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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월부  등 생   1997 5 ·

고  해 습부진 생 황  여 보, 

과 효 인 지도  강구   

책  울여 다 습부 자에  심. 

이 높 지고 있 에도 불구 고 이들에 해 효

인 습지도  공 지 못 는 이 는 

습부  원인이 다양  이다. 

습부  원인  습    있는 

상 인 지 능 이나 잠재  있 나 업

취를 도모   있는 개인  요인 습부족( ,

부  습습 과 습태도  요인 주), (

결 부 사고 과잉행동 불 경, , , ), 

요인 불편  래 계 부모  부재 맞지 는 ( , , 

경 인지 요인 낮  지능 습 능), ( , , 

억 행동 요인 효 인 습 략과 ), (

습 동 등에 해 상  업 취가 ) 

지 는 경우를 말 다(Daesik lee, Maehyang 

습부  동들  추신경계Hwang, 2011). 

차 문화교육이 학습부 응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미 원 헌ㆍ

경대학( )

The Effects of Tea-culture Education on Learning maladjusted 

children`s Self-efficacy

Mi-Young HWANG Hyo-Heon WON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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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children with poor learning capacity to enhance their sense of 

self-efficacy by providing them the tea-culture education program. It had been executed for the target 

participants of 11 in 2012, 19 in 2013 and 24 in 2014 respectively during 3 years the participants who 

were recruited by 00 District office Dream start. The scores of pretest and posttest for the item of 

self-efficacy by gender did not show a significant meaning in 2012, while the scores of self-efficacy of 

female students were identified as higher than those of male students in 2013 and 2014. As the result of 

applying the tea-culture education program,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item of social 

self-efficacy among the sub-components of typical self-efficacy in 2013, but all has been revealed as 

improved in 2012, 2013, and 2014 including sub-variables such as learning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emotional self-efficacy as well as the general self-efficacy. Thus,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show 

that the tea-culture education program were effective in developing the self-efficacy of learning maladjus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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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인 요인 등  질 인 에 

해 나타나는 습장 동들과는 다르다 습. 

에 향  미 는 가 경 경 심리 요, , 

인 인지 요인 등 내외 인 요인에 해 습에 , 

좋  과를 나타내지 못 는 경우이다(Youngran 

Kim, 1997; Manseon Yoon, 2010). 

 습부  동들  Mikyeong Yang (2008)

일 생들보다 언어  소통이 어 고 감

이 지 며 심리  억  인해 자신

 어를 강 게 다고 했다 습에 열 나 . 

취동 자 효능감이 낮고 자신  능  부, , 

게 지각 며 실 를 능 부족에 귀인시키, 

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Borkowski, Thorpe, 1994). 

이런 동들에게 내 동 과 인 지지

를 해 다면 습에 있어 도움이  것이라고 

보고했다 습부  (Choonkyeong Kim, 1998). 

동들에게 심리  과  지지를   있

는 자 효능감   동  업 취에 결

인 향  주어 동  달과업에  요  

역  담당 다고 했다(Kihye Han, 2011). 

외  보고에 도 자 효능감  행동Bandura (1999)

과 에 향  미쳐  동들  

달에 요  향  가진다고 했다 그러므  . 

이 시 에 동들   지지에 도움이 는 

자 효능감  향상시키는 것  요 다. 

인간존 사상  탕  심신  건강과 사회

 에 도움  주는 차   지지

 사소통에 요  역  다고 했다(Insook 

를 상Kim, 2003; Choonyeon Kwon, 2007). 

 래  상 작용에  연구(Jinhok Park, 

 청소  상  지지 자2012), , 

효능감  공격 에  연구(Hyangsook Lee, 

등  연구에  차 2011; Insook Kim, 2015) 

  에 인 향  다고 

다 그러나 습부  동  심리 료를 . 

해 차 그램  용 여 동  자

효능감에 향  주는 연구는 거  찾 보  

어 다. 

라  본 연구자는 일 동들과 습부  

동들  자 효능감 향상   다양  

그램이 공 어야  것  보인다 이러  . 

