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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우  생들에게 보상  공 고 심

각  습부진에 진 생에게 주 를 써 

개인  장과 에 도움  주고  상, 

 높이고자 크게 장 도  사경고 도를 도

입 여 업  지도 고 있다 이 도 가운데 . 

사경고 는 생들  독 고 업부진  극

복   있도  돕는다(Hanger, Goldenson, Weinberg, 

는 본래  목Schmitz-Sciborski, & Monzon, 2011)

과 다르게 많  생들이 처벌  인식 여 좌

과 창 함 자신감 상실 등 심리  축  요, 

인이 고 있다 생들  이러  감 들  습. 

 회복  해 고 습동  부여에 부 인 

향  미쳐(Peterson& Barrett, 1987; Weiner, 

결과  연속  사경고   1985) 

이어질 가능 이 높다 실    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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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preliminary research to develop an individual learning coach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ho received academic probation. It aims to test applicability as a program in the future, and t 

revise it and make up for its problems. To achieve the research aim, this study, based on self-directed 

learning, constructed the program dividing it into two kinds: the first basic learning special lecture and the 

second individual learning coaching. 

This program used those students in universities in Gyeongbok province who received two or more 

scholastic probations from the second semester of 2012 to the second semester of 2014, and who were 

judged by professors who had interviewed them as those who needed learning coach.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introduced those students about the program and schedule. And, this study did in-depth analysis 

for the six students who attended the first and second parts of the program. It was found that those 

students understoo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tried to apply it to actual 

learning process and overcome learning difficulty.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students who receive academic probation and ideas on how to develo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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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료에 르면 도 탈락 는 생 가운데 

이 사경고  업  단 다고 보고 다. 

이는 개인 인 손실뿐만 니라 에 입

지 자  재원과 인  생각 다면 사회

도 큰 손실이라고 볼  있다  우  인. 

재를 양 여 사회에 출해야 는  책

 시키고  신입생 (Lee et al., 2013), 

충원 이 감소 고 있는  시 에  생각 면 

 생존에도 향  미   있다 특히 지. 

 경우는 인구 특 상  원 보다 지원

자  등  감소  계 높   편입

 생들  이탈 이 높 지는 상황에  사

경고  게 면 생  감소  함

께  재 인 지 게 다 이러  . 

상  그동  우리나라  많  들이 우  

생 에는 심  가 지만  후 생들, 

 업 취를  지원에는 상  소 히 

 결과라 겠다(Kang et al., 2000). 

근에는 생  업 취  취업이 

 요 과지  부상 면  에  생

들  업 취는 요  심사  나가 

었다 에 는 개 습  . ( ) 

생상담  그리고 다양  부처  연계 여 

습부진 생  사경고자들  상  는 다

양  그램 개 과 지원 1)  모색 고 

있다. 

사경고자를 돕   국외  그램  살

펴보면 버지나   “Academic Achievement 

래들리  습 략 Program”, “AEP 115” 

미나 노스캐 라이나  , “Strategies for 

워시본  Academic Success program”, 

업책임 그램들이 시행 고 있다"STAR” 

이 그램들  소그룹이나 태(Jin, 2015). 1:1

이며 강  부여 여 참여를 도 고 습

1) 선문 학교 찾아가는 맞춤형 워크 집단상담 평택 학 : ( )/ 

교 로그램 성 향상장학  지 충북 학교 학: High-up , / : 

습부진자 코칭 로그램 회기 이화여자 학교 일 일 학(5 )/ : 

습컨설 한림 학교 상생러닝 디딤돌 로그램/ : 

법  습득 는데  었다 국내 그램. 

는 동 강  그램 동(Sin & Kim, 2012), 

료 토링  용  회복탄   자 주도 습 

그램 자(Km et al., 2014; Kim & Kim, 2015), 

탐색 그램 등  시행 고 (Lee et al., 2013) 

그 효과를 검증 다 이 그램들  개별이 . 

닌 소그룹 태  습 략이나 습득보다는 

상담에  맞춘 경향이 있다 이는 업  . 

습과 에  겪   있는 심리 인 를 감

소시키고 습동 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라고 

  있지만 습  포함  근본 인 습 법, 

과 습 경 조   시간 리를 포함  습행

동 변 를 돕 에는 다소 부족 다고   있

다 그러므  습동 습 법 습행동이 좀 . , , 

  변   있도  지원  심

도 있게 논 해야  것이다 습동 습. , 

법 습행동  자 주도 습  요인  지속, 

 연구 고 있다. 

