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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을 위한 감사 

증진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 공감능력, , 

그리고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년제 전문 . 3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 명이며55 , 

이들 중 명은 실험집단에 명은 비교집단에 28 , 27

배치되었다 실험집단에 속한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은 . 

년 학기 동안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이 2018 1 , , 

통합되어 구성된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시 사전과 사후에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의 감사 

성향 공감능력 학과만족 검사를 실시하여 , , SPSS 

을 활용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WIN 20.0 . 

결과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 공감능력 학과 , ,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학과적응과 학습 

지속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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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기는 심리ㆍ사회적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발달과업이 집중되는 시기

이다 이에 대학에 입학한 학습자는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교수 . , 

및 교우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학교에 대한 적응은 모든 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과제

이지만 특히 신입생에게 보다 중요하다 권혜진 이효숙, ( , 2007; ,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의 학년 학기는 대학생활을 성2011). , 1 1

공적으로 마치는 데 의 높은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70%~80%

신입생의 대학생활적(Wilcox, Winn, & Fyvie-Gauld, 2005), 

응수준은 상급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은영 황상하, 1993; , 1995; Lapsley, Rice, & Shadid, 1989; 

학교에 대한 적응 실패로 자퇴를 선택Loeb & Magee, 1992). 

하는 재학생이 학년 학기에 가장 많다는 김수연 의 연구1 1 (2012)

결과는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문제를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보아

야 할 이유를 제시해 준다.

이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 신입생, 

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조력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해당 연구들의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는 과거에는 . 

주로 부적응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와 이의 병리적이고 역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개인 내면의 , 

긍정적인 힘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긍정심리학 영역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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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권석만 이지원 이기학( , 2011; , , 2017;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가지 미덕6

과 가지 강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24 , 

감사 이다 권석만 김유리 감사는 자신‘ ’ ( , 2011; , 2009). 

의 긍정경험에 대한 타인의 기여에 감사를 느끼는 일반

화된 경향성(McCullough, Emmons, & Tsang, 

을 의미하며 자신의 안녕에 도움을 주거나 기여2002) , 

한 대상에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Emmons 

으로 정의된다 감사는 이와 같이 & Crumpler, 2000) . 

타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 태도 도덕적 덕성, , , 

습관 성격적 특질 또는 대처반응, (Emmons & 

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McCullough, 2003) .

감사를 경험하기 쉬운 성향을 감사성향이라고 한다

감사(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성향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정서를 갖기 쉽기 때문에, 

우울 분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를 , , 

덜 느끼고 노지혜( , 2005; Kashdan, Uswatte, & 

자기존중감 효Julian, 2005; Watkins et al., 2003), , 

능감 낙관성 안녕감 및 행복감을 보다 많이 경험하게 , , 

되어 노지혜( , 2005; Froh, Sefick, & Emmons, 

결과적으로 친사2008; McCullough et al., 2002), , 

회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 심은진 한지영( , 2013; , 2012; 

또한 감사성향이 높은 Bartlett & DeSteno, 2006). ,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Emmons &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McCullough, 2003) 

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원두리( , 2011; Wood, 

Joseph, & Linley, 2007; Wood, Maltby, Gillett, 

문제상황 또는 부정적인 상Linley, & Joseph, 2008), 

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권선중 김교헌 이홍석 김유리 노( , , , 2006; , 2009; 

지혜, 2005; Emmons & Crumpler, 2000; Watkins, 

이처럼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2004). , 

황에서 회복탄력성 또는 적응유연성 등 유연한 사고양

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감사의 긍정적 영향은 학교 상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감사는 부정적 스트레스에 저항하여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하도록 하며 김수올 임경희( , 2018; , 2010b), 