  업모델   자Keller ARCS 

효능감에 효과 인 차  그램  개

다 업모델  생  참여 회를 . ARCS 

부여 고 미 있는 업 개  습동 인 

면  계 는 해결 략이다(Keller, Sanghoo 

이 업 략  차  Song, 1999). 

그램  용 여 자신  미래 계에 

인 감  인식 는데 요  자 효능감에 어

떠  향  주는지 보고자 했다. 

본 연구  목  달   구체 인 연

구 는 다 과 같다.

첫째 별에 라 자 효능감이 차  , 

그램 진행 과 진행 후 차이가 나타나는가?

째 간 진행  차  그램이 , 3

습부  동들  자 효능감 향상에 어떤 효

과가 있었는가?

이론  배경. Ⅱ

차 문화교육1. 

차   개  이해  해 다도

 다   가지 개  이해  요가 있다. 

국에 는 다  다도 일본에( ) ( ), 茶禮 茶道

는 다도 국에 는 다 는 다도( ) ( ) 茶道 茶藝

 다 이러  개 들  미  차이( ) . 茶道

가 있지만 부분 같  미  사용 고 있다. 

다도  해  일  쓰이고 있는 차 

는 엇인가 차 는 차   복합  ? 

개  차를  해 다는 이다. 

는 인 가 시 를 통해 만들어 놓  신  

질 인 일체  과를 나타내며 식주를 롯

여 도 종  등  생 양식, , , , 

과 내용  모  포함 다.

라  차 는 차를 마시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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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차   과 자   법, 

 다도 차  다구 차회를 통  인격, 

 인간이해 등 다양  이 포함  포 인 

개 이다 차  이런 특  에 이나 . 

사회 에  행 고 있는 다  다도  

동뿐 니라 차를 만드는 동 마  는 동 

등도 포함  포 이고 다양  이 포함

다.

차는 건  생    있도  지식과 

 가르 며 인격  러주는 동이이며 통

를 구심  는 차   조 운 만

남이며 인  통 이다 차를 통 여 . 

를 행동습 과 참  집  르고 취욕구

 자신감  달시킬  있 며 어른  공경

는 마  갖게 다고 했다 차는 료도 . 

사용 도 고 사람과  만남에  지지 는 

것이 차이다 차  잎이 가지는 익  분이 . 

지고 에 걸쳐 차가 면  차 

 개  많이 사용 고 있다 차 . 

 료  단이자 도구  사용 다 차는 신체. 

 건강 회복과 신  건강  좋게 고 

  분  느끼게 여 인 생

   있도  도움  다고 했다(Youngseon 

Jeong, 1996).

차 에  행연구를 살펴보면 차 

는 스트 스를 해소 고 행복감 증진 시  

뇌 를 시키  에 인에게 용  

그램이라고 보고했다(Hwasun Yi, 2006; Myeongja 

는 청소  상Choi, 2007). Seongae Lee(1997)

 차  실시 여 자 심  향상 여 

가 생 과 생 에 도움  주었다고 했다. 

도 다사 차를 다루는 일  통Sonsil Lee(2003) ( )

여 인  역   과 심에 효과가 

있다고 했고 는 차 가 Youngsook Chung(2004)

참 과 집   자신감  갖게 여 공경심

 가지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Hyejeong 

 차 료가 동  부  Jeong(2009) ADHD

행동개 에 효과가 있다고 했 며 Jinok Park 

 차 료가  래 상 작용 (2012)

변 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능향상에 도움  주는 차는 첫째 차, 

를 다  손님에게 고 그 차를 감사히 마실 

 차를 는 사람  보람  느끼고 자 심

이 생 며 인 사고  자 존 감이 향상

다 째 자리에  여러 구들과 명상  . , 

듣고 다양  동    집 과 창 이 향

상 다 째 차는  매개  에게 상담. , 

자 조언자 지지자 상 공 를  에 인, , , 

간 계를 는데 도움이 다 그러므  차. 