자 주도 습 능   생 거나 타고나

는 능 이 니고   훈  통해 습 거

나 개 는 능 이라고 볼 재인(Kim, 2013 

용 자 주도 습  탕  그램  개), 

고 시행 다면 사경고자들  습부진  

고 자 를 회복 는데 도움   것이라고 생

각 다 편 습  롯  어떤 과를 극. 

 해 개인  잠재  어  주고 스스

 우도  도 주는 포  개(Gallwey,2000) 

 칭  명료 고 즉각 인 드 과 (coaching)

자  향상시킬  있 며  스스 내‘

 드  통해 자신  객 이고 ’

 돌 보는 자  향상  효과가 있다(Tak et 

al., 2014). 

그러므  자 주도 습과 칭  연계 여 

그램  개 고 시행 다면 취 이 낮  

사경고자들이 습과 에  자신감  회복 고 

업실 에  벗어나는 데 도움   것이다. 

 가 인간과 사회에  우리  지각과 해

 획득 는 가장 효과 이고 본 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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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작용  식이라는  인  (Lee & 

가 는 습 칭  사경Kim, 2005) 

고를  생들    식 생  , , 

등  이해   자연스러운 목 인 법이

라고   있다  국내 개  상. 70

 습  황  조사  결과 사경고자 

그램  공  습 칭이라는 1:1 

답이 가장 높 다2).

재 에  습상담 습컨 습 칭 , , 

등  사  그램명  생들  지원 고 

있지만 사경고자 상  습 칭  드 며, , 

진행 었  그램도 집단 태  일시 인 행

사 에 지나지 다  가(Joh, 2013). 

 생이  진행 는 태  그램  찾1:1

보  어 다 특히 많  그램들이 이  . 

를 립 여 그램  구  요소  과  

구 고 구  그램이 원래  목 에 맞, 

는 효과가 있는지를 인  해 경험  

검증  는 연구를 소 히 다(Lee et 

al., 2013). 

라  본 연구는 사경고자들이 습부진에

 벗어날  있도  돕는 지원 그램 개  

 연구를 진행 고자 다 이에 생들. 

 지속 인 습  원동 이 는 자 주도 습

  개별 습 칭 그램  획 고 

사경고자들  상  시행 다 그리고 그 . 

결과를 분 여 그램이 본래  목 에 좀 

 근   있도  보  것이다· . 

이러  연구과  진행함 써 사경고

자들   효 인 습 그램  

인 습효과를   있  것이다. 

결국 본 연구  목  자 주도 습 이  

근거  사경고자들  상  개별 습 칭 

그램  개   연구 써 이 ·

경험  자료를 통해 그램  용 가능  

2) 학교육개발센터 의회 정보공유를 한 교수학습센터  

황조사 결과(2015)

검토 고 보 여 향후 사경고자들에게 ·

도움    있는 우  그램  진

데 도움  주는 것이다.

이론  배경. Ⅱ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코칭 1. 

자 주도 습  (self-directed learning: SDL)

는 자에 라 차이가 있지만 습자를 능동

이고 주도 인 존재  이해했다는  공통

이다 과 는 . Song(2006) Zimmerman(1986, 1990)

습   동 인지 행동  자신  , , 

습에 주도권  가지고 스스  참여 는 것 , 

업 취를 진 는 실 인 진자라고 

고  자신이 습  모든 과 에, Chung(2000)

 사 결 과 행  주체가 어 자신  습 

동   목 를 진단 고 습에 요  인, ․

 자원  계획 고 리  평가 는 습이라

고 다 자 주도 습  개  탕  . 

습 칭  면 습자 스스  자신  습

에 신  가지고 자신에게 합  습  계획, , 

행 평가 는데 지속  도움  주는 동, 

이라고  것이다. 

자 주도 습   지식 보  사회에  21

요구 는 가장 요  요소  강조 고 지속

 연구 고 있다 그리고 칭  스포 업조. , 

직  경 분야에  게 개 고 있 며 

근에는 고등  에  습자· ·

에  취를 극 고 습자  잠재  찾  

북돋  주는 과  습 칭  용 고 있

다. 

 자 주도 습  실용주  철 에 근거여 

인  상  연구가 시작 어(Knowles, 

 이후 생들에게 용 다1975), 1980

 자 주도 습  연구(Zimmerman, 1990). 

는 주  등 생  상  행 어 나 

첨차 그 상이 생 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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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주도 습  구 요인  Zimmerman(1986)

동 조 인지조 행동조  분 고, , , 

 이 요인들  토  생  Chung(2005)

상  자 주도 습 검사를 개 다 편 . 

