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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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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pplied to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 study used 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ith a sample of students aged 15 (n=263, 
male), the members of eleven 10th grade classes in a high school in Seoul, from March 1st, 2019 to February 28th, 
2020.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character questionnaire was used, and a paired t-test was perform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 statistical 
program. Results: In this study, character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after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than before. The pre-post differences in character levels were measured for Sincerity (t=5.63, p<.001), Self- 
respect (t=2.78, p=.011), Decorum (t=3.97, p<.001), Responsibility (t=5.35, p<.001), Consideration and com-
munication (t=5.89, p<.001), Citizenship (t=5.28, p=p<.001), Self-regulation (t=6.25, p<.001), Justice (t=2.62, 
p=.011), Wisdom (t=5.75, p<.001), and Honesty and courage (t=7.11, p<.001). Conclusion: In this study, <Judo 
lessons> and <Theatrical lesson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improvements in character.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s; Humanity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Personality Scale; 

Humanity lesson; Theatrical lesson; Judo less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은 과학 및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교

육과 행정, 사회와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1]. 사회 소통 역시 

인터넷 연결망 이전과는 소통 양상과 방식이 빠른 속도로 변

화하고, 그 소통의 결과는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과 가치 체계

를 바꾸고 있다[2].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

화이자 위기는 인간성 상실에 있다. 과거 20세기 초반 산업혁

명과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인간 소외가 문제되었다면 오늘날

은 아예 인간 존재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래에는 컴퓨

터의 도움을 받은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향상된 인류

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

한 산업 활동의 대체는 중산층의 몰락과 부의 양극화를 초래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3가지 핵심역량은 인성, 기초 문해 능력, 문제해결 역

량이다. 바람직한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적 가치가 

결여된 기계 세상이 되고 말 것이므로 창의적인 교육 혁신을 통



2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김금희·강순실·황재욱 등

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해야 한다. 즉,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올바른 가치 판단을 이끄는 윤리적 판단력과 성찰력을 기르

기 위해서 창의 ․ 융합적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2].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

다.)”이 2014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

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간의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한

다는 것과 핵심역량이 곧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3]. 인성교육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간

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

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

와 연대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법에서 제시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 공동체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핵심 가치 ․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

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

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 ․ 덕목을 적

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

감 ․ 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 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지금은 미래사회를 위해 학생들의 창의 ․ 인성 ․ 
융합적 측면과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

그램이 절실한 때이다. 

현재까지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구체적

으로 어떤 덕목이나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

였다.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

으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의 인성 

수준을 확인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 방안 마련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다.

 인성교육 실시 후 유도수업, 연극수업, 인성수업 각각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인성교육 실시 전 ․ 후 인성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

의 수업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direct effect)을 

평가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성수업 실시 전 ․ 후 인성수준의 정도를 파악하

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확인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육 

전 ․ 후 차이의 인성수준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단일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정규교육

과정으로 운영 ․ 편성되어 이루어진 인성교육으로 유도, 연극, 

인성수업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해당 분

야의 외부 전문가, 즉 중 ․ 고등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하는 

현직 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체육 교과 시간에 

<유도수업>을 주1회 17시간, 11개 반을 대상으로 2학기 동안 

유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극수업>은 한문교과 시

간을 활용하여 주1회 17시간, 11개 학급을 1학기 동안 외부 

연극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인성덕목을 중심으로 한 <인

성수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주 1회 17시간, 1학기 5개 

반, 2학기 6개 반을 대상으로 외부 인성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

행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서울 강북에 위치한 일개 공립 일반계 

남자고등학교 1학년 11개 학급, 총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성검사 실시하기 전 인성검사는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생각한 후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

의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응답 하나만 선택하

여 표시(√)해 줄 것을 안내하는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공하였

고, 성실히 인성검사에 참여하고, 교육 만족도를 작성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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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상품권을 증정하였다. 1학년 276명 중 결석, 무응답, 불