는 인 사고 자 존 감 향상 인간 계 , , 

에 차  요  역  다. <Table 

에 차 그램  구체  내용  2>

시를 다 여름 가 겨울  는 . , , 

차 마시 구들에게 차를 그램, , 

지에  다구색 다포를 통해 자, 

미래목 우 자신  나  습  , , 

고  익히 명상  통  자 조 훈, , , 

신체건강에 도움이 는 요가동작 나를 찾 가, 

는 여행  통해 자  이해  등  다양  

그램 등  구 다.

자기효능감2. 

자 효능감  자에 라 용어사용  차이는 

있 나 가장 일 인 것에 부  특  것 지 

여  가지 차원  구분 어진다(Yoonah Song 

그 차원들  일 맥락 특 역 특2010). , - , -

과목 특 상황 특 과 특  , - , - , -

구분 며  계 인 구조를 다고 했

다. 

는 자 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Bandura(1997)

얻 고   그 일  공  해낼  있

다는 자신  능 에  신 어떠  일, 

 공  행해낼  증가 지만 행 지 

못했  경우에는 감소   있다고 했다 즉 자. 

효능감  인간이 목  를 달 해 인



- 851 -

간  인지  과  롯    동 과  등

에 향  미쳐 다양  역에  행동 행에 

인 향  다고 했다(Haejoo Choi, 2011). 

자 효능감  일 인 상황에  어떠  일이

나 과 에 상 없이 그 일  공  행  

 있는 자신에  믿  미 는 것이다

업  자 효능감 사회  자 효(Muris, 2001). , 

능감  자 효능감   가지 요인, 

 구 다 업  자 효능감  시험이나 . 

 등과 같  업 인 상황에  행  해낼 

 있는 자신에  신  고 사회  자, 

효능감  구 사 는 낯  사람과  계 , , 

속에  느끼는 자신에  능감  미 며, 

 자 효능감  일 인 상황에  자신  

감 과 사고를 조   있는 능 에  자신

 믿  미 다(Haejoo Choi, 2011; Muris, 

자 효능감이 높  사람  도 이고 구2001). 

체 인 목 를 택 는 면 자 효능감이 낮, 

 사람  자신   어 는 인 상

황  워 고  며 쉽게 근   있

는 과 들만 택 다 공  (Bandura, 1997). 

거나 실 를 했   그 이 도 자 효능감이 높

 사람  자신  노 이나 이해  부족과 같이 

내부에  찾  극복 는 면 자 효능감이 낮, 

 사람  경  어 움이나 자원  부족과 같

이 외부에 원인  돌리고 책임  회 는 경향

 보인다  자 효능감  과거  경험이나 . 

감 에  요인들에 해 향  며 구

체 인 강 요인  취경험 언어  득, , 

 각  가지를 들  있다3 .

자 효능감  천  타고나는 것이 니

라 일생  통  인간 계나 주 경과  다양  

경험에 해 고 변   있다고 

며  지지  격 를 면 손상  자 효

능감이 회복   있다고 보고했다(Gardner, 

자 효능감이 높  생  습동 습1989). , 

습 우 계 사 계 인 계를 잘 , , , 

여 생  잘 며(Soonae Jeong, 1998: 

업  자 효능감  업Jeongnam Kim, 1999), 

취에  향  가 다고 했다(Ahyoung 

Kim, 2002; Hae-Eon Seong, 2006). 

이상  연구들에  자 효능감  동  

생 과 업 취도에 향  다는 일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라  행연구에  다루어지. 

지  차 그램  통해 습부  

동들  자 효능감 향상에 용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   가 가 

있  것  보인다. 

연구 방법. Ⅲ

1 연구 상. 

본 연구  상  부산 역시  드림스타○○

트 사업에 참여 는 동  상  간 진행3

 차  그램 용  결과를 탕

 연구 었다 상인원   명  . 2012 11 , 2013

명  명  명  도에 라 19 , 2014 24 54

상 동  다르며 구체 인 동 는 <Table 1> 

과 같다. 

