아존 감에 향을 주어 무용 공 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일반 ,가

정 ,학교 자아존 감이 더 높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양균승(2006)은 정서발달에 있어서 넘기 운동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포,애정과 련된 정서발달에서 높은 수 을 보이고,자

아존 감에서도 넘기 운동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총

제 자아존 감과 학교 자아존 감에서 높은 수 을 보인다고 하 다.

최 태(2007)는 스포츠 활동과 등학생의 자아존 감 사이의 계에 한

연구를 통해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주당 운동 횟수가 많은 집단이

학교 자아존 감이 높았고,운동 시간이 길수록 일반 자아존 감이 높다

고 보고하 다.



- 39 -

윤제연(2009)은 등학교 4학년 아동 22명을 상으로 학교 내에서의 에

지 소비량,활동 강도와 자아존 감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활동 강도가 높

아지면 일반 인 자아존 감이 높아지고,에 지 소비량과 활동 강도가 높아

지면 자아존 감 체 역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 냈다.

김창 (2011)은 운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아존 감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학년은 게임이나 태권도와 같은 빠른 성공의 결

과를 느낄 수 있는 로그램이,고학년은 집단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

구 같은 로그램이 자아존 감 상승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냈다.

2.정신건강에 한 연구

음악 넘기 운동이 심리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윤상훈(1999)은 음악 넘기 운동이 학습부진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등학교 5,6학년 학습부진아 120명을 상으로 주 3회

10주간 음악 넘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음악 넘기 운동이 학습부진아의 정

서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은 성별에 따라서 매우 다르며 남자보다 여자가

정서 자아개념에 더 큰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 다.

김동건과 허공숙(2001)은 학교 3학년 여학생을 상으로 총 12차시의 음

악 넘기 로그램을 용한 결과 인지 ,신체 자기효능감 향상에는 효과

가 있으나 사회 자기효능감 향상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 다.

최성은(2001)은 음악 넘기 운동이 남자 학생의 집단응집력과 사회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 어 실험집단

에게는 개인 단체 넘기,음악 넘기 운동을 실시하고,통제집단에게는 개

인 넘기운동만 10주간 실시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실험집단이 통제집

단보다 집단응집력과 사회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 다.

강태길(2002)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00명(실험집단 100명,비교집단

100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악 넘기 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참가하

지 않은 학생보다 체육 수업에 한 기본 인 태도,기술,체력,심리 인 면,

사회 인 면에 한 태도와 내 동기와 흥미,유능감,노력 면에서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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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가져왔으며,긴장감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이종식(2002)은 음악 넘기 운동이 아동의 신체 활동 즐거움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음악 넘기 운동을 학습 과정에 용하여 아이들이 심과 흥

미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고,음악 넘기 운동의 특성과 효과를 최

화하여 아동들의 신체활동에 한 즐거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그

결과 자신감,재미,건강유지 미 체험, 동심에 있어서 향상이 있었다고

하 다.

정주 (2005)은 등학교 5학년 학생 80명을 각각 실험집단 40명,통제집단

40명으로 나 어 실험집단은 8주간 3회씩 음악 넘기를 실시한 후 학생 신

체 활동의 즐거움 정도를 측정하 다.그 결과 음악 넘기 운동은 신체 활동

의 하 요인인 자신감,재미,건강유지 미 체험, 동심,창의성 향상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다.

강혜 (2007)은 음악 넘기 운동이 여자 학생의 기 체력과 체육학습 흥

미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8주간 74명(실험집단 37명,비교집단

37명)을 상으로 음악 넘기 운동 ,후의 체육 학습에 한 흥미도를 분석

하 으며 음악 넘기 운동에 참여한 학생이 체육학습에서 자신감,재미, 동

심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

성지만(2007)은 음악 넘기 운동이 학교 부 응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과

사회성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등학교 3～6학년 학생 5명

을 상으로 주 3회 12주 동안 방과 후 음악 넘기 운동을 실시하 다.그

결과 음악 넘기 운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학교생활 응의 하 역인 교

사 계,교우 계,수업태도,학교규칙과 사회성의 하 역인 근면성,책임

감,동성,법성,자주성에서 정 인 향이 있음을 보고하 다.

신선 (2007)은 음악 넘기 운동이 등학생의 체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등학생 140명을 상으로 24차시(12주간)에 걸

쳐 음악 넘기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 다.