성실한 응답 13명을 제외한 총 263명을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정규교육과정 내 일

반 과목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수업의 일부이므로 연구윤리심

의를 하지 않았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인성

본 연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수준에서 학생

들의 인성수준을 측정하도록 개발한 표준화된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인성검사 설문지를 활

용하였다. KEDI 인성검사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73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815~.896, 검사-재검사 상관계

수(r)는 .766~.835 수준이다. 또한 KEDI 인성검사의 각 하위

요인별 점수와 공인타당도 검사와의 상관계수(r)는 .579~.764 

수준이다. 인성 덕목은 성실(인내 ․ 끈기 ․ 근면성, 8문항), 자기

존중(자기존중 ․ 자기효능, 7문항), 예의(효도 ․ 공경, 7문항), 

책임(책임 ․ 협동 ․ 규칙이행, 6문항), 배려 ․ 소통(타인의 이해 

및 공감 ․ 친절성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10문항), 시민성

(애국심 ․ 타문화이해 ․ 세계시민의식, 8문항), 자기조절(감정 ․ 
충동 ․ 행동 등 자기통제 및 신중성, 6문항), 정의(공정 ․ 공평 ․ 
인권존중, 5문항), 지혜(개방성 ․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 안목, 

6문항), 정직 ․ 용기(정직 ․ 솔직 ․ 용감성, 7문항) 등 인성을 구성

하는 10개의 덕목(하위요인)으로 70문항이다. 인성검사의 문

항 진술 방식은 각 인성 덕목별(하위요인별) 실제 개인의 행동

으로 표출되었는가, 인성적 행동은 나의 모습을 얼마나 잘 나

타내는가?? 등 자신이 특정 덕목이나 역량을 지녔는지를 묻는 

방식이다. KEDI 인성검사 척도는 피검자가 검사지에 기술된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Likert 5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

‘⑤ 매우 그렇다’) 이다. 

2) 교육 프로그램 별 만족도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별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객

관식 14문항, 주관식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성, 유도, 연

극 전문가 3인, 연구원 4인이 학교 내에서 KEDI 인성검사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 교사 서면

면담과 사전검사, 전문가 협의회를 이용하여 문항의 내용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 Cronbach’s ⍺에서 유도, 

연극, 인성수업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Cronbach’s ⍺지수 값

이 각각 0.94, 0.95, 0.96 나타내므로 일관성 있는 응답을 확인

하였고, 각 문항 간 상관관계와 내적일치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One-way ANOVA를 통해 분산의 동

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반별 만족도 평균 차이에 대한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유도수업 만족도(p=.454), 연극

수업 만족도(p=.740), 인성수업 만족도(p=.06) 각각 0.05보다 

크게 나타내므로 등분산 임을 확인하였다. 

만족도 설문지 객관식은 피검자가 검사지에 기술된 각 문항

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체

크하는 것으로 Likert 5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

렇다’) 상에서 체크하는 것이며, 주관식은 ‘수업을 통한 나의 가

장 큰 변화’와 ‘수업의 개선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2019.3.1.부터 

2020.2.28.까지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이다. 유도, 연극, 인

성수업 진행 시 외부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교가 

교수-학습 방법 모형 틀을 제공하여 10가지 인성덕목을 중심

으로 강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수-학습 방법 틀은 일시, 

대상, 장소, 주제, 학습목표, 학습자료, 도입 ․ 전개 ․ 정리 등 학

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틀에 맞게 작성된 17차시 교

육과정, 교육활동사진, 활동 결과물, 학습자와 교수자의 소감

문 등을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유도수업은 

2017년부터 체육시간에 유도실에서 유도복을 착용하고 체계

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19년 교육청으로부터 강사비 지원을 

받아 연극수업, 인성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극수업은 한

문교과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인성수업은 

창의적 체험시간에 교실에서 체계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학교자체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틀을 제작하게 

되었다. 