Participants by year 2012 2013 2014

Sex

Male students 6 10 13

Female

students
5 9 11

Total 11 19 24

<Table 1> The number of children participating in programs 

by year

상자는 구청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OO

는 동들이며  업 이 낮거나 심리

 가 있는 동들이다 업  구. OO

청 인지분야 담당공 원이 부모  동 를 구 여 

생님과 상담 후 업 취도 가 거  모

든 과목에  낮  생  상  다. 

부분  동들  폭 가 폭 에 , , 

노출  경험이 있는 동들이며 등 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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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어 있다.

연구도구2. 

 습부  동들   가 생

님들이 객  심리검사  사검사를 실시

여 심리   습부  원인   생 

개개인  심리검사 보고 를 작 다. 

본 연구  자 효능감 척도는  Muris(2001)

일 인 자 효능감  (General Self Efficacy)

가 우리나라 동  상  Haejoo Choi(2011)

번  척도를 사용 다 이 척도는 업  자. 

효능감 항 사회  자 효능감 항(8 ), (8 ), 

 자 효능감 항  가지 요인  구(8 ) 3

어 있고  항  항이다 본 척도는 24 . 4

 식 척도  구 었 며  그 지 Liker

다 에  매우 그 다  답 항에 답  1 4

  있도  구 다.

본 연구에  습부  동  상   

일 인 자 효능감 검사도구  신뢰도 

는  체 자 효능감 척도는 Cronbach's 2012α

업 사회   이고 .762, , .756, .744, .713

체 자 효능감 척도는 업  2013 .767, .678, 

사회    체 자 효능.848, .658, 2014

감 척도는 업  사회   .825, .768, .837, 

이었다.744 .

자료분석  로그램내용3. 

회  동  차  그램  진행  후 8

자료처리는 객  심리검사인 일  자 효

능감 검사  불 검사 사검사 등  진행, Beck , 

여 실시 다 그램   회 에 약 분 . 70

도 업이 진행 었다 사후결과는 일  자. 

효능감 검사 사검사 등  통 여 결과를 분, 

다.

자료는  이용 여 통IBM PASW Statistics 21

계  처리를 고  를 (p)0.05

 다 사 사후 별에 른 자 효. -

능감  사  사후는 평균과 편차  시

고 일변량  이용 여 그램 결과를 나타냈

다 차 그램  용  후  결과를 . 

보  해 본  이용   검증  t-test

실시 다. 

그램  구  연도에 라 슷  맥락  

가지고 있지만 에는  2013 , 2014 Keller(1987)

습동 이  구 요소에 입각 여 동에게 

도움  주는  업내용  탕  <Table 2>

진행 었다 차  그램  동  자. 

효능감 향상에 도움  주는 그램들  구

며 업  분  주에  번 회  동  70 1 8

실시 다 회  업내용   . 8 Keller(1987)

략  토  본 연구자가 개  차 ARCS

그램 내용   진행 고 연도에 

라 상자는 다르지만 업  내용  거  

슷  내용  진행이 었다.

본 연구  차  그램  회  업8

내용   같다<Table 2> .

연구 결과. Ⅳ

성별에 따른 연도별 자기효능감1. 

별에 른 동   연2012 , 2013 , 2014

도별 자 효능감에  사 사후 검사  평균, 

과 편차는 <Table 3>, <Table 4>, <Table 5>

에 시 었다 별에 른 자 효능감  집단 . 

간 차이를  해 사  검사 를 공변

인  공변량분 (ANCOVA: Analysis of 

 실시 다 그 결과 에 Covariance) . <Table 3>

나타난 것과 같이 에는 여 들  평균과 2012

편차가 남 들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자 효

능감 요인인 업  자 효능감 사회  자, 

효능감  자 효능감에  통계  , 

미  차이를 나타내지 다.

