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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정서지능 향상교육프로그램이

정서지능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유 광 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성 민)

1990년 미국의 샐로비와 메이어에 의해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인성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정서지능(EI)

혹은 정서지수(EQ)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

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

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 정

의한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도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도덕성의 발달은 다른 사람

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즉 역할채택능력( role-taking ability)이 발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채택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권리·관점 등을 이해하는 능력

으로 감정이입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특별

활동시간을 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지능 및 감정이입능력과 도

덕성이 얼마나 향상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여 실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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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실시하였다.

(1) 정서지능과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

그램은 무엇인가?

(2)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지능 향상에 어느 정도 효

과적인가?

(3)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감정이입능력 향상에 어느 정

도 효과적인가?

(4)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어느 정도 효과적

인가?

(5) 도덕성과 정서지능·감정이입능력은 정적(正的)인 상관관계를 갖는가?

위 연구문제 2·3·4·5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정서지능은 정서지능향상교육

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감정이입능력은 정서지능향상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도덕성은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4> 정서지능과 감정이입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5> 정서지능과 도덕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 27명을 실험집단으로 편성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20시간 투여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

단과 동질성을 확보한 2학년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

구는 정서지능 검사·감정이입능력 검사·도덕판단력검사 등이다.

정서지능의 측정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책임연구 : 문용린)와 대교 교육

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서지능 검사지’(1997)를 사용하였다. 도덕

판단력 검사는 Minesota 대학의 REST가 1979년도에 개발한 도덕판단력검사(

DIT: The Defining Issues Test) 간편형을 사용하였으며, 도덕판단 점수인 P(%)

점수를 산출하여 검사하였다. 감정이입능력척도(Empathy Scale)는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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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검사( Califonia Psychological Inventory; Gough, 1964 )로 부터 추출한 38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은 가설 1·2·3은 Microsoft Excel 97를 이용한 분산

분석과 가설 4·5는 SPSS for Window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실시한 후의 정서지능은 실험집단에서 실시전 보

다 평균 점수에 있어 +5.29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과의 차이는 p< .05 수준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수용되었으며, 정

서지능향상교육은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실시한 후의 감정이입능력은 실험집단에서 평균

점수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셋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실시한 후의 도덕판단력 검사 P점수는 실험집단

에서 평균 점수 +0.75 상승하였으나,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넷째,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도덕판단력의 상관관계는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간의 상관은 실험집단에서 γ= 0.477, 통제집단에서 γ= 0.322로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수

용되었다.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DIT, P점수)간의 상관은 실험집단에서 γ= 0.057, 통

제집단에서 γ= 0.076으로 나타나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정서지능 향상

에는 뚜렷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 학생들의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의 효과

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 본 논문은 1999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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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 미국의 샐로비(Peter Salovey)와 메이어(John D. Mayer)에 의해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인성교

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정서지능(EI) 혹은 정서지수(EQ)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

서도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지적지능(IQ)이 뛰

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 즉 바람직한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중등학교 교육은 지식위주의 입시교육과 기술위주의 기능교

육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이 낳은 우리 학교 현실은 어떠한가? 21세기를 주도 할 ‘신세대’라

불리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이라 불리는 보충수업과 심야까지

이어지는 ‘자기주도 학습’ 즉, 자율학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학습 양

(量)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의 질(質)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

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 지식의 암기와 문제 풀이에 머

무는 교육의 단순성과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입식·입시위주의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학생들의 사

고(思考)는 단순화되고, 감각적 만족에 심취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의

이웃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 교육의 조류는 창의력과 사고력·표현력 함양에 역점을 두는 데 우

리의 교육현실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이 ‘인성교육’ 혹은 ‘인간교육’이다. 교

육은 본질적으로 인간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새삼 이 시대에 강조되는 것

- 1 -



은 학교가 교육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반성에서 시

작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 덕•

체의 조화를 이룬 전인(全人)을 기르는 데 있다. 즉, 우리의 청소년들을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윤리적

사람, 머리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창의적

인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인성(人性)이란 ‘사람다움’ 또는 ‘인간 됨’, 즉 ‘인격(人格)’을 의미한다. 인성의

구성요소는 지(知), 정(情), 의(意)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인성

이란 도덕성·사회성을 갖춘 인간성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

할 때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도덕적

이냐 아니냐로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한다. 인성에 있어서 도덕성은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도덕성은 인지적 요소·정의적 요소·행동적 요소로 구성된다. 도덕성의 인지

적 측면을 연구하는 인지발달이론가는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추론을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의적 측면을 연구하는 정신분석이론가들은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학습이

론가들은 행동 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데, 옳지 않은 일을 이겨내는 힘, 즉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한다.