김 옥(2011)은 음악 넘기 체험을 통한 등학교 체육수업 기피 학생의

인식변화에 한 연구에서 음악 넘기 체험을 통해 기피 학생들이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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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미와 즐거움,신체활동의 요성을 인식하며 체육교과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 다. 한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 가며

동심과 사회성이 길러졌고,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수업목표에 도달하는 과

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몸을 통해 느끼는 변화와 운동 평가를 통해 자신의 체

력,운동 기능이 향상되어 감을 경험하 고 과제수행의 성공은 곧 신체 유

능감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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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N 백분율(%)

성 별
남 자 132 47.7

여 자 145 52.3

학 년

4학년 108 390

5학년 110 39.7

6학년 58 20.9

참 여 기 간

1년 미만 110 39.7

1년 이상~2년 미만 101 36.4

2년 이상~3년 미만 66 23.8

참 여 횟 수

2회 89 32.1

3회 132 47.7

4회 56 20.2

합 계 277 100.0

표 2.음악 넘기 참여자들의 일반 특성

Ⅲ.연구방법

본 연구는 음악 넘기가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구

명해내고, 등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근거 자료로써 사용

하는데 목 이 있으며,다음과 같이 연구기간,연구 상,조사도구,자료처리

순으로 정리하 다.

A.연구기간

설문기간은 2012년 05월 15일부터 05월 31일까지 훈련된 문가 3명과 함

께 주지역의 음악 넘기를 실시하는 등학교 3곳의 학생 310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유의사항과 질문의 목 내용을 설명한 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method)을 사용하 다.

B.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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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내용 문항 수

일반 특성

인구사회학 특성 성,학년 2

참여형태에 따른 특성
참여기간,주당참여

빈도
2

자아존 감

인지 능력 5

신체 능력 5

자아가치 5

정신건강

불안감 6

우울감 6

감 6

계 37

표 3.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는 음악 넘기 참여 학생의 자아존 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으며 설문조사는

주에서 재학하며 음악 넘기교실에 참여하는 등학생4~6학년에게 310부를

배포하 으나,부 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 설문지를 33부를 제외한 277부

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 으며 조사 상의 일반 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C.조사도구

설문지 문항 조사 상의 일반 특성에 한 문항은 크게 인구사회학

특성 요인과 참여형태에 따른 특성요인으로 구분하 다.조사 상자의 인구

사회학 인 요인은 성,학년으로 구성하 으며,참여형태에 따른 특성은 참여

기간,주당 참여 빈도로 구성하 다.

조사도구는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하여 Harter(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Self-PerceptionProfileforChildren)에 기 해 우리나라 아동에게

용하도록 개발한 이은해와 신숙재,송 주(1992)의 척도를 사용하 고,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하여 한경숙(2006)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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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문지 타당도와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문가 집단에 의

한 안면타당도(FaceValidityAnalysis)검증과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Analysis)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이란 변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내어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 내는 방법이다(김계수,2001).탐색 요인분석 실행에

있어서 회 시키는 방법으로 직각회 방법을 사용하 다.직각회 방법은

요인들 간의 상 계가 없도록 요인을 회 시키는 방법으로 직각회 방법

Varimax방식을 사용하 다.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문장 하나하나를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

주하며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 합치

도를 구하는 신뢰도 방법인(강상조,2001)Cronbach’sα계수를 산출하는 방법

을 사용하 다.

1)자아존 감에 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표 4>에 의하면 자아존 감의 요인 요인 1에 높은 부하량(.572이상)을 나타내

고 있는 항목은 문항 7,6,9,8,10의 5개 문항으로서 자아의 인지 능력을 설명하는

문항들이다.요인 2에 높은 부하량(.541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문항 12,14,13,

11,15의 5개 문항으로서 자아존 감의 신체 능력을 설명하는 문항들이다.요인 3에

높은 부하량(.514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문항 5,1,4,3,2의 5개 문항으로서

자아가치를 설명하는 문항들이다.