에는  같이 자 효능감 2013 <Table 4>

체 업  자 효능감 사회  자 효능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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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objectives of each session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activities

Analysis

evaluation
Pretest

Identifying student status 

with psychological test 

papers

Psychological evaluation report on individuals 

Attention 

Concentration
1 Rapport-building 

Chatting about the smell, taste and color of teas 

The definition of tea and its benefits Tea manners

Relevance 

Confidence
2

Self-reflection and 

unconsciousness 

investigation through teas

Chatting about recently happened thankful things,  

happy things, things for apology and things hard to 

withstand Drawing and coloring the leaves of green 

tea before and after brewing tea

Relevance 

Confidence
3

Tasting spring and 

summer teas Serving tea 

to friends

Tea brewing and tea demonstration

Learning how to serve tea to friends and family

Confidence

Attention 

Concentration

4

Tasting autumn and 

winter teas Anger 

adjustment and confidence 

improvement through teas

Comparison of color and taste between 

chrysanthemum tea and green tea  

Meditation seeing tea and chatting about thoughts 

in unconsciousness

Confidence

Relevance
5

Character education with 

tea manners

Learning the right way of greeting and linguistic 

habits activities providing sound mental attitude and 

a healthy body through right attitude, and being 

helpful in height growth

Relevance

Confidence
6

Learning self-control, 

improving self-esteem

Journey finding out self imbedded in unconsciousne

ss Chatting about teas to serve to parents and teas 

I like. 

Satisfaction 

Confidence
7

Completion of art by tea 

Self-reflection and  self-a

pprobation

Seeing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tea 

pictures and coloring my favorite tea plants and 

then, drawing my dreams and advantages in the tea 

plants 

Satisfaction

Confidence
8

Future dream

Presentation of my 

impressions

Giving concrete shape to a dream and improving 

self-confidence

Reading Koi Fish and building self-confidence

Evaluating myself and chatting with one another

Evaluation Post-test
Presentation of my 

impressions

making a profile of post-test results 

Reporting in the district office

<Table 2> Contents of the class of the 8th tea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based on A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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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retest score Posttest score

    F        PMale (n=6) Female (n=5) Male (n=6) Female (n=5)

M SD M SD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48.667 4.082 54.000 3.536 64,333 1.751 65.200 1.643 2.743     .136

Learning self- 

efficacy
12.500 3.450 14.000 1.581 19.500 .548 19.600 .894  2.770     .135

Social self- 

efficacy
18.500 1.378 20.200 .836 22.500 1.049 23.600 1.517  .440      .526

Emotional 

self- efficacy
17.667 1.506 19.600 2.775 22.333 1.032 22.000 1.414  .618      .455

<Table 3>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and posttest of self-efficacy by sex in 2012

Group

Pretest score Posttest score

   F        PMale(n=10) Female (n=9) Male (n=10) Female (n=9)

M SD M SD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5.200 2.098 59.667 3.937 65.300 9.166 80.444 2.007 11.135   .004

Learning 
self- efficacy

14.000 1.563 15.889 1.691 21.700 2.163 24.333 1.500 6.286   .023

Social self- 
efficacy

24.100 1.449 23.889 1.616 20.900 4.358 26.667 1.323 16.847   .001

Emotional 
self-  efficacy

17.100 1.101 19.889 1.965 22.700 3.164 29.444 1.014 18.010   .001

<Table 4>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and posttest of self-efficacy by sex in 2013

 자 효능감에  모  미  차이가 

나타났다 에는 에 시  것과 . 2014 <Table 5>

같이 업  자 효능감과 사회  자 효능감에

는 미  차이가 나타났다 지만  . 

자 효능감에 는 미  차이를 나타내지 

다 즉 습부  동들  상  별에 . 

 자 효능감 연구결과 여 들  자 효능감, 

이 남 들  자 효능감보다  높다는 것   

 있다. 

Group

Pretest score Posttest score

   F        PMale (n=13) Female (n=11) Male (n=13) Female (n=11)

M SD M SD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2.692 2.594 60.091 3.534 74.769 4.343 81.636 1.027 10.644    .004

Learning 

efficacy
12.769 1.964 15.273 1.421 23.692 1.377 25.909 .944 15.159    .001

Social self- 

efficacy
22.462 1.266 23.727 1.556 26.000 1.472 28.727 1.104 19.904    .000

Emotional 

self- efficacy
17.462 1.266 21.091 1.578 25.958 1.829 27.000 .894  1.260    .274

<Table 5>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posttest of self-efficacy by sex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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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화 교육 로그램 용 후 아동의 2. 