학생들로 하여금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대학에서의 

적응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지원 이기학( , , 

또한 사회적 지지를 유발하여 학교에 대한 유2017). , 

대감을 가지도록 하고 이러한 긍(Wood et al., 2008), 

정적 정서를 통해 학생참여를 높이는 등 긍정발달을 유

도하여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기능 또한 수행, 

하게 된다 추병완( , 2015b; Reschly, Huebner, 

따라서 대학 신입Appleton, & Antaramian, 2008). , 

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이 보유한 감사

성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감사성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동 성인 대학, , 

생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효, 

과가 입증되고 있다 윤해정과 조붕환 은 초등학. (2011)

생을 대상으로 주간의 인지행동적 감사프로그램을 10

개발 적용하여 감사성향과 행복감의 유의한 향상을 보, ․
고하였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진형 김경. , , 

미 김동원 김정희 의 연구에서는 주간의 감사, , (2008) 2

일지작성 집단에서 감사성향 생활만족도 자존감 신체, , , 

심리적 건강이 비교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고 언급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와 . Emmons

는 받은 축복 세어보기McCullough(2003) ‘ (counting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과 유대their blessings)’ 

감 낙관적 태도의 증진을 확인하였으며, , Seligman, 

및 은 감사 편지 쓰기Steen, Park Peterson(2005) , 

강점 활용 좋았던 일과 그 이유 적어 보기 등의 중재, 

를 적용하여 성인의 행복도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일부 .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김희경 심현옥 문숙남 이. , , , 

정민 은 학년 간호사관생도들을 위한 회기 분(2014) 1 8

의 인지행동적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간의 4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 생도들의 감사성향, , 

행복감 학교생활 적응 능력이 모두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양진희 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대. (2013)

상으로 한 감사일기쓰기 활동이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

향 뿐 아니라 자존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 ,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김연정 의 연구에(2018)

서는 주간의 감사일기 쓰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 참15 , 

여자의 감사성향과 공감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고 하였다.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정서적 특징 중 하나로 공감능력을 들 수 있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정서적 표현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능력 적절한 정서표현을 위해 정보를 얻는 능력 타인, , 

의 관점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되는 심

리적 변인으로 임현정 추병완( , 2012, ,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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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감사의 근원은 타인을 공Lazarus Lazarus(1994)

감하는 능력이라고 언급하여 감사와 공감능력 사이의 , 

관련성을 나타낸 바 있다 문은주 재인용 실제( , 2014, ). 

로 공감능력은 감사성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 

며 김은주 한지영 그 하위 요인인 인지( , 2017; , 2012), 

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감

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소영호(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2014). , 

일상생활에서 긍정감을 높게 경험하며 김미라( , 2009),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할 수 있고 소영호( , 2014), 

스트레스에 원활히 대처하여 원만한 갈등해결 능력을 

보이게 된다 최미숙( , 2006; Sheldon & King, 2001). 

또한 공감능력은 사회적 적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 

미치게 된다 배은경(Dovidio & Banfield, 2015). 

박찬경 오은주와 남재걸 등에 의(2011), (2014), (2017) 

해 수행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공

감능력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과적응이 사회적 지지와 .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여러 선행연구(Cosden & 

McNamara, 1997; Chartrand, 1992; Halamandaris 

& Power, 1997; Lamonthe, Currie, Alisat, & 

Sullivan, 1995 를 기초로 하였을 때 공감능력이 높을) , 

수록 사회적응력이 높아서 대학생활을 잘 할 가능성이 

있다 고유경 유소영 한종숙 따라서 감( , , 2017; , 2015). , 

사증진 프로그램은 공감능력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는 김수올 송윤정( , 2018; , 2013; 

어윤경 이찬숙 이혜경 학과만족에도 긍, 2011; , , 2014)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족. 