자 주도 습  습동  업 취 생  , 

인 계 진 계획과 이 있 며, , (Kim 

업상담 그램  et al., 2015; Kim, 2015) 

별  나 어 연구  결과 자 주도 습 그

램 효과가 매우 높  것  나타났다(Kwom & 

Shin, 2012). 

생들  상  시행  자 주도 습 

그램 효과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과 Han(2006)

등  연구에  자 주도 습 그램Baik(2011) 

이 업 취도에 향  미 지 는 것  나

타났 나 행동조 노트  훈   시간 리 , 

훈  등 자 주도 습  요인에 른 주요 략

 심  개  그램  시행결과에 는 

업 취에  향  미 다고 보고

다(Kim & Park, 2010; Kim, 2013, 2015). 

 자 주도 습  개   특  Kim(2015)

고  변인  법  이해 도  커리 럼

 구 여 라인 자 주도 습 그램  개

다   동  이 그램  업  . 

진행  결과 생들  자 주도 습 능 이 향상

었고 보고 다  사경. Kim & Kim(2015)

고자를 상  동료 토링  용  자 주도

습 그램  개 여 그 효과를 검증

다 그리고 미국  자 주도 습 략 과. 

 개 여 요  생에게 상담  공 거나 

충 인 법  생들에게 다(Kim, 

재인용2013 ). 

습 칭  생  상  진행  연구보

다 청소  상  습효과  계를 분  

연구들이 상  많다 생  상  . 

 습 칭 그램  살펴보면 는 Choi(2011)

생 취업지원과 진  여 연구 고, 

 연구에  생   Choi & Hwang(2011)

습 칭 집단상담 그램이 자 효능감 향상

에 효과가 있는 것  나타났다  . Yunc(2013)

습부진 생들  자 주도  습역량  

르고 사경고를   있는 습컨  모

 개 고 는 사경고자  , Jun et al.(2015)

습부진 생들  상  개인  집단 습

컨  통합  실시 여 그 효과를 검증

다 이  같이 사경고를  생들  . 

상  자 주도 습  습 칭 그램 개

과 효과검증  근에 연구 고 있다. 

본 연구는 사경고자들이 습부진  회복

는데 도움    있는 우  그램  개

  연구  자 주도 습 이  

 그램  구 다.

학사경고자 상 선행연구2. 

사경고는 주   과 에  나타나는 

상  도이탈  원인이 도 다 그럼. 

에도 불구 고 사경고자를 상   연구는 

드 게 진행 고 있다. 

사경고자들에게  맞춘 행연구들  

습실태를 분 여 습지원  탐색 는 

연구  습회복  돕   그램 개   

효과 검증 연구  나   있다  습실태 . 

분 과 지원  탐색  연구들  살펴보면 우

 생들과 사경고자들  특   분

 결과를 토  습지원  시 다

이  집단  특(Kang et al., 2000; Cho, 2000). 

 면 사경고 집단  경우 낮  

부  공 과 만족도  습동  그리고 ( ) 

습 법  미 함이 복합  작용 여 업

취도 이 낮  것  나타났다 이 결과를 . 

근거  사경고자  습동  고양   습

지원 모 과 집단상담 그램  개 다. 

 공  생들이 지각  사Jang & Yang(2013)

경고  원인  생  목   동  부재, 

새 운 경험에  처  사회  지지  

부재라고 다 이에 른 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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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목 를 고 실천해 나가는 것  

도 주고 생들이 생    있도, 

 보를 공 며 생들이 실 를 극복 가능, 

 경험  들이고 처 는 시스 구축  

다 는 사경고를 경험  . Ju et al.(2012)

여 생  상  사경고에 이르게  원인  

경요인   공에  불일( , 

변  경에 부 과 개인내 요인 사 보) (

집 능  부족 인 계망 부족 자 심  조, , 

망 자 조  능  부족  나 었다 사경고, ) . 

 원인  탐색  연구 결과를 리 면 업

과 행 능  부족 낮  사회 경  지  , 

재 인 어 움 스트 스  같  불  심, 

리 등이 복합  향  미 다고   있다

(Hsieh et al, 2007; Sage, 2010). 

다  집단상담 그램 태를 살펴보면 

는 집단상담 회  추 지도 Sin & Kim(2013) 4 1

회  구 여 개인  습  삶에  내  

동 를 강 도  다 는 집. Lee et al. (2013)

단상담 그램에 참여  생들  자 존 감, 

습동 업 취도 향상 등  인 변, 

를 인 다 는 사경고자들  . Ju et al.(2013)

포함 여 업 취 생  자 결 과 스

트 스 처를  집단상담 그램  효과를 

검증 다  습컨  용 여 시행  . 