인성검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2019. 3. 4.)과 1학

기 종료 날짜(2019. 7. 19.)에 2회 측정하였다. 교육 만족도 조

사는 1학기 종료되는 날짜에 맞춰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연구

자가 함께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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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 Level before and after Humanity Education (N=263)

Humanity 
Befor (2019 March) After (2019 July)

t p*
M±SD M±SD

Sincerity 3.40±0.73 3.63±0.84 5.63 <.001

Self-respect 3.98±0.74 4.07±0.85 2.78   .011

Decorum 4.33±0.55 4.43±0.55 3.97 <.001

Social responsibility 4.10±0.56 4.28±0.58 5.35 <.001

Consideration ․ Communication 3.98±0.56 4.16±0.62 5.98 <.001

Citizenship 3.97±0.60 4.14±0.68 5.28 <.001

Self-regulation 3.82±0.65 4.05±0.70 6.25 <.001

Justice 4.19±0.64 4.28±0.66 2.62   .011

Wisdom 3.93±0.62 4.14±0.63 5.75 <.001

Honest ․ Courage 3.81±0.67 4.04±0.67 7.11 <.001

*Paired t-test.

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결측치 및 이상치 확인하였

고, 인성검사와 프로그램별 만족도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One sample t-test를 이용하여 KEDI 

인성검사 표준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규준(모집단 고등학교 1

학년 남학생)과 교육 전 3월 측정한 10개 인성덕목의 인성수준

과 비교하여 추이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유도수업, 연극수

업, 인성수업 등 인성교육 전과 후 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

하였다.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반별 유도, 연극, 인성

수업 만족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와 인성검사 전 ․ 후 차이에 대하여 어떤 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0개 

인성덕목과의 연관성 분석(회귀분석을 통해 회귀모형을 설명, 

인성교육 만족도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이때 회귀모형은 Y (교육 전 ․ 
후 인성수준 차이)=β0+β1 (유도수업 만족도)+β2 (연극수업 

만족도)+β3 (인성수업 만족도)이다.

연구결과

1.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 후 인성수준 비교 

Table 1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유도수업, 연극수업, 인성수업) 시행 전과 후의 인성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인성 검사지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 후 측정한 인

성수준의 평균 차이는 성실(t=5.63, p<.001), 자기존중(t=2.78, 

p=.011), 예의(t=3.97, p<.001), 책임(t=5.35, p<.001), 배

려 및 소통(t=5.98, p<.001), 시민성(t=5.28, p<.001), 자기

조절(t=6.25, p<.001), 정의(t=2.62, p=.011), 지혜(t=5.75, 

p<.001), 정직 및 용기(t=7.11, p<.001)로 나타남으로써, 프

로그램 실시 전 ․ 후 측정한 인성수준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1). 고등학교 1학년의 인성 

프로그램 전 ․ 후 측정된 인성검사의 10개의 덕목(하위요인) 

별 평균값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 제시된 교육 

전 ․ 후 인성수준이 유사한 패턴,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으로 신

뢰성이 입증되었다. 10개 인성덕목 중 ‘성실’의 인성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예의’ 인성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각각 

p<.001). 

2.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만족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유도 ․ 연극 ․ 인성수업) 만족도 평균(표

준편차)은 4.20±0.8, 3.89±0.9, 3.83±0.9으로 유도, 연극, 인성 

수업 순으로 나타나므로(Table 2), 유도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 평균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One 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유도수업 만족

도는 학급에 따라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58, 

p=.121). 한편, 연극수업(F=2.52, p=.009), 인성수업(F=2.75, 

p=.047)은 학급에 따른 만족도 평균차이 검정에서 적어도 한 

반 이상에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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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atisfaction by Classes after Humanity Education

Classes
 Judo lesson (n=263)  Theatrical lesson (n=263)  Humanity lesson (n=125)