그렇다면 정서지능은 도덕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서지능은 쏜다이크(E.L. T horndike)에 의해서 최초로 확인된 “사회적 지능

(social intelligence)”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적 지능이란 다른 사람을 이해하

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쏜다이크는 사회적 지능을 “남

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인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능력”1) 이라고 정의했다. 이 사회적 지능은 가드

1) T horndike, E.L"Intelligence and its uses" Harper' s Magazine,140,(1920), p.228.을 인

용한 “Emtions and Emotional Intelligence", http:/ / trochim.human.cornell.edu/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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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H. Gardner)가 제시한 다중지능(mutiple intelligence)이론의 개인적 지능, 즉

개인 내적 지능(intra- presonal intelligence)과 개인간의 지능(inter- presonal

intelligence)을 포함한다. 가드너는 이 두 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 내적 지능은 고통과 쾌락의 느낌을 구별하고, 그런 구분을 기초

로 하여 환경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더 개입하는 능력이다. 더 진보된 형

태의 개인 내적 지능은 복합적이고도 고도로 분화된 여러 감정들을 알아

내어 상징화하는 능력이다. 개인간의 지능은 각 개인들간의 차이점을 알

아차리거나 그들을 변별해 낼 수 있는 능력 특히 그들의 기분, 성향, 동

기, 의도들을 알아내는 능력이다.2)

정서지능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조절하며, 그러한

정서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지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도덕성의 발달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즉 역할채택능력(

role- taking ability)이 발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채택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권리, 관점 등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다른 사람’으로의 확대

가 바로 도덕성의 발달을 의미한다. 즉 도덕성은 사회적 지능이나 정서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역할채택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도덕성의 발달인데, 그 능력에는

감정이입능력(empathy)이 포함되어 있다. 역할채택능력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

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감정이입능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서

지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감정이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서지능향상교육은 도덕성 발달

나아가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서지능이 학생들의 도덕적 삶과 원만한

/young/emotion.htm, p.1.
2) Garder. H, 『마음의 틀』이경희(역) (서울: 문음사, 1996),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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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본다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정서지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특별

활동시간을 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지능 및 감정이입능력과 도

덕성이 얼마나 향상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결과 학생들의 정서지능이

향상되는지 알아보며,

셋째,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결과 학생들의 감정이입능

력이 향상되는지 알아보며,

넷째,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도덕성을 발달

시키는가를 알아보며,

다섯째, 도덕성과 정서지능·감정이입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B . 연구 문제와 가설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여 실험연

구를 실시한다.

(1) 정서지능과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

그램은 무엇인가?

(2)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지능 향상에 어느 정도 효

과적인가?

(3)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감정이입능력 향상에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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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효과적인가?

(4)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어느 정도 효과

적인가?

(5) 도덕성과 정서지능·감정이입능력은 정적(正的)인 상관관계를 갖는가?

2. 가 설

위 연구문제 2·3·4·5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정서지능은 정서지능향상교육

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감정이입능력은 정서지능향상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도덕성은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4> 정서지능과 감정이입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5> 정서지능과 도덕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C.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1. 이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재직 중인 경기도 O시 O고등학교의 2학

년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일반화시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2. 이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안에서 실험처치

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험집단은 無選的으로 등질화 되지 못하였다.

3. 이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측정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책임연구: 문 용

린)와 대교 교육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중학교용 ‘정서지능(EQ)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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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1997)에 의한 검사결과에만 의존한다.

4. 이 연구에서 도덕성의 측정은 미네소타 대학의 레스트(Res t)가 1979년도

에 개발한 ‘도덕판단력검사( DIT : T he Defining Is sues T es t )' 간편형에 의

한 검사결과에만 의존한다.

5. 감정이입능력(Empathy Scale)의 측정은 호건(Hogan)이 1967년과 1969 에

캘리포니아 심리 검사( Califonia Psychological Inventory; Gough, 1964 )로부터

추출하여 구성한 감정이입능력 척도(38문항)에 의한 검사에만 의존한다.

D. 용어의 정의

1. 정서(Emotion)

정서란 ‘주관적 경험, 표출된 행동, 신경화학적 활동이 종합된 극도로 복잡

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컫는 말’3)로도 보고, ‘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된다’는 점

에서 정동(情動)이라고도 한다. 희노애락(喜怒哀樂)·애증(愛憎)·공포·쾌고

(快苦)등이 정서이며 의식적으로는 강한 감정이 중심이 되며, 신체적 변화를

수반한다.4)

따라서 정서란 사랑·즐거움·놀람·분노·슬픔· 공포5)등으로 외부의 자극

에 의해 촉발되며, 동기(動機)와 같이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지향시킬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현상이다.

2.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샐로비와 메이어는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

3)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브리태니커, 1995), 19: 211.
4)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서울: 두산동아, 1977) : CD- ROM 98 검색.
5) P. Shaver 외 3인, “ Emotion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Washington,DC: American Psycholog ical Association.를 인용한 R.S.