집단 그램  는 집단 습컨Jun et al.(2015)

 그램이 사경고자  극  습 략

개 에 미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인

고  습에 어 움  겪고 있거나 , Yune(2013)

평균 평  미만  습부진  겪는 생들2.5 

 상  습부진  원인  규명 고 자 주

도 습  가능 도  는  습컨  모

 개 고 그 타당  검토 다  워. 

크  태  동료 토링  용  회복탄  

그램과 자 주도 습 그램  개 고 그 

효과를 검증 다(Kim et al. 2014; Kim & Kim, 

회복탄  그램   일 간 동료2015). 2 3

토  티가 합  면  운 는 식이고 

자 주도 습 그램   내용에 해 연구

자가 직  강  후 동료 토  티가 동

 주에 번   회 에 걸쳐 주간 진2 8 16

행 었다.

이  같이 사경고자들  상   연구는 

실태분   원인  규명 고 그램  개

여 습에 향  미 는 요인들과  계를 분

함 써 그 효과를 검증 고 있다 이 듯 . 

사경고를  생  상   연구가 

차  고 있지만 부분 그램이 집단

태  진행 고 있  에 생들이 겪고 있

는 습 를 심  다루 에는 어 움이 

있다 라  본 연구는 가  생이  . 1:1

습 칭  시행함 써 생들  습부진  

원인  내 외  여 습과   ·

생 에 는데 도움이 는 그램  개

고자 연구를 시행 다.

연구 방법. Ⅲ

연구 상1. 

본 연구는 경북소재   사립 에  4

 부   지 사경고를 2012 2 2014 2

회 이상  생 가운데 차 면담에  2 1

습 칭이 요 다고 명  명  상  178

진행 다 명 생에게 그램  내용과 . 178

일  이 일 자 시지  내, · , 

다 이 과 에  차 습 특강 과 개별 . 1 ‘ ’

습 칭 회  이상 칭 회 추 지도 회’4 ( 3 , 1

참여  종 명  생  상  분) 6

다. 

연구과정2. 

가 연구 구   그램 내 . 

연구  습컨 트  상담사 자격증

 소지   사 명 사과  료자 1 , 2

명 그리고 생상담  상담 생 명  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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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no gender grade Major
Coachin
g count

1

female 

1 Faculty of Arts 4

2 3 Electronics 4

3 3
Departmentof 
International 
Trade

5

4

Man

2
Mechanical 
Engineering 4

5 3 Electronic 
Engineering

4

6 3
Garden of LifeS 
cience 6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그램 내과  살펴보면  지도

 면담에  습 칭이 요 다고 단  생

들에게 명  연구원이  차 에 걸쳐 이 일  3

그램 내용과 일  내 다 이  같  . 

내용  복 면 식상   있 므  매번 새

운 습  이미지 여 공 고 생들Tip , 

에게 습지원 그램이며 과 님  추천

 이 일  보내게 었다고 다 냐. 

면 사경고자들  스스  느끼는 낮  자존감

 장면에  소극 이고 축 어 있다 그. 

러므  사경고자를 상  그램  실시

 경우에는 보장  해 주어야 그램에 

 부 인 태도를 소    있  이

다 편 생상담  생(Lee et al., 2013). 

들이 생에게 개별  연락 여 이 일  참여

여부를 인 면  참여를 독 다. 

나 그램 구   진행 차. 

는 습   집단  상담Sage(2010)

  이루어질 사경고자를 돕   1:1 , 

효 인 그램이 다고 다 라  본 . 

연구는 사경고자들  상  자 주도 습 

 집단 태  회 습 칭   해  1 , 1:1

회 추 지도 회  포함 이상  진행 다4 ( 1 ) . 

그램  구   같다<Table 2> . 

차 습특강  자 주도 습뿐만 니라 1

습 칭과 연계 여 실  경험 고 자신에게 

합  습 법  찾 가는데 도움  주고자 함

 강조 다 특강 시 이 그램  참여 . 

상  히는데 이  사경고 자 라는 용어보다‘ ( )’

는 습부진 이라는 단어  신 며 습‘ ’

칭  징계  목 이 니라 생  장과 

에 도움  주고자함  인식 도  다 결국 . 

차 습특강  자 주도 습에  이해  1

사경고자들  개별 습 칭  이   

목 이었다. 

차 개별 습 칭  생들 스스  신청 여 2

개  습상담실에  이루어 다 참여 . 