자아존 감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인지 능력 .763,신체 능력 .706,자아가

치 .7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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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신체 능력7 .811 .143 .199

신체 능력6 .737 .004 .049

신체 능력9 .728 .186 .343

신체 능력8 .705 .309 .094

신체 능력10 .572 .102 .335

자아가치12 .110 .779 -.072

자아가치14 .143 .762 .080

자아가치13 .177 .736 .288

자아가치11 .229 .649 .184

자아가치15 .232 .541 .258

인지 능력5 .092 -.014 .826

인지 능력1 .165 .445 .653

인지 능력4 -.018 .239 .584

인지 능력3 -.029 .389 .576

인지 능력2 .213 .344 .511

고유값 3.650 3.256 1.776

분산% 24.332 21.705 11.840

체% 24.332 46.037 57.877

Cronbach의알 .706 .722 .763

표 4.자아존 감에 한 요인분석

2)정신건강에 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표 5>에 의하면 정신건강의 요인 요인 1에 높은 부하량(.538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문항 16,15,14,17,18,13의 6개 문항으로서 정신건강의 불안감 요인을

설명하는 문항들이다.요인 2에 높은 부하량(.572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문항

2,6,5,4,1,3의 6개 문항으로서 정신건강의 우울감 요인을 설명하는 문항들이다.요

인 3에 높은 부하량(.576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문항 12,9,8,11,10,7의 5개

문항으로서 정신건강의 감 요인을 설명하는 문항들이다.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불안감 .787,우울감 .741, 감 .8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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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불안감16 .826 .126 .111

불안감15 .741 .164 -.128

불안감14 .702 .056 .122

불안감17 .689 .221 .086

불안감18 .656 .116 .326

불안감13 .538 .331 -.315

우울감2 .422 .712 .271

우울감6 .327 .681 .121

우울감5 .113 .646 .022

우울감4 .052 .612 .321

우울감1 .018 .589 .310

우울감3 .402 .572 .331

감12 .244 .223 .808

강9 -.030 .220 .786

감8 .249 .144 .751

감11 .081 .027 .747

감10 .008 .171 .668

감7 .156 .106 .576

고유값 3.856 3.318 2.620

분산% 24.213 16.636 15.749

체% 24.213 40.759 56.508

Cronbach의알 .787 .741 .806

표 5.정신건강에 한 요인분석

D.자료처리 방법

설문지의 결과자료를 회수 한 후 불성실하거나 신뢰가 떨어진다고 단

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SPSS(Ver.18.0)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의 목 에 맞게 산처리 하 다.구체 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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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2.질문지의 문항분석을 해 기술통계(descriptiveanalysis)를 시행하

여 각 문항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 하 다.

3.질문지의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해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하 다.

4.조사 상자의 문항반응에 한 내 일 성(internalconsistency)을

확인하는 Cronbach's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 하 다.

5.각 변인의 인식처리를 검증하기 해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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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t

　

pM (SD) M (SD)

인지 능력 3.63 .70 4.06 .84 1.781* .029

신체 능력 3.83 .53 3.51 .82 .988* .046

자아가치 3.85 .65 3.42 .71 -.914 .747

표 6.성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

Ⅳ.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음악 넘기가 참여가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으며,각 변인간의 계 향

을 분석하 다.연구문제에 따른 구체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음악 넘기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1.음악 넘기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

음악 넘기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으며 결과는<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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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음악 넘기에 참여하는 여학생(m=4.06)이 남

학생(m=3.63)보다 인지 능력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신체 능력에서도

남학생(m=3.83)이 여학생(m=3.5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자아가치에서도

남학생(m=3.85)이 여학생(m=3.4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음악 넘기에 참여하고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존 감의 역별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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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M (SD) M (SD) t p

우울감 1.90 .59 1.26 .58 .453 .613

감 2.38 .83 1.57 .56 .519 .182

불안감 2.48 .72 1.76 .69 .711 .341

표 7.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펴보면 신체 능력,자아가치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인지

능 력은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신체 능력,인지 능력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자아가치는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지 않고 있다.

2.음악 넘기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음악 넘기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으며 결과<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음악 넘기에 참여하는 남학생(m=1.90)이 여

학생(m=1.26)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감에서도 남학생

(m=2.38)이 여학생(m=1.5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불안감에서도 남학생

(m=2.48)이 여학생(m=1.7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음악 넘기에 참여하고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신건강의 역별로 살펴

보면 우울감, 감,불안감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

울감, 감,불안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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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a) 5학년(b) 6학년(c) F P post

-hoc

M (SD) M (SD) M (SD)

인지 능력 4.05 .70 3.74 .77 3.54 .65 2.652 .072

신체 능력 3.68 .62 3.68 .78 3.11 .67 3.641* .031 a<b

자아가치 3.62 .55 3.42 .65 2.91 .53 5.832* .008 a>b

a=4학년,b=5학년,c=6학년 p<.05

표 8.학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

B.음악 넘기 참여자의 학년에 따른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1.음악 넘기 참여자의 학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

음악 넘기 참여자의 학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post-hoc)은 Scheffe를 통해서 비교하 으며,실시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 능력 하 요인이 5학년(3.68±.78), 4학년(3.68±.62), 6학년