연도별 자기효능감 변화

차   그램  용  후 사  사후 

도 자 효능감 검사결과는 과 같2012 <Table 6>

고 도 자 효능감 검사결과는 과 2013 <Table 7>

같 며 도 자 효능감 검사결과는 2014 <Table 

과 같다8> . 

Group
Pretest score (n=11) Posttest score (n=11)

 t          p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1.091 4.592 64.727 1.679 -8.695     .000

Learning 

self-efficacy
13.182 2.750 19.546 0.688 -6.793     .000

Social self-efficacy 19.273 1.421 23.000 1.342 -6.499     .000

Emotional 

self-efficacy
18.636 2.336 22.182 1.168 -4.852     .000

<Table 6>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self-efficacy of children through tea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in 2012

Group
Pretest score (n=19) Posttest score (n=19)

  t          p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7.316 3.787 72.474 10.205 -7.617     .000

Learning 

self-efficacy
14.895 1.853 22.947  2.272 -14.400    .000

Social self-efficacy 24.000 1.491 23.632 4.362  376       .711

Emotional 

self-efficacy
18.421 2.090 25.895 4.175 -9.521     .000

<Table 7>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self efficacy of children through tea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in 2013

Group
Pretest score (n=24) Posttest score (n=24)

      t           p 
M SD M SD

general self-efficacy 56.083 4.809 77.917 4.745 -23.831     .000

Learning self-efficacy 13.917 2.125 24.708 1.628 -24.179     .000

Social self-efficacy 23.042 1.517 27.250 1.894 -10.200     .000

Emotional self-efficacy 19.125 2.309 25.958 1.829 -16.108     .000

<Table 8>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self-efficacy of children through tea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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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효능감 사 는 2012 51.091±4.592 , 

사후 는   군 간에 통계64.727±1.679

  차이가 나타났다 자 효능감 변. 

를 살펴보면 업  자 효능감  사 는 , 

 사후 는   군 13.182±2.750 19.546± 0.688

간에 통계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 

 자 효능감에 도 사 는  19.273±1.421

사후 는   군 간에 통계23.000± 1.342

  차이가 나타났다  자 효능감 . 

사 도  사후 는 18.636±2.336 22.182± 

  군 간에 통계   차이가 1.168

나타났다 결과  체 자 효능감과 변. 

인 업  자 효능감 사회  자 효능감, , 

 자 효능감에  그램  실시  보

다는 실시 고 난 후 결과가 높게 나타나 차 

그램이 자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

는 것  검증 었다.

 자 효능감 사 도  2013 57.316±3.787

사후 는   군 간에 통계72.474±10.205

  차이가 나타났다 자 효능감 . 

변 를 살펴보면 업  자 효능감  사, 

는  사후 는 14.895±1.853 22.947±2.272

  군 간에 통계   차이가 나타났

다 사회  자 효능감 사 는 . 24.000±1.491

 사후 는   군 간에 통계23.632±4.362

  차이를 나타내지 다  자. 

효능감 사 는  사후 는 18.421±2.090

  군 간에 통계  25.895± 4.175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  체 자 효능. 

감과 변 인 업  자 효능감  자, 

효능감에  그램  실시  보다는 실

시 고 난 후 사후 결과가 사 결과보다 높  차 

 그램이 자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  검증 었다 지만 사회  자 효. 

능감  그램  실시  과 후에  

결과를 나타내지 다 사회  자 효능감 향. 

상에 도움  주는  마 이 요  것  보

인다. 

 자 효능감 사 는  2014 56.083±4.809

사후 는   군 간에 통계77.917±4.745

  차이가 나타났다 자 효능감 . 

변 를 살펴보면 업  자 효능감  사, 

는  사후 는  13.917±2.125 24.708± 1.628

 군 간에 통계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  자 효능감 사 는  사23.042±1.517

후 는   군 간에 통계27.250± 1.894

  차이가 나타났다  자 효능. 