생들에게 모든 내용  이 보장  약속

고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 지  이

해시키고 칭 시 내용  는데 동 를 얻

었다. 

Program Subject

I
Basic 

Learning 
Lecture

3)Self-directed learning inspe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co
aching

Ⅱ

Study
Coachin
g

Session 
1

Test result interpretation self-
directed learning
Explore the usual learning an
d self-diagnostic

Session 
2

Motivation and behavior
(Objective and time managemen
t)

Session 
3

Cognitiveandbehavioralstrateg
ies
(Studying methods and practic
es)

Harvest Maps Learning attitude and change 
processes, etc.

<Table 2> Individual Learning Coaching Program 

Configuration

회 별 그램 주 는 연구 이 자 주도

습 맥락  구 며 생에 라 그 칭

내용  차이가 있   있 나 본 향  합

다 회 에는 습특강에  실시  자. 1

주도 습검사 결과를 해 면  평소 자신  

3) 자기주도학습 결과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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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습  진단 고 습 칭  진행 향과 변

 지를 다 다 회 부 는 지난 회  . 2

칭 내용  토  생에게 도움이 는 동 상

자료  자료를 시 도 다PPT . 

회  이후 일  연구원과 논 여 고1 , 

개별 습 칭 회 를 마 면 생들에게 참여 3

만족도  변 도를 자가평가   있도  

지를 작 도  다 그리고 추 지도 이. 

후에도 참여 가능함  주었다. 

자료 분석3. 

본 연구  자료 분  법  다 과 같다. 

첫째 습 특강에  생들이 작  만, 

족도  평균  산출 다. 

째 습 칭일지에  내용  분, 

다 내용분  구조  자료가 함축 어 있. 

는 시지를 면 히 해 함 써 시지에 어

있는  다른 진 를 체계 객  추·

는 법이다(Krippendorff, 1980; Lee & Kim, 

습 칭일지 내용분  해 연구  명2005). 3

과 습컨   자격증  소지  명  1 2

가가 참여 여 자료 사(transcription), 

범주 과  거쳤다(coding), (categorization) . 

본 연구는 참여자가  사 연구가 갖는 

계  극복  해 개별 습 칭 시  

일지를 연구원들이 공 해  역  추출  후, 

여러 번  합 과  거쳐 내용  분 다. 

연구 결과. Ⅳ

기 학습특강 1. 

습특강에 참여  생들  그램 만

족도는  척도 다 그 내용  살펴보면4.03(5 ) . 

진행  특강 내용에  만족도 개별 습‘ ’, ‘

칭에  심  참여 지 는 높게 평가  ’

면에 습동   여부 는 다소 낮게 평가‘ ’

었다 이는 회 습법특강  습동 를 . 1

거나 향상시키는 것  어 움이 있는 것  

해 다. 

학습코칭 내용 분석2. 1:1 

습 칭에 참여  생들  공통  1:1 

고등  는 입 이라는 명  목 가 있

고 해진 시간 만 생 면 는데 에 

는 시간도 많고 자 도 있는데 엇  어떻

게 해야 지를 고민 고 있었다 즉 입 이. , 

라는 목 를 취 고 그 다  목 가 지 

면  습동  부여가 어 워지고 자 통

나 시간 리  어 움  소 다.

편 사경고를 고 나  다 에는  지 

겠다고 다짐  고 나름  노  했지만 

래 지나지  다시 불 실  자신  보게 고 

이는 다시 사경고를  것 같  불 함  

이어 다 그런 상황이 복 면 자신  부. 

 평가  도 있다 습 칭에 참여  생들. 

 자신  습고충  이야 면  자  자신에 

해  부 인 평가가 강했고 연구원이 생들, 

에게 자신  장 단  었   자신  장  ·

말 지 못 거나 말  라도  시간  소요  

면에 단  막힘없이 잘 나열 다. 

그러나 습 칭에 참여 면  생들  조

 변 다 자신에 해 이야 는 것  꺼. 

리고 부 러워  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극  자신  습태도  법  진단 고 자

신에게 맞는 습법  찾 고 다. 

이에 해 습 칭일지 과 회 를 마3

고 작  생들  자가평가지를 토  다 과 

같이 일부 다.

가 습 칭  참여 게  계. 

생들  습특강  듣고 신청했다고 

다 몇몇 생  페이지에 습 칭 실. 

시에  공지를 본 억  있는데 심  없었

다고 했다 그런데 특강에  자 주도 습뿐만 . 

니라 습 칭에  명  듣고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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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어떻게 참여 고 진행 는지 구체  , 

게 었다고 다. 