(3.11±.67)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5), 자아가치 하 요인은 4학년(3.62±.55), 5학년(3.42±.65), 6학년

(2.91±.53)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차이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체 능

력에서는 5학년이 4학년보다 크게 나타났고,자아가치에서는 4학년이 5학년

보다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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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a) 5학년(b) 6학년(c) F p post-ho

cM (SD) M (SD) M (SD) 　 　

우울감 1.69 .48 1.68 .60 2.19 .51 6.362* .003 a<cb

감 1.91 .83 1.96 .63 2.40 .76 2.897 .060

불안감 1.94 .81 1.92 .81 2.17 .62 .736 .482

표 9.학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2.음악 넘기 참여자의 학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음악 넘기 참가자의 학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

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post-hoc)은 Scheffe를 통해서 비교하 으며,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a=4학년,b=5학년,c=6학년 p<.05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울감 하 요인이 6학년(2.19±.51),4학년(1.69±.48),5학년(1.68±.60)

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차이

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사후검증을 실기한 결과 우울감에서는 4학

년이 6학년보다 작게 나타났다.

C.음악 넘기 참여자의 기간에 따른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1.음악 넘기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

음악 넘기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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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년이상~2년

미만

2년이상~3년

미만
3년이상 F

p
post

-hoc
M (SD) M (SD) M (SD) M (SD)

인지
능력

3.45 .86 3.63 .57 4.10 .96 3.96 .62 3.15* .029 c<d,

신체
능력

3.26 .87 3.31 .68 3.40 .54 3.64 .74 1.579 .200

자아
가치

3.09 .69 3.37 .61 3.28 .43 3.39 .61 1.124 .344

a=1년미만,b=1년이상~2년미만,c=2년이상~3년미만,d=3년이상.p<.05

표 10.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

량분석과 사후검증(post-hoc)은 Scheffe를 통해서 비교하 으며,실시한 결과

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인지 능력 하 요인이 2년 이상∼3년 미만(4.10±.96),3년 이상(3.96±.62),1년

이상∼2년 미만(3.63±.57),1년 미만(3.45±.86)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차이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여기간에 따라 인지 능력에서 3년 이상(3.96±.62)이 2

년 이상~3년 미만보다 크게 나타났다.

2.음악 넘기 참여기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음악 넘기 참가자의 참여기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post-hoc)은 Scheffe를 통해서 비교하 으며,실시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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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년이상~2년

미만

2년이상~3년

미만
3년이상

F p　
post-

hocM (SD) M (SD) M (SD) M (SD)

우울감 1.81 .67 1.78 .57 1.72 .63 1.61 .53 .113* .042 a>d

감 2.03 .60 1.98 .80 1.80 .70 2.11 .82 .499 .684

불안감 2.01 .82 1.87 .76 1.63 .53 2.08 .80 1.08

4

.360

a=1년미만,b=1년이상~2년미만,c=2년이상~3년미만,d=3년이상.p<.05

표 11.참여기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기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우울감 하 요인에서 1년 미만(1.81±.67),1년 이상~2년 미만

(1.78±.57),2년 이상~3년 미만(1.72±.63)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차이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여기간

에 따라 우울감에서 3년 이상(1.61±.53)이 1년 미만(1.81±.67)보다 낮게 나타났다.

D.음악 넘기 참여자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1.음악 넘기 참여횟수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

음악 넘기 참여자의 참여횟수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

여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post-hoc)은 Scheffe를 통해서 비교하 으며,실

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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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3회 4회 F　 p
post-hoc

　M 　(SD) M　 (SD)　　M (SD)　　

인지 능력 4.07 .42 3.82 .82 3.62 .81 1.256* .026 a>c

신체 능력 3.91 .78 3.64 .76 3.51 .76 1.400* .048 a>c

자아가치 3.70 .14 3.36 .75 3.11 .39 .525 .666

a=2회,b=3회,c=4회.p<.05.

표 12.참여횟수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횟수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인지 능력 하 요인이 2회(4.07±.42),3회(3.82±.82),4회(3.62±.81)

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신체

능력 하 요인은 2회(3.91±.78),3회(3.64±.76),4회(3.51±.76)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따라서 차이를 구체 으로 확

인하기 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지 능력 하 요인에서 4회

(3.68±.84)보다 2회(4.07±.42)가 크게 나타났다.