은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 현실을 결합하여 주어진 환경

을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

는 것인데 이용택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정( , 2003), 

서는 감사와 정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Adler & 

특히 학과만족은 인간관계와 같은 대Fagley, 2005). , 

인관계 만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계현( , 

하혜숙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둘러, 2000), 

싼 사람과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면 본인이 속한 학과에 대한 긍정적 정

서가 고양되어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즉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삶에 대한 . , 

만족도를 높이고 공감 등의 인간관계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서 높은 학(Bono & Froh, 2009), 

업성취와 학교생활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Froh, Miller, & Snyder, 200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감사증진 교, 

육활동은 학업적 성취 뿐 아니라 인성적 자질에 대한 

요구가 높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들에게 보

다 의미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 

다재다능함을 요구하는 학과 특성으로 인한 수업과 과

제부담 그리고 학과의 문화적 특성으로 적응에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으며 김남연 류혜숙 송정원 이( , , 2007; , 

현정 이대균 대학 신입생들은 일반적으로 상, , 2007), 

급생에 비해 낮은 대학생활 적응수준을 보이기 때문이

다 김은영 황상하( , 1993; , 1995; Lapsley et al., 

따라서 유아교사를 1989; Loeb & Magee, 1992). , 

희망하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을 조력하고 교사로서의 , 

인성적 자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을 조력하기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
예비유아교사들의 감사성향 공감능력 학과만족도의 변, , 

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유

아교사의 감사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유

아교사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유

아교사의 학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Ⅱ

연구대상1. 

본 연구의 대상은 학년도에 경기도에 소재한 한 2018

전문대학교 년제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학년 신입생 3 1

명이다 이들은 사전에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수강한 55 . 



한국보육학회지 제 권 제 호19 2

88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며 모두 여학생으로 구성되었다, .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세이다20.5 .

본 연구에서는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중 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28 , 

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교과27 . 

관련 활동의 일부로 실시되는 활동이므로 본 연구자가 , 

담당하는 분반을 실험집단으로 타 교수자가 담당한 분, 

반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 속한 대학. 

의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은 주간 감사증진 프로그램11

을 경험하였다 연구진행 중 결석 휴학 등의 사유로 . ,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사후검사에 응하지 않, 

은 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6 . 

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과 같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1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증진 프로그램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설

정하고 내용과 학습방법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내, . , 

용적인 측면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감사의 인지, 

정서 및 행동적 측면을 충실히 반영하고 김희경 외( , 

윤해정 조붕환2014; , , 2011; Emmons & Crumpler, 

방법적 측면에서는 선행연구2000; Watkins, 2004), 

에서 효과적인 감사증진 방법으로 언급된 감사일기 작‘

성하기 김연정 와 받은 축복 세어보기 활동( , 2018)’ ‘

을 중심으로 감사증(Emmons & McCullough, 2003)’

진 프로그램 워크북을 개발하였다 이후 유아교육 및 . , 

교육학 전공 전문가들의 검토와 조언을 거쳐 내용을 수

정 보완한 후 회기로 구성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진11․
행하였다.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1)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감사성향 공감능력 학과만족과 같은 심리적 , , 

기제를 향상시키고자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본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속에서 다양한 요구와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

해나가는 심리적 역량을 향상하여 대학생활에 성공적으

로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목표는 다음, , 

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감사의 의미와 대상을 인지. , 

하고 감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겨 보며 감사를 선, , 

물과 축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감사에 대한 이. , 

해를 기반으로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다 셋째 윤리적 동기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 , 

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한다.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2) 

본 연구에서는 감사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감사정, 

서를 습관화하여 생활 속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이 통합된 감사증진 활동을 구, , 

성하였다 감사의 인지영역 신장을 위해서는 감사의 의. 