참여 생 자 는 동 주도 인지주도 행1: , , 

동주도를 다는 건 어 울 것 같고  생...

님이 도 다고 해  참여했다, 

참여 생 처  사경고를  는 마2: 

만 면 자 도 극복   있  거라고 생

각했는데 다시 경고를 고 보니 자신감이 떨어

지고 어떻게 해야 지 법  몰라  고민에 

있었다 그런데 습 특강  통해 습. 

칭  게 었고 지푸라 도 잡는 심  

참여 게 었다. 

나 사경고를  원인 자가진단. 

사경고를  원인에  지각 역  목

  습동  부재 습 법 시간 리  어, , 

움  분 여 살펴보 다.

목   습동  부재1) 

참여 생 리가 특별히 나  것 같지는 3: 

고 목 가 없는 것 같다 목 가 없 니 습. 

에 욕도 없는 것 같다.

참여 생 자신   쪽  심이 많6: 

  졸업 후 취업  고 싶었 나 부모님

 권   에 입 게 었다 공4 . 

에  심도 없고  엇  해야 지 

모르겠다. 

습태도  법2) 

참여 생 출 도 잘 고 책상에 래  2: 

있는다 그런데 습효과는 만족스럽지 못 다. . 

가 법이 잘못  것 같다 과 를 출  . 

도 구들  도움  얻어 출 다. 

참여 생 이나 리  같  4, 5: 

습능 이 부족 다 업에 들어도 모르니   . 

생각만 게 고 답답 고 이건 것들이 이고 

이면 감당   없어 자포자  게 다 시. 

험 간이 면   것이 많 데 부  어

떻게 해야 지 몰라 짜증만 나고 그냥 충 거

나 손  놓게 다.

시간 리  어 움3) 

참여 생 공강시간  롯  자 리 시간에 4: 

게 있  가 많고 잠자  일 다 를 보  . TV

시작 면 시간가는  모르고 몇 시간  본다.

참여 생 공부 시작 지 는데 6: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획  울  우 를 , 

모르겠다 과  요도  난이도에 른 공부. 

시간 분이 어 다. 

다 습 칭 참여 후 변   자가평가. 

생들  스스  가 고 있  사경고자라

는 생각  버리고 스스  그 해결책  찾 고 

노 는 모습이 보 다 약속  시간에 실. 

게 참여 고 스스  찾  습 법  용해 보

면  조  자신감도 회복 며 도 

다  사경고는 자 힘  해결해야 . 

다는 감  버리고 군가  도움  함

께 해결 는 과 임  인지 게 었다. 

참여 생 매 회  자신  생 과 습1: 

에 해 는 계 가 었다 자신에 해 . 

스스  말 면  근본 인 를 게 었다.

참여 생 막연했  부분  구체  생2: 

각해 볼  있는 회가 어  좋 다 그 동  . 

들었  공부 법  리   있어 좋 고, 

는 남   보고 나  맞는 공부 법

 즐 면  공부  것이다. 

참여 생 에  나를 버리지 구나 3: 

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에 이상   . 4.0

것 같지는 지만 어떤 마  공부해야 는

지 느낌이 다 엇보다도 나는 사경고자라. “

는 생각보다는  생이라는 것에 부○○

 시작  것입니다”

참여 생 사경고자라고 스스  낙인찍지 4: 

 것이다 입   공  살  취업  . 

것이라는 목 를 새겨  차근차근 를 해결

해 나갈 것이다 추후 간 검   해 다. 

시 찾  것 같다.

참여 생 는 우  생들만 신경 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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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도 다고 생각했는데 열등생에게도 도움

 손  뻗어  마 이 든든해 다   있.‘

다   있  차이를 이해 게 었다’ ‘ ?’ . 

참여 생 자신  단  고 고 쓰6: 

보다 장  극 면 단  자연스럽게 보

  있다는 것  깨달 다 미래에 엇  해. 

야 지에 해  고민해야겠지만 지  

 잘 고 싶고 졸업  에 장  번 

고 싶어 다.

논의  제언. Ⅴ

본 연구는 사경고를  생들에게 지속

 도움    있는 우  습지원 

그램  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에  논 는 다 과 같다.

첫째 습 특강  자 주도 습  요  , 

 요  등에 해 강 식  진행 다 이 . 

 자 주도 습  이 인 부분이 개별 습

칭  이어   습효과  극  가능  

생들에게 주었다 이 과 에  생들에게 . 

익  자 주도 습  틀  구체  고 조  

낯   있는 개별 습 칭에 해 이해 는데 

도움  주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개별 습. 