2.음악 넘기 참여횟수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음악 넘기 참여횟수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변

량분석과 사후검증(post-hoc)은 Scheffe를 통해서 비교하 으며,실시한 결과

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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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3회 4회 F p
post-hoc

M (SD) M (SD) M (SD)

우울감 2.08 .35 1.54 .43 1.88 .49 1.408 .246

감 2.08 .11 1.76 .58 2.09 .64 .853 .469

불안감 1.33 .17 1.80 .75 2.28 .88 1.153 .333

a=2회,b=3회,c=4회.p<.05.

표 13.참여횟수에 따른 정신 건강의 차이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련 횟수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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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 의

본 연구는 방과 후 음악 넘기가 등학생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

다.

A.음악 넘기 참여는 성별,학년,기간,횟수에 따라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 존 감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한 개인으로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자기를 정 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개인이 자

신의 가치에 해 스스로에 인정하는 주 인 평가로서 자기표 자신감

자신감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 되고,그 교육효과를 높이며, 등학생들의 자

아존 감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음악 넘기에 참여하고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존 감의 역별로 살

펴보면 신체 능력,자아가치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인지

능력은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며,정신건강에서는 우울감, 감,불

안감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학년별에서는 5학년이 4학

년보다,자아가치에서는 4학년이 5학년보다 크게 나타났다.

참여기간에 따라 인지 능력에서 3년 이상(3.96±.62)이 2년 이상~3년 미만보

다 크게 나타났고,참여횟수에는 인지 능력 하 요인에서 4회(3.68±.84)보다

2회(4.07±.42)가 크게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신체불만족이 더 높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신체상이

부정 으로 변화한다는 이춘재와 곽 주(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고 조

미(2005)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상 불만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 으며,오은이(2003)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활동 인 신체활동을 좋

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남학생의 경우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 경험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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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체육을 이해하고 이에 한 심과 흥미를 더 많이 느낌으로 학습의

만족감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인식되어 지는 것이라고

하 다.

문희태(2009)의 특별활동 무용 수업이 등학생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에서 무용 수업을 하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자아존 감에 통계 으로

정 인 결과를 도출하 다고 하 고,최 선(2002)의 연구에서도 개인 특

성에 따른 무용 활동 참가가 무용 활동 자아개념 형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이 (2005)은 신체 활동이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하 다.

류민정 등(2005)에 의하면 참여빈도에 따라서 신체 자기 개념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는데 등학생의 경우 태권도 참여기간에 따라 정확히 신체 자

기 개념도 순차 으로 향상되는 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의 꾸 한 운동을 지속할 경우 매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

시하 다.허 충(2004)은 학생을 상으로 체육수업 시간에 스스포츠를

가르친 후 학생들의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하 으며,황

성우(2008)가 창의 무용 로그램을 등학생들에게 용한 후 학교 자아

존 감에 유의한 변화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노 호

(2010)의 스스포츠 참여가 등학교 학습부진 학생들의 자아존 감

인 계에 미치는 향에서 참여기간과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

게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 일치하 다.

반면,홍성일(2011)의 태권도수련을 통한 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이 자아존

감과 생활태도에 미치는 향의 연구에서 태권도 수련이 성별에 따른 자아

존 감은 차이가 없는 연구와,최민수(2011)의 태권도수련이 등학생의 자아

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결과는 본

연구와 불일치 한 결론을 도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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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음악 넘기 참여는 성별,학년,기간,횟수에 따라

정신건강에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방과 후 음악 넘기 참여가 등학생의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신건강의 역별로 살펴보면 우울감,

감,불안감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학년별에서는 우울감이 4학

년이 6학년보다 작게 나타났으며,참여기간에 따라 우울감에서 3년 이상이 1

년 미만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운동참여가 스트 스 처행동 그리고 정신건강에 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들(윤 진,이지항,2008;이 ,홍 희,송우엽,2008:조 익,

김용 ,소 호,2005)과 같은 결과로 한 신체활동에 참가는 개인의 심리

,정서 요인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

스스포츠를 스트 스와 정신건강 개선을 한 요한 신체활동 수단이다.