미 감사대상 감사의 중요성과 의의를 인식할 수 있도, , 

록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강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정서적 영역의 발달을 위해서는 감사에 대한 이해를 기

반으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도록 하는 토론과 실습, 

발표 활동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영역의 . , 

신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워크북의 실천 

표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감사성향 공감능력 학과만족 사전검사, , 
점수 차이

변인 하위요인
실험집단(N = 28) 비교집단(N = 27)

t
M SD M SD

감사
성향

감사인식 3.88 .42 3.71   .36 1.59

감사정서 3.72 .37 3.54   .37 1.83

총점 3.80 .37 3.62   .32 1.90

공감
능력

관점수용 3.82 .53 3.62   .48 1.41

정서공명 3.18 .39 3.24   .39 -.51

공감관심 3.99 .39 3.94   .29 .52

총점 3.66 .28 3.60   .27 .83

학과
만족

교과만족 4.06 .46 3.92  1.21 .56

관계만족 3.92 .49 3.63   .56 2.02*

일반만족 4.02 .45 3.93   .47 .73

인식만족 4.14 .52 4.05   .47 .63

학교만족 3.64 .58 3.56   .52 .52

총점 3.86 .36 3.75   .34 1.15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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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감사를 실천하고 성, 

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활동회기나 소요시간에 따라 효

과가 다소 차이가 있고 노지혜 문은주( , 2005; , 2014; 

양진희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편적 활동, 2013), 

보다 한 학기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효숙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 2011),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표 와 같이 진행, 2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매 회기 활동방법에 대한 안내와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강의 워크북 작성과 같은 , 

쓰기 및 기록 활동 그리고 발표 및 토의형식의 공, 

유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분 내외의 오. 30

프라인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학습자들의 학습. 

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일부 학습활동은 주제와 .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되기도 하였다 회차 내용의 . 6

경우 감사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강의 보다는 감사, 

를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이 중요시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활동 안내를 위한 강의는 생략하고 학습자 ,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워. 

크북 작성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학습자간의 , 

상호작용은 인 이내의 소집단으로 매 회기 반드시 5

표 2.
감사증진 프로그램 내용 및 학습방법

회 진행일 주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소요시간

1 3.2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의 방법에 대한 소개, 강의 분30

2 3.9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라 나의 삶에서 감사하는 영역을 찾고 감사를 선언해 보기

개별 워크북 작성 분20

팀 내 토의 및 
발표

분10

3 3.16 인간관계와 건강에 대해 감사하라
인간관계와 건강에 대해 감사의 이유를 찾고 실천해 , 
보기

강의 분 5

워크북 작성 분10

토의 및 발표 분15

4 3.23 일과 물질에 대해 감사하라
감사의 지폐나 카드를 만들고 수시로 보면서 물질을 ,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기

감사의 지폐 카드 , 
만들기 실습

분25

워크북 작성 분 5

5 3.30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감사의 차원 학습하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 
방법 학습하기

강의 분10

워크북 작성 분10

토의 및 발표 분10

6 4.12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 써 보기
편지쓰기 실습 분20

워크북 작성 분10

7 5.3 감사로 멋진 결과를 이루어 가라
하루 동안 일어날 멋진 일을 이미 해결되었음을 가정하고 
감사하기

토의 및 발표1:1 분30

8 5.17 실수로부터 감사를 배우라
실수를 통해 성장한 경험을 고백하고 축복을 느낀 경험 , 
나누기

토의 및 발표1:1 분30

9 5.24 감사의 거울 앞에 서라
자기 자신에게 자신과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 갖기 

강의 분 5

거울 보며 셀프 
칭찬하기 실습

분15

워크북 작성 분10

10 5.31 감사의 구체적 방법을 배우라
감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 
알며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 하기, 

강의 분10

의식적 감사 실습 분10

워크북 작성 분10

11 6.7 감사를 기억하라
지나 간 일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기억하며 감사의 목록 
만들기 감사는 능력이고 믿음이며 기억하는 것이고. , , , 
호흡하는 것과 같으며 훈련해야 하는 것임을 알기, 

강의 분 7

워크북 작성 분 8

토의 및 발표 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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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이는 긍정적 정서공유와 성찰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서였다.

측정도구3. 

감사성향 1)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감사성향을 측정

하기 위해서 임경희 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2010a)

하고 타당화한 감사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사성향 . 