칭  참여를 도   있었다.

습 특강에 참여  생들  만족도를 살

펴보면 특강 내용  만족도  개별 습 칭 참

여 지는 모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실4.23 . 

 개별 습 칭에 참여  생들  습

특강  듣고 신청  생들이었다 그러므  . 

습 칭 그램 공지해  생들  모집 는 

법도 좋지만 업실  자존감이 낮  사경고

자들  습 칭에  다루어질 습내용과 과

 명 고 함께 습  회복 자는 시지를 

달   있는 특강 태  리엔 이  효

과가 있다고 겠다 그러나 습동  . (3.78)

과 사  습특강  참여 여부 에  (3.92)

답   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4 . 

째 개별 습 칭 진행과 에  사경고를 , 

 이 에 해 생들  습목   동  

부재 습태도  법  부족 시간 리  어, , 

움  소 다 이는 사경고  원인이 업. ‘

동  부족 업  시간 리  어 움 이라고 ’, ‘ ’

보고  과  연구결과  일Park Keum(2011)

다 생들  진 이라는 목 를 취  후 . 

명  습목 를 지 못함 써 습동

가 떨어지고 그 결과 심각  습 를 경험

게 었다 이러  결과는 업  자 효능감 . 

 습동  업 취도 간에 상 이 있고

 자 개 이 생(Lee & Kim, 2014), 

과 업 취도에도 인 향  미 다고 보

고  연구(Kang et al., 2000; Jooet al., 2000; 

결과를 지지 다  Shunk & Pajares, 2004) . 

사경고에  벗어나 업  회복 고자 는 지

는 있 나 그동  불 실했  습습  꾸

 어 웠고 자신에게  습 법  찾지 , 

못해 어떻게 해야 나 고민  일 다 이‘ ’ . 

는 공부  양과 습   태도 그리고 습 략, 

이 생들  업 취에 향  미 는 변인임  

힌  연구결과  사  맥락Kang et al(2000)

이라   있다 마지막  다  생들이 . 

효 인 시간 용  평소공부가 시험  

이어지지 고 있 며 공강시간 등  자 리 시

간  미 없이 보내고 있었다 입시라는 외. 

목  해진 시간  생  고등  ·

시 과 달리 는 자 이고 능동 인 생

에 해야 므  시간 리가 특히 요 다. 

이는 시험  시험  략  요  요소

(Lindemann, Cabret, 1995; Loulou, 1995; Peniston, 

업 취 도  이 있1994) (Kang 

보고  연구et al, 2000; Campell, Svenson, 1992) 

들  지지 다. 

째 개별 습 칭  참여  생들  변 를 , 

살펴보면 사경고는 습회복  회를 다는 

미며 는 우 생뿐만 니라 업 취 , 

이 낮  생들에게도 도움  손  내 고 



- 980 -

있다는 것  생들이 느끼게 었다  업. 

실  낮 진 자존감  차 회복 고 습목

를 여 자신에게 맞는 공부 법과 시간 리 

법  탐색  시작 다 생들  이러  . 

변 과 에  엇  해야 지 모르는 막연함, 

함 능함 부족  자 통 에  벗어나 , , 

인  찾   있  것  

다  부모님 등 사회  지지는 . , , 

생들  업고충  함께 고민 고 나   있

는 회를 공 고 자신  에 해 통찰, 

는 분 에  새 운 시작과 도  지를 갖

게 는 요인이 다(Ju et al., 2012). 

째 회  습 칭 후 생들이 자가평가 , 3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 생 부분이 개별 습

칭에  만족도가 높 고 다른 생에게 추천 

 지가 있다고 다 그리고 습과 에  . 

도움  고자 는 역  집 향상 법, 

시간 리  습 법 습동 인 계  , , 

생   높게 나타났다 이 역  참고. 

여 습지원 그램  특강 워크  획( )

다면 효과 일 것  생각 다.

이러  결과를 탕  개별 습 칭 그

램 개   연구  다 과 같다. 

첫째 사경고자들  그램 참여를 도, 

 해 그 내용과 일  다양  법  내

했지만 참여 생 가 었다 그러나 차 . 1

습 특강 참여자들  개별 습 칭에  심

과 참여  높  편이었다 라  생경고를 . 

 많  생들  참여를 도  차 1

습특강  도 고 개별 습 칭  자  

참여 는  논 해야  것이다 즉 그. 

램  참여에 있어  강 과 자  게 

해야  것이다. 