강우석(2010) 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이 사회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가 있었음에 한 결과와 일

치하 고,검도수련을 하는 등학생을 상으로 한 박재 (2009)의 연구에서

검도수련만 하는 집단보다 추가 넘기 운동이 정신건강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한 이명기(1999),손범승(1999),송은기(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태

권도 수련기간이 길수록 정신수련의 정도도 높아진다고 하 으며,오응

(2009)의 연구에서는 수련기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6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1년-2년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냈고,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Biddle(1995)는 스포츠와 운동과 같은 규칙 인 신체활동의 참가가 개인의 체

력이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장∙단기 인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결과

를 제시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고,주기동(2010)은 등학생의 체육수업 참

여도에 따른 정신건강 연구에서 방과 후에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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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도움을 다고 하 으며,반면,강성구,김 수(2002)와 강주희(2010)

는 음악 넘기 참여집단의 실시횟수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량에서는 참여횟

수가 많을수록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로 보아 본 연구와 상반된 결

과를 도출하 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학생들이 많은 신체 활동 경험을 갖는 것이 요하

다.특별히 자아존 감 발달을 해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의 성공 인 경험

이 요하므로 음악 넘기 운동처럼 지속 인 성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기회를 학교 장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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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A.결 론

본 연구는 등학생의 방과 후 음악 넘기가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2012년 05월 15일부터 05월 31일까지 훈련된

문가 3명과 음악 넘기를 실시하는 등학교 3곳의 학생 31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유의사항과 질문의 목 내용을 설명한 뒤 자

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method)을 사용하 다.

조사도구는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Harter(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Self-PerceptionProfileforChildren)에 기 해 우리나라 아동에게

용하도록 개발한 이은해와 신숙재,송 주(1992)의 척도를 사용하 고,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하여 한경숙(2006)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 으며,SPSS(Ver.18.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기술통계(descriptiveanalysis)를 시행하여 각 문항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 하 고,요인분석(factoranalysis)과 Cronbach'sα계수를 산

출하여 신뢰도를 검증 하 다.

마지막으로 인식처리를 검증하기 해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

하 다.

이와 같은 토 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음악 넘기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로 보아 음악 넘기는

등학생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음악 넘기 참여자의 학년에 따른 연구결과로 보아 음악 넘기는

등학생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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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음악 넘기 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른 연구결과로 보아 음악 넘기

는 등학생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음악 넘기 참여자의 참여 횟수에 따른 연구결과로 보아 음악 넘기

는 등학생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제 언

본 연구를 통해 음악 넘기가 등학생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

는 향에 한 결론에 비추어 연구 수행 상 문제 을 보완하고 좀 더 발

인 연구를 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음악 넘기가 등학생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에 하여 올바르

게 규명하기 해서는 음악 넘기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 찰하는 연구

가 필요하며,이러한 연구결과의 자료 축척을 통해서 한층 더 발 된 연구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 감,정신건강에 련된 요인에는 여러 가

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 다.따라서 여러 련

요인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여 설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재 음악 넘기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학교 장에서 음악 넘기 참가자와 참가경험이 있는 아동들 그리고 음

악 넘기를 참가하지 않는 아동을 직 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상으

로 하여 학생들의 자아 존 감과 정신건강에 련 된 연구가 필요하며,이는

음악 넘기 교육에 한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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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지

 안 하십니까?

 

   문지는 악 기가 아존 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사학  문 연  한 것 니다.

 답하여 주신 료는 향후 한 연  정보  제공하는  

큰 도움  기에  는 협조  탁드립니다.

 문에 답한 내  본 연 적 에 사 하지 않  것  

약 드리 , 학업에 쁘신 에도 한 시간  할애해 주

 진심 로 감사드립니다.

2012  5월

조 학  학원

     드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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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 감에 련된 문항 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 해주 요.

매우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공 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다른 들만큼 똑똑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생님  질  하실  답  잘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공 시간에 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리가  편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운동  충 히 잘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들보다 운동   잘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운동경 에 참여하는 것  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  생활에 해 만 하는 편 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남들  어려워하는 운동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하는 에 해 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  나 신  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 신  요한 사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 신에 해 만 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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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련된 문항 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 해주 요.

매우그렇

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 로움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든 에 흥미  심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잘 우는 편 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 를 만나  모르는 체 하는게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아 도 나  에 심  갖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가끔 누 를 리고 싶         

   마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작  에도 짜증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리를 지르거나 건     

   내 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잘 다 는 편 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  사 가 나쁜 는 려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들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신경  민하고 마        

    안  안 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별  없  잘 는 편 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작  에도 심장(가슴)      

    마  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쉽게 장  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공포에 휩싸 는 가    

    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슨 든지 안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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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성별은?① 남 ② 여

2.귀하의 학년은?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귀하가 음악 넘기에 참가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4.귀하는 1주일에 음악 넘기에 몇 회 정도 참여하십니까?

① 2회 ② 3회 ③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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