척도의 하위요인은 감사에 대한 인식 및 인정 문항(15 )

과 감서정서체험 및 반응경향성 문항 이며 내가 얼(15 ) , ‘

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순간 참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 ‘

소한 즐거움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때가 있다 등을 포’ 

함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점 30 . 5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 

된 감사성향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감사대상에 대한 인식 및 인정 감사정서체) .88, 

험 및 반응경향성 이며 감사성향의 전체 신뢰도 계.79 , 

수는 이다.91 .

공감능력2)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공감능력을 측정

하기 위해서 의 대인간 반응성지수Davis(1980)

와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Mehrabian

과 의 정서적 공감척도Epstein(1972) (Emotional 

를 수정ㆍ보완한 신경일 의 척도Empathy Scale) (1994)

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측정 문항은 나는 결정하기 . ‘

전에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알려고 노력한

다 나는 긴급상황에 처하면 걱정되고 불안하다 나’, ‘ ’, ‘

는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관점수, 

용 문항 정서적 공명 문항 공감적 관심 문항 등 6 , 8 , 19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점 척도33 . 5 Likert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

관점수용 정서적 공명 공감적 관심 이며.71, .70, .81 , 

공감능력의 전체신뢰도 계수는 이다.76 .

학과만족 3)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학과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 김계현과 하혜숙 이 개발한 학과만(2000)

그림 1. 감사증진 프로그램 워크북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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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과만족 척도는 우리 학과의 . ‘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우리 학과는 내가 다닐만’, ‘

한 학과이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과만족 ’ , 

척도의 하위요인은 교과만족 문항 관계만족 문항(5 ), (3 ), 

일반만족 문항 인식만족 문항 학교만족 문항 으(7 ), (5 ), (7 )

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점 , 27 . 5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 

학과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과만족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

수(Cronbach's  는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 .87, .85, 

반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 이며 학과만.92, .82, .90 , 

족의 전체 신뢰도는 이다.95 .

연구절차4. 

유아교육과 신입생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적용에 앞서 

개강 첫 주 년 월 일 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2018 3 2 )

감사성향 공감능력 학과만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 . 

집단에게는 한 학기 동안 월 일 월 일 회의 (3 2 ~ 6 7 ) 11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비교집단에게, 

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증진 프로. 

그램 종료 후 월 일 에 사후검사를 사전검사와 동일(6 8 )

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5.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WIN 20.0 . 

기 위해서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고 사전검 , 

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

기 위하여 독립표본 t 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test . 

확인하기 위해서 종속변인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

로 설정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해석. Ⅲ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에 1.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

유아교사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과 같이 감사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집단의 3 , , 

감사성향 점수가 비교집단의 감사성향 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후 감사성향 사전 점수를 통제하고 본 프. , , 

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감사성향 사후검사 점수

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4 . 

표 의 결과는 감사성향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상4

태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감

사성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나타낸다(F = 4.86, p 표 에 제시된 감 < .05). 4

사성향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감사에 대한 인식 및 , 

인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F = 5.10, p 감사정서체험 및  < .05), 

반응경향성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3.87, p > .05). 

표 3.
감사성향 사후점수와 조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N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감사에 대한
인식 및 인정

실험집단 28 4.07 .43 4.01 .06

비교집단 27 3.74 .43 3.81 .06

감사정서 및 
반응경향성

실험집단 28 3.84 .32 3.78 .05

비교집단 27 3.57 .40 3.63 .06

총점
실험집단 28 3.95 .36 3.89 .05

비교집단 27 3.66 .38 3.72 .05

표 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감사성향 사후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N = 55)

하위요인 집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감사에 
대한

인식 및 
인정

사전점수 공변인( )  4.44  1 4.44 43.26***

집단 주효과( )   .52  1  .52 5.10*

오차  5.33 52  .10

수정합계 11.20 54

감사정서 
및 

반응경향성

사전점수 공변인( )  2.92  1 2.92 36.51***

집단 주효과( )   .31  1  .31 3.87

오차  4.16 52  .08

수정합계  8.08 54

총점

사전점수 공변인( )  3.55  1 3.55 49.80***

집단 주효과( )   .35 1  .35 4.86*

오차  3.71 52  .07

수정합계  8.47 54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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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2.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와 같이 감사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의 실험집단 5 , 

공감능력 점수는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점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감능력 사전 점수를 통제한 . , 

상태에서 본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감능력 

사후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6 . 