M±SD M±SD M±SD

1 4.33±0.59 4.07±0.93 -

2 4.28±0.79 3.57±0.93 -

3 4.28±0.90 3.51±0.90 -

4 4.57±0.56 4.23±0.88 -

5 4.07±0.84 3.58±0.94 -

6 3.96±0.81 3.82±0.91 -

7 4.11±0.82 4.11±0.87 4.09±0.84

8 3.93±0.79 3.78±0.76 4.01±0.63

9 4.20±0.80 3.89±0.93 3.83±0.98

10 4.05±1.08 3.84±1.15 3.34±1.22

11 4.36±0.70 4.36±0.72 3.88±1.02

M±SD 4.20±0.80 3.89±0.93 3.83±0.98

F (p)* 1.58 (.121) 2.52 (.009) 2.75 (.047)

*One-way ANOVA.

3.98
3.4

3.98 4.1 4.33
3.82 3.81 3.93

4.19 3.97

4.07

3.63

4.16 4.28
4.43

4.05 4.04 4.14
4.28

4.14

      1          2           3           4           5           6           7           8           9          10

 Befor (2019 March)         After (2019 July)

1=Self-respect; 2=Sincerity; 3=Consideration; 4=Rsponsibility; 5=Decorum; 6=Self-regulation; 7=Honest; 8=Wisdom; 9=Justice; 10=Citizenship.

Figure 1. Comparison of character level before and after character education.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 후 측정한 인성수준 차

이와 만족도와의 연관성 

Table 3는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계고 공립 남학생을 대상으

로 인성검사 10개 항목에 대해 교육전후 차이를 종속변수로 분

석한 것으로써, 단순회귀분석에서 의미 있게 나온 변수들을 대

상으로 유도수업, 연극수업, 인성수업에 대한 만족도 상호작용

을 보정하고, 각각의 직접적인 고유한 효과(고유한 영향력)을 찾

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즉, 유도수업, 연극수업, 인성수업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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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justed Association between Satisfaction and Humanity† (N=263)

Dependent variable
(humanity†)

Independent Variable
(student's lessons satisfaction) 

F p‡  β SEM  p* R2

Sincerity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1.46 .230 .01
.17

-.06

.097

.099

.087

.959

.087

.518

.038

Self-respect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2.47 .066 .04
.19

-.13

.086

.089

.078

.633

.033

.100

.063

Decorum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1.98 .121 -.12
.12
.01

.058

.059

.052

.044

.050

.783

.051

Responsibility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3.34 .022 -.09
.25

-.12

.078

.080

.070

.250

.002

.089

.084

Consideration ․
Communication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1.76 .158 .02
.15

-.12

.077

.079

.070

.805

.062

.089

.046

Citizenship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4.54 .005 .01
.17
.06

.084

.087

.076

.914

.047

.432

.110

Self-regulation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5.42 .002 -.02
.31

-.21

.083

.085

.075

.857
＜.001

.005

.129

Justice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1.81 .149 -.11
.13
.05

.074

.076

.067

.150

.090

.476

.047

Wisdom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4.72 .004 -.12
.30

-.10

.079

.081

.071

.138
＜.001

.177

.114

Honest ․ Courage Judo lessons
Theatrical lessons
Humanity lessons

3.16 .027 -.05
.22

-.18

.079

.081

.071

.543

.009

.013

.079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Humanity difference before and after education; ‡ANOVA.

도를 다변수(multivariable) 모형에 동시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중선형회귀분석 시 제시되는 ANOVA

를 통해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10개 덕목 가운데 책

임(F=3.34, p=.022), 시민성(F=4.54, p=.005), 자기조절(F=5.41, 

p=.002), 지혜(F=4.72, p=.004), 정직 ․ 용기(F=3.16, p=.027) 

5개 덕목에서 유의하였다. 유도수업, 연극수업, 인성수업 3개 

만족도 변수가 ‘책임’ 변동 중 8.4%, ‘시민성’ 변동 중 11.0%, 

‘자기조절’ 변동 중 12.9%, ‘지혜’ 변동 중 11.4%, ‘정직 ․ 용기’ 