감 사 는  사후 는 19.125±2.309

  군 간에 통계   25.958± 1.829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   도 체 자2012 , 2013 2014

효능감과 변 인 업  자 효능감 사회, 

 자 효능감  자 효능감에  그램, 

 실시  보다는 실시 고 난 후 사후 결과

가 사 결과보다 높  차  그램이 

자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  검증 었

다.

논의  결론. Ⅴ

본 연구는 동복지 스 사업  자림 매

고 있는 구청 드림스타트사업  인지OO

행동분야에  진행 고 있는 그램 참여자  

습부  동들  상  그램  진행

다 그램 내용  본 연구자가 모. ARCS

에 근거 여 개  차 그램  용

여 자 효능감에 어떠  향  미 는지 

보   목  연구 었다. 2012 , 2013 , 

 간 다른 동  상  진행  본 2014 3

연구  분 결과를 요약 여 이에  논 를 

면 다 과 같다. 

 본 연구에  습부  여  자 효능

감이 남  자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 

동  상  별에 라 자 효능감에 차

이가 있는지를 힌 연구에  여자가 남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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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Hyeonjin Seo(2011), Yeonheum Shin(2011), 

등  연구결과  일Myeongwha Jeong(2013) 

다 지만 남  자 효능감이  높다는 . 

 연구결과 는 상이  결과를 Eunhye Park(2005)

나타내고 있다 부분  연구에 도 여  자. 

효능감이 남 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습에 

어 움  겪고 있는 습부  동들에게도 여

 자 효능감이 남  자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  이 는 여 생들이 남 생들 . 

보다 신체  신  장속도가 빨라   

상태에 있어 생 이나 래 계  공동체 생

에   극 이고 열 인 자 를 가지게 

  결과라   있다. 

다   자 효능감 2012 , 2013 , 2014

 사 사후 검사를 분 다- . 

에는 자 효능감  역  사회2013

자 효능감  외  업  자 효능감과 

 자 효능감에  사 보다 사후 가 높

게 나타났다 과 에도 자 효능감 . 2012 2014

체  요인 업  자 효능감 사회  자, 

효능감  자 효능감이 사 보다 사, 

후   향상  결과를 보 다 는 그들이 . 

속  민족 에 해 향  주  많이 는데 

특히 사회 과 이 진행 고 있는 동들에게 있

어  인 이 는 시 에 민족  향

 크다고   있다 동들  행동에 . 

 해결책  부분 외국 행연구들  근 법

에 해 장에  사용 고 있다 지만  . 

심리사회  료  름  다양  보  풍부  

를  차 다  근  민족 

 근  강조 고 있다 그러므   사. 

회  과 료를  법  각 지역사

회  통 속에 내재  합  토착 그

램  용  차  그램  동들  

행동 해결에 있어  효과 이라   있  

것이다 습부  동들(Kyeongnam Lee, 2000). 

에게  과 심리    업들

 주  인지  업  주  여 편 어 

동  미  참여도를 도 는 데에는 계가 

있었다 지만 본 연구자가 모 에  . ARCS

여 개  차 그램  실습이 포함

어 있고 다양  업 동이 첨가 어 동  

미  심  는데 있어 도움이 었

다 쉽게 근  어 고 그동  경험 지 못  . 

다양  차  동  통해 심  여 

동   지지  른 행동에 향  주

고자 했다 울러 차  업 취도가 . 

낮거나 심리  요인에 있어 가 있는 생들

도 구나 쉽고 재미있게 근   있는 동들

 구 어 있어 습부 동들이 근 는

데 있어 효과 이다 그러므  가 에  . 

인 착 이 지 고 습에 있어 어 움  

겪고 있는 동들에게 차 그램  

용 다면 심리  과 행동  개 는

데 있어 효과 일 것이다. 

행연구에  보면 차를 마실  심신  건강

게 고 도  인 가 포함 어 있어 사람들· ·

 신 인 변 를 고 시키는데 도움이 다고 

했다 행청소 들에게도 (Youngwoon Seok, 2000). 