표 에 제시된 내용은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검사 점6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음을 나타낸다(F = 9.22, p 공감능력의  < .01). 

하위요소 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관점수용, (F = 11.03, 

p 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 .01)

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서공명, (F = .51, p 과  > .05)

공감관심(F = 1.17, p 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 .05)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학과만족에 3.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예비

유아교사의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과 같이 감사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집단의 7 , , 

학과만족 점수는 비교집단의 학과만족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과만족 사전 점수를 통제한 . , 

상태에서 본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과만족

에 대한 사후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8 .

표 의 결과는 학과만족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를 통8

제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학과만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음을 나타낸다(F = 9.44, p 학과만족의  < .01). 

하위요인 별로 그 효과를 살펴보면 교과만족, (F = 

20.36, p 관계만족 < .001), (F = 8.11, p 일 < .01), 

반만족(F = 13.04, p 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 .01)

표 7.
학과만족 사후점수와 조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N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교과만족
실험집단 28 4.40 .50 4.39 .08
비교집단 27 3.83 .45 3.84 .09

관계만족
실험집단 28 4.21 .58 4.14 .10
비교집단 27 3.64 .60 3.72 .10

일반만족
실험집단 28 4.40 .54 4.37 .09
비교집단 27 3.88 .51 3.89 .10

인식만족
실험집단 28 4.11 .56 4.21 .09
비교집단 27 3.85 .45 4.00 .09

학교만족
실험집단 28 3.38 .50 3.63 .09
비교집단 27 3.17 .34 3.51 .09

총점
실험집단 28 4.09 .43 4.11 .08
비교집단 27 3.67 .37 3.78 .08

표 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공감능력 사후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N = 55)

하위요인 집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관점수용

사전점수 공변인( )   2.95 1 2.95 81.23***

집단 주효과( )   1.04 1 1.04 11.03**

오차   4.92 52  .10

수정합계   9.75 54

정서공명

사전점수 공변인( )   4.24 1 4.24 29.97***

집단 주효과( )    .07 1  .07  .51

오차   7.36 52  .14

수정합계  11.62 54

공감관심

사전점수 공변인( )   2.20 1 2.20 20.86***

집단 주효과( )    .12 1  .12 1.17

오차   5.47 52  .11

수정합계   7.87 54

총점

사전점수 공변인( )   1.04 1 1.04 33.99***

집단 주효과( )    .28 1  .28  9.22**

오차   1.59 52  .03

수정합계   3.0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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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공감능력 사후점수와 조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N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관점수용
실험집단 28 4.01 .44 3.97 .06
비교집단 27 3.64 .32 3.69 .06

정서공명
실험집단 28 3.21 .51 3.22 .07
비교집단 27 3.17 .42 3.15 .07

공감관심
실험집단 28 4.05 .43 4.03 .06
비교집단 27 3.92 .32 3.94 .06

총점
실험집단 28 3.75 .23 3.74 .03
비교집단 27 3.58 .22 3.6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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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인식만족, 

(F = 3.27, p 과 학교만족 > .05) (F = .73, p 은  > .05)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논의 및 결론. Ⅳ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학과적응을 목표로 

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예, 

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 공감능력 그리고 학과만족에 , ,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예비유

아교사의 감사성향 공감능력 그리고 학과만족 향상에 ,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 

은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성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사증진 . , 

프로그램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감사인식 및 인정

은 그렇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의 감사인식에 배해 통

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감사정서체험 및 반, 

응경향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사증진 프로그램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

일기쓰기 감사기록 감사표현하기 등과 같은 활동들이 , , 

감사성향을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

는 것이다 김연정 김희경 외 문은주( , 2018; , 2014; , 

양진희2014; , 2013; Emmons & McCullough, 

이는 효과적인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2003). 