변동 중 7.9% 설명이 가능하였다(Responsibility Adjusted 

R2=.084; Citizenship Adjusted R2=.110; Self-regulation 

Adjusted R2=.129; Wisdom Adjusted R2=.114; Honest ․ 

Courage Adjusted R2=.079).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에게서, 연극수업 만족도 1증가할 때

마다 책임에 대한 인성수준은 0.25씩 증가하고(β=.25, p=.002), 

시민성에 대한 인성수준은 0.17씩 증가(β=.17, p=.047), 자기

조절에 대한 인성수준은 0.31씩 증가(β=.31, p<.001), 지혜에 

대한 인성수준은 0.30씩 증가(β=.30, p<.001), 정직 ․ 용기에 

대한 인성수준은 0.22씩 증가(β=.22, p=.009)하였다. 

인성수업 만족도 1 증가할 때마다 자기조절 수준은 -0.21씩 

증가(β=-.21, p=.005), 정직 ․ 용기 수준은 -0.18씩 증가(β=-.18, 

p=.013)하였다. 유도수업 만족도는 반별 차이가 없으므로 회

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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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공립 남자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전후 인성수준을 파악하고, 그 

차이에 대해 어떤 수업 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제시

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 후 측정한 인성수

준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측정한 인성수준의 평균은 프로그램 실시 전 인성수준

의 평균보다 인성의 하위덕목(성실, 자기존중, 예의, 책임, 배

려 및 소통, 시민성, 자기조절, 정의, 지혜, 정직 및 용기) 모두 

인성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또한 프로그램 전 ․ 후 측정된 인성검사의 10개 인성덕목 별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 전 인성덕목의 평균이 교육 후 

측정한 인성덕목과 유사한 패턴, 비슷한 추이로 평균값을 나

타내었다. 한편, 10개 인성덕목 중 ‘성실’의 인성수준이 교육 

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10개 덕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성실’ 관련 문항은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

으로 미루지 않는다”, “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잘 지킨다”, “나

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마지막에 하기보다 미리미리 준비

한다”,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잘 참는다”, “나

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게임이나 채팅 등의 유혹을 잘 견딘

다”, “나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어떤 일을 끈

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나는 부모님과 약

속한 게임/TV시청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등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성실 덕목은 ‘세운 계획을 미리미리 실천하

는 정도’로써 청소년들이 앞으로 길러져야 하는 덕목이다. 청

소년 인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인

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정부 주도 인성교육이 강화되었다

[4].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

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법적 책

무를 가지게 되었다.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 수요,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인성교육 교과나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므로 그 과정과 결과

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시 교육에 반영해 나가는 일련

의 과정에서 과학적 접근이 먼저 되어야 한다[7]. 향후 정부는 

청소년들이 ‘성실’의 덕목을 향상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는 개발된 인성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인성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도, 연극, 인성수

업 중 유도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급에 따라 

유도수업 만족도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

학생의 성향과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순

회귀분석에서 유도수업 만족도는 인성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을 보정하고 각각의 직접

적인 고유한 효과를 찾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유도수업 만족도는 인성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급별 연극수업 만족도 평균차이 검

정에서 적어도 한 반 이상에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차이는 학급 구성원의 연극수업에 대한 학습동

기, 학습 의욕, 교수자의 성향에 대한 반별 학생 선호도 차이와 

교수-학습방법의 차이로 유추할 수 있다. 연극수업 만족도는 

유도수업과 인성수업의 상호작용을 보정한 상태에서 책임, 시

민성, 자기조절, 정직 ․ 용기에 대한 인성수준 증가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2조에서 인성 개념은 인간의 성품

에 근접해 있다[5]. 인성의 의미가 자율성 또는 자발성으로 파

악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깨닫고 한 행동만이 선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6]. 그러므로 연극수업을 통해 인성 덕목에 대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연해 봄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며 잠

재적으로 인성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되었다. 