차를 마시는 행동과  생  지도 는 것  

 과 자 를 각 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

고 차를 통해 른 몸가(Choonyeon Kwon, 2007) 

짐과 마 가짐 언어 질 생  등  본, , 

인 생 습 이 향상 었다고 보고했다(Joonghye 

차  그램  용Lee, 1993). 

니 부  행동  도  주요  증상들이 

감소했다고 했고 차  그램이 매노

인   인지  신체  사회  능 향상에

도 효과 이라고 했다    . 

과 청소 과 여 재소자  인 에도 차  

 그램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했다(Insook 

자 효능감이 Kim, 2007: Myeongja Choi, 2007). 

높  생 에  잘 며(Soonae 

업동 업습 우 계 사Jeong, 1998), , , , 

 계 인 계 등에 도 좋  효과가 있다, 

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 도 (Jeongnam Ki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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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동 청소 노인들  , , , 

달과 심리  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행연구  사  결과를 나타냈다. 

매  증가 고 있는 습부  동들에게 

 지지에 도움  주는 다양  업 그램

 개 이 실히 요 다 특히 자 효능감  . 

습부  동들  심리  에 도움  주어 

업 취도 향상과 미래 자신  꿈  실 는데 

있어 요  요인이다 그러나 습부  동. 

들  상  심리  과  지지에 도

움이 는 자 효능감에  연구는 거  찾

보  어 다 이에 라 본 연구에 는 . 2012 , 

 드림스타트에 뢰 어진 등 2013 , 2014

고  별 연도별 사  사후 검증  통해 , T

효과를 히고자 다 본 연구  결과는 습. 

부 동들  자 효능감 함양    마

과 업 그램  구 에 용  보를 공

다는데 가 있다 그동  차   . 

주  노인들이나 행청소 일 동  상, 

 연구를 진행 다 고 자존감이 낮. 

 습부  동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참여  

 있는 차  그램  용 다면 자, 

효능감 향상에 도움  주어 행복  생 과 

래 계를 지 는데 있어 효과가 있  것  

보인다 동들  심리 료  행동에 도움  . 

주고 있는 여러 들도 차 그

램  목해 본다면  용  가 가 

있  것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논 를 통해 얻어진 결  

다 과 같다. 

첫째 별에 라 동  자 효능감이 사  , 

사후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시도했다 사  . 

사후 에  에는 별에 라 차이가 없2012

었지만 에는 여  자 효능감이 2013 , 2014

남  자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 

 자 효능감 향상   구체 인 과 

그램  공 고자   본 결과를 

다면 차  그램이  효과 일 것

이다.

째 습부  동들에게 차  , 

그램  용 여 자 효능감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인 고자 다 그 결과 . 

에는 자 효능감  역  사회  자2013

효능감에 는 향상  결과가 나타나지 지

만 업  자 효능감과  자 효능감에

는 사 보다 사후검사에  향상  결과를 나타냈

다 과 에도 업  자 효능감 사. 2012 2014 , 

회  자 효능감  자 효능감이 사  검, 

사  보다 사후 검사  향상  결과를 보 다. 

즉 도에 라 다른 습부  동들  상

 차  그램   동  용  3

결과 생들  자 효능감 가 거  모든 

역에  향상  일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러므  차  그램이 습부  동

들  자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   

 있다. 

본 연구는 습부  동들  자 효능감 향

상 그램  자료  용 써  

동  심리  과  지지에 도움   

 있는 용   가 가 있  것  보인

다  지지에  요  역  는 자 효. 

능감 향상  해 차  그램  다른 

이나 일 동과 청소 들에게도 용  

해 본다면 좋  것  보인다 지만 본 연구. 

  다 과 같다 동  일  자 효. 

능감이 업  자 효능감 사회  자 효능감, 

 자 효능감 등 개 역  구3

었  에 다른 요인  구  자 효능

감에 본 연구  결과를 일    없다 울. 

러 사회  자 효능감 향상   새 운 

그램  공 는  연구가 요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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