사의 감사성향을 긍정적 방향으로 증진시킬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이 감사할 대상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거나 , , 

부정적인 결과의 외부 요인들에 대해 인정하는 감사의 

인지적 측면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임을 나타내 주는 결

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의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 

는 감사인식 및 인정은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인 반면,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을 체험하거나 이러한 정

서를 행동으로 표현 및 행동으로 동기화하고 부정적인 

사건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하려는 감사

정서체험 및 반응경향성은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된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 

예비유아교사가 감사대상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실제 감사정서를 체험하고 표현하고자 ,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부정적 사건을 재해석하도록 , 

하는 정서 행동 동기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 ,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식이 감사정. 

서체험과 감사표현 경향성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임경희 의 언급과 일치하는 것으로(2010a) , 

감사에 대한 인식이 감사체험과 행동표현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좀 더 많은 활동 빈도와 시간이 요구된다고 해

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감사증진 . 

프로그램은 감사의 인지 정서 행동적인 요소를 고루 , , 

포함한 포괄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나 감사성향 요, 

표 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학과만족 사후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N = 55)

하위요인 집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교과만족

사전점수 공변인( )   1.67 1 1.67  8.44**

집단 주효과( )  4.03 1 4.03 20.36***

오차 10.31 52  .20

수정합계 16.45 54

관계만족

사전점수 공변인( )  4.52 1 4.52 16.86***

집단 주효과( )  2.18 1 2.18  8.11**

오차 13.95 52  .27

수정합계 22.98 54

일반만족

사전점수 공변인( )  4.34 1 4.34 17.76***

집단 주효과( )  3.19 1 3.19 13.04**

오차 12.72 52  .25

수정합계 21.08 54

인식만족

사전점수 공변인( )  1.59 1 1.59 7.24*

집단 주효과( )   .72 1  .72 3.27

오차 11.40 52  .22

수정합계 13.91 54

학교만족

사전점수 공변인( )  7.81 1 7.81 32.58***

집단 주효과( )   .17 1  .17 .73

오차 12.46 52  .24

수정합계 20.65 54

총점

사전점수 공변인( )  2.29 1 2.29 14.77***

집단 주효과( )  1.47 1 1.47 9.44**

오차  8.05 52  .16

수정합계 12.52 5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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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에서도 감사한 대상이나 원인을 인식하는 것보다

는 감사의 정서를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성향이 학교적

응과 더욱 관련이 있다는 임경희 점에서 향후( , 2010b) , 

대학신입생의 적응을 조력하는 감사증진 프로그램 구성 

시 감사정서 체험의 강도 빈도 밀도 범위 등을 감안, , , , 

하여 감사성향의 체험적 요소와 표현요소를 더욱 강조

하고 행동기법을 활용하는 활동들의 보완적 구성이 요

구된다.

둘째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 

은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사증진 . , 

프로그램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관점수용은 그렇

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의 관점수용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정서공명과 공감관심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사증진 프로그램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

능력과 감사성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김은주( , 

한지영 감사활동을 통해 증진될 수 있2017; , 2012), 

는 심리적 특성 정현주 김현수 이라는 선행연구( , , 2018)

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공감능력의 하위. , 

요인 별로 살펴보았을 때 타인의 입장과 강점 생각을 , , 

상대방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점수용은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으

나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정서적 공명과 타, 

인에게 동정 관심 연민의 정서를 경험하는 공감적 관, , 

심은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능력 역시 감사성향과 마찬가지로 감사교육 , 

프로그램의 경험이 공감의 인지적 요소의 향상에는 유

효하였으나 정서 및 행동적 요소를 향상시키는 데는 , 

제한적이었음을 나타내 준다.