째 습 특강에 참여 지 못 다는 , 

생 가운데 상당 는 업시간과 겹쳐  어 다고 

다 도이탈  막  해 사경고자에게 . 

 맞춘 그램이므 공인출 계 를 인‘ ’

해 주거나 그램 시행시간  과 후  든

지 동 계  후  시행 는  모색· ·

해야  것이다. 

째 습 특강 후 생 만족도 조사에  , 

습동  과 사  습특강  참여 여부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 내외  특강90

 습동 부여는 어 움이 있다고 해   

있다 라  향후 그램 구 단계에. ‘

습 특강 시간  늘리거나 워크  식  집’

 루 진행 는 법  모색  요가 있

겠다. 

째 습특강 참여자 명 가운데 명, 21 12

이 개별 습 칭  신청했는데 회 지 진행  4

생  명이었다 이  같이 개별 습 칭  6 . 

생들이 참여 지 거나 진행 이라도 거부 게 

면  이상 진행   없다는 계가 있다 그. 

리고 특 에 라 습 략보다  회복이 

우 인 생도 있고 담당연구자  생  상 작

용  가 있  도 있다 이러  를 . 

 해 내 생상담   각 부처  연

계 거나 생들  소 는 에 라 연구자

를 꿔  진행 는  고 해야  것이다. 

다 째 생들에게 그램  내   지, 

도 님  추천  연락했다고 면 

 다 그러므  에 는 들이 . 

내에  시행 는 다양  생지원 그램에 

해 지   있도  내해야  것이다 지. 

도  면담 시 생들에게 도움이 는 내 

그램  명 고 추천해 다면 생들  스스

 해결해야 다는 부담감  버리고 습, 

회복  지를 키울  있  것이다  개별. 

습 칭 후 담당 연구원들과 지도 님  추

지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생들  업 취도

는 극   것  다. 

 몇 가지 면에  과 이를 탕

 후속연구에  언  다 과 같이 고

자 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참여 생들  자가진, 

단과 변 를 탕  그램 효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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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  추후에는 통 집단  여 . 

사 사후 검증  집단 간 차이를 함-

써 그램  효과를 살펴보 야  것이다. 

 업 취도는 공 인 생  요  요

인  그램 참여 후 업 취도  변( )

를 해 볼 요가 있겠다. 

째 공 생들  경우에는 리  같, , 

 습부족  인  습어 움  소

다 라  이러  어 움  극복 는데 도움. 

 주는 습 강 개  검토  요가 

있다 공과  경우 부 과 별  주요 과. K ( )

목 보충 과 핵심  규과목  개

여 사경고자들이 강 도  다 4) 그 . 

결과 생들  업 취도가 향상 었  보고

다. 

째 본 연구  참여  남 생  경우에 군 , 

경험이 있는 생이 포함 어 있었다 군 경험  . 

나  사회경험 써 습태도  업 취도에 

향 이 있  것이다 그러므(Jang & Yang, 2013). 

 추후 연구에 는 군 경험 여부를 포함  별

에 른 그램 효과검증  모색  요가 있다.

째 본 연구는 사경고자들이 습  어 움, 

 극복   있도  도 주는 그램 개  

 연구이고 경북소재   에  실시, 

 그램에 참여  생들만  상  분

 결과이다 그러므  그램 효과에  . 

연구결과를 일  해  지역 습자, , 

특  고 여 사경고 경험자들  상  

그램  실시 여 그 결과를 해 볼 요가 

있다    시 에   자료 . 2016 2012-214

결과에  일  계가 있다.

다 째 본 연구는 효과 인 사경고자 , 

그램  개   연구 써 차 특강  1

자 주도 습 략  명 고 차 개인 습 칭2

 연계  목  회 진행 다 그러나 1 . 1

4) 오공과 학교 심포지엄 학생역량계발  교 ACE (2015). 

수학습지원 체제·

회 특강  사경고자 상 그램 가능여부

 개별 습 칭에 미 는 향에 해 좀  연

구해야  것이다.

마지막  사경고를 고 좌 보다 극

복   있도  도 주는 것도 요 지만 

사경고 가 생   잠재 사경고집단  ( )

차원  지도를 고  요가 있다 별 . 

사경고자를 분  결과 이 가장 높게 나1

타났고  사경고자 이 에 해 1 2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  시 과 다른 . · ·

공부  경 등  부 이 래  결과라고 

볼  있다 라  차원에  신입생 리엔. 

이  강 여 공 인 생 에  충

분  보를 공  요가 있다  신입생 . 

 과목  개 여 생들  자 주도 습

이 가능 도  여 사경고를 사 에 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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