엄상현와 손경원[5] 연구에서 학업성적 수준이 인성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매우 적으며 그 영향력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생활 만족도(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이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주관적 감정과 태도)는 인성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6]. 

인성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8], 자기이해, 자기

수용, 자기표현 등의 특성이 타인의 관점 수용과 의사소통 역

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해서

는 자기이해, 자기조절, 자기존중이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이 필

요하다고 보고하였다[6]. 손경원[9]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덕과 역량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인성교육 효과성 측

정과 평가 강화 방안으로 백워드 모형(Backward 모형: 성취

기준에서 시작하여 성취결과로서 학습의 수행을 마련하고, 교

육활동을 적절하게 계획하는 원리)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문제행동의 심각함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긍정적 행동지원 모델에 근거한 단

위학교의 위계화된 인성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보고서에서 스포츠 활동에서의 인성교육이 ‘사

회적 인성’이라는 요소 혹은 항목과 관련하여 매우 유의미한 

효과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0]. 신성수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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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11]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경험

하면서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타인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긍정적인 성향을 기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고등학생의 인성 및 공감이 회복탄력성

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으며[11], 최민복 

등[12]은 유도장에서 유도 수련하는 중 ․ 고등학생의 유도수련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신체적 자아개념에 대한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2]. 본 연구결과에서 유도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연극 및 인성수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

급별 유도수업 만족도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윤[13]은 연극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이 자아성찰을 통

한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기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히 반응하고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

으므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

해보게 하여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 표현을 스스

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며, 내면적 자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연

스럽게 인성함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다양한 연극놀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 배려, 이해의 관계를 

구축하고 상황에 따른 자신의 역할과 관계 속에서의 합당한 인

간관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극교육은 좋은 인간 ․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사회 속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확립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3]. 손윤락

[14]은 연극수업이 수업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지식으로 머

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몸에 남아 각자의 삶에서 실

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양한 역할을 연극

으로 표현해봄으로써 나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주권자 시민으로

서 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종환

[15]은 연극교육이 자기표현과 즐거움을 주면서도 교육적 성

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수단이라고 보고하였다. 여러 사람들

과 몸으로 부딪히며 협동과 배려를 통해 작품을 실제로 체험하

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며, 풍부한 감수성과 타인에 대

한 배려심, 절제, 통찰력 등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극수업 만족도는 책임, 시민성, 자

기조절, 정직 ․ 용기에 대한 인성수준 증가와 연관성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첫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일개 

남자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었으므로 학교별, 학년별, 성

별 인성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령, 남녀 성

비를 고려한 인성 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

째, 일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향후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된 상태에서 인성교육 실시한 그룹과 실시하지 

않은 그룹과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을 확인하여 바람직하게 유지시켜주고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에 관하여 연구 ․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성실’ 덕목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

내었으므로 ‘성실’에 대한 덕목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함양하기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

결능력 등의 통합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 교육

과정 속에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지 못하므로 인지적 ․ 
사회적 역량 함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생과 교사

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을 조성

하고 지역사회 물적 인적 자원이 활용가능 하도록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일개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63명, 

11개 반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내 유도수업, 인성수업, 연

극수업 각각 주1회 17시간 실시하여 교육 전 ․ 후 인성 수준 차

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 전 ․ 후 인성점수 차이와 수업 만족

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 후 측정한 인성수준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개 인성수준이 프

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높게 나타났다. 한편 10개 인성덕

목 중 ‘성실’의 인성수준이 10개 덕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인성교육 후 만족도 조사에서 유도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연극 및 인성수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별 유

도수업 만족도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

교육 실시 전 ․ 후 측정한 인성수준 차이와 만족도와의 연관성

에서, 연극수업 만족도는 인성덕목(책임, 시민성, 자기조절, 정

직 ․ 용기)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유도수업’, ‘연극수업’을 학교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즐거

움과 배움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의 관심, 학부모의 인식제고, 교육과

정 편성 ․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 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참여와 협력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세계

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성품을 함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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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분석

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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