공감능력은 인지적 능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지만 임(

현정 추병완 자신이 처한 환경 내에, 2012; , 2015a), 

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느낌과 조망을 인식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

라는 점에서 함승래 관점수용능력의 향상만으( , 2015), 

로는 진정한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또한 공감능력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 , 

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이타행동을 유발한다

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공감적 관, 

심과 정서적 공명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

며 최명선 김광웅 한현주 최미숙 공감( , , , 2005; , 2006) 

으로 유발된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행복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 황수영 윤미선 는 연구결과를 기초하( , , 2018)

여 볼 때 후속 프로그램에서는 공감의 정서적 요소를 , 

향상할 수 있는 활동과 교수학습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위한 감사증진 프로그램, 

은 예비유아교사의 학과만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사증진 . , 

프로그램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교과만족 관계만, 

족 일반만족은 그렇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인식만족과 학교만, 

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사증진 프로그램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학과만족

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가 학업성취와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가져오고(Froh 

감사증진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학교만족et al., 2007) 

도를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Emmons & McCullough, 2003; Froh et al., 

2008; Huebner, Valois, Paxton, & Drane, 2005). 

그러나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경험 후 예비유아교사의 

인식만족과 학교만족이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와 학과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은 학과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과 별개로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해 준다 이는 대학이나 . 

학과에 대한 인식은 학생 개인의 인식이나 만족변화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이 서열화, 

된 문화 속에서 중고교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들의 대학

이나 학과에 대한 인식을 짧은 기간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학과에 .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학교만족 요인과 함께 작용하고 있

으므로 김계현 하혜숙 선호대학을 위해 학과에 ( , , 2000), 

대한 선호를 포기하거나 선호학과를 위해 학교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모두 대학생활불만족을 초래할 수 , 

있다 김계현 하혜숙 따라서 대학진학 전 진학( , , 2000). , 

지도 및 대학에서의 학교적응과 진로지도 시에는 대학

과 학과에 대한 만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 유아교사의 감사성향 공감능력 학, , 

과만족의 향상을 위해 감사증진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본 , , 

연구에서 활용된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인성의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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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입시위주의 중등교육에서 미처 ,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인성적 요소를 대학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 

제한점을 갖는다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 연구의 제한. 

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한 년제 전문대학교 유, 3

아교육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원양성기관에 진입하는 신입생들

을 대상으로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와 프로그램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에는 , 

어떠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았다 학년 학기는 대. 1 1

학적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후속연구에서는 비교집, 

단에도 대학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셋째 본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감사 공감 만족감 , , , 

향상을 통해 대학신입생 학과적응을 조력하기 위하여 1

학년 학기에 진행되고 학기 말에 프로그램 효과를 확1 , 

인하였다 본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 

감사성향 공감능력 만족감 요인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 ,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후속연구. 

에서는 프로그램 종류 후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확

인하기 위한 추수평가와 프로그램 효과의 확산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보편적인 유아교육과 , 

신입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감사의 종교적인 요소와 

항목을 최대한 배제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감. 

사가 영성과 관련이 있다는 실험연구가 존재하고 종교, 

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신(

경숙 신애자 김용수 를 감안하여 후속연, 2009; , , 2016)

구에서는 학습자의 종교에 따른 감사 수용과 감사증진

을 확인하여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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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gratitude enhancement program for 
freshman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gratitude disposition, empathic abilit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Methods: 55 freshmen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wenty-eight of 
them were classifi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made to go through gratitude enhancement program for 
freshman. Twenty-seven of them were classified as a control group. The gratitude enhancement program for 
freshman consisted of lectures on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gratitude factors. To verify the effect of 
this program, the tests on gratitude disposition, empathic abilit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were carried out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NCOVA.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the gratitude enhancement program was effective for improving 
gratitude disposition, empathic abilit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illustrated the need of gratitude enhancement program and its 
methodologies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ollege adjustment and persistence by improving 
gratitude disposition, empathic abilit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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