Lazarus, 『Emotion and Adatation』(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 s ,1991),

pp.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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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이다.”6)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이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파악하

고 이해하며, 이를 적절히 다스려 원만한 인간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라 정의할 수 있다.

3. 도덕성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의 핵심적 요소를 인지(認知)로, 도덕성의 근원을 상호

용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인지와 정서·감정은 서로 다른 정신 상태라고 가정

하는데, 콜버그를 비롯한 인지발달론자들은 인지와 정서·감정은 나란히 발달

한다고 생각한다. 콜버그는 도덕판단이 강한 정서적 요소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정서가 도덕 판단의 인지적 요소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도덕성의 근원을 상호 작용으로 보는 가정은 지적 접근의 도덕교육의 중심

이 된다. 상호작용론은 도덕교육을 고정된 도덕규범의 전수과정으로 보지 않

고, 개인의 경험을 재조직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과정으로 보는 도덕교육의

중심이 된다.

콜버그는 ‘도덕적’이라는 말을 도덕적 ‘판단’ 또는 도덕적 판단에 기초한 ‘결

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도덕성의 발달단계도 도덕적 판단의

단계를 의미한다. 7)

따라서 도덕성이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의 통합적 작용에 의해 도덕

적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성향으로 양심 혹은 도덕

판단력이라 할 수 있다.

6) Peter Salovey & John D. Mayer, " Emotional Intelligence ", 「 새로운 지능의 개념

: 정서지능 」(서울 : 삼성생명, 1996), p. 242.
7) 남궁 달화, 「도덕교육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pp. 17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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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이입능력 ( Empathy)

감정이입능력은 포괄적 의미를 가진 용어다. 감정이입능력의 한 영역이나

감정이입능력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형태의 행동이나 경험들이 있는

데, 동정심, 좋아하는 감정, 모방, 반영, 동화(同化), 동일시, 사랑 등이 그것이

다. 특히, 작가들이 감정이입능력과 공감(共感:Sympathy)을 임의적 정의로 나

누려고 했지만, 감정이입능력과 공감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없다. 공감에 관

한 과거의 많은 논의는 실제로 최근 우리가 감정이입능력으로 다루는 것과 관

련되어 있다.8)

감정이입능력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

람의 느낌이나 감정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살아있는 생명

체뿐 아니라 사물에서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이입능력은 타인의 관점에서 혹은 그가 속한 집단의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8) Robin Allott, "Evolutionary Aspects of Love and Empathy", Journal of Social and

Biologycal Structures 15(4):1992. ht tp:/ /w ww .percep.demon.co.uk/ lovemp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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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A. 정서지능이론

1. 정서(Emotion)란 무엇인가?

정서라는 말은 감정(feeling)·감동(affect)·기분(mood)이라는 말과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정서는 심리적으로 이들과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정서는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강렬한 느낌으로 감정이 중심이 되며, 신체적

변화(혈압의 상승·눈물·땀 등)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은 쾌·불쾌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의 주관적 측면으로 비교적 강하게 단시간 계속된다. 감정

이 외부의 자극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수동적인 면이 있다면, 정서는 내부의

느낌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행동을 수반하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정서와 감정을 구조적·기능적 차이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다.

슈와쯔(S chw arz)와 클로어(Clore)는 목표의 구체성과 시간(t im ing)과

같은 구조적 차이에 근거하여 기분으로부터 정서를 구분하였다. 목표에

있어, 정서는 구체적이고 강하며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응인데 반

해, 기분은 확산적이며 분명한 목표가 없다. 시간상의 차이는 정서는

기분보다 즉시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뱉슨(Batson)은 감동과 기분과 정서의 차이를, 가치상태의 변화(감

동), 미래의 정서적 상태에 관한 신념(기분), 그리고 특별한 목적의 존

재(정서)와 같은 기능상의 차이로 구분한다.9)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에서는 정서란 ‘주관적 경험·표출된 행동·신경

화학적 활동이 종합된 극도로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컫는 말’로 정의한

다. 심리학자들은 정서에 관해 간단하고도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으

9) “Emotions and Emotional Intelligence", p.3. http:/ / trochim.human.cornell.edu/

gallery/ young/emo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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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가 한 개인의 환경 또는 상황에 대한 인식, 신체적 반응, 그리고 접근

또는 회피 행동을 다양하게 수반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서는 인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감성지

능」의 저자 다니엘 골먼은 “본질적으로 정서는 인간에게 행동을 이끌어 내는

충동이자 삶의 관리를 위한 순간적인 계획이다”10)라고 한다. 정서(Em otion)라

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움직이다’를 의미하는 ‘motere' 에 ’물러나다‘를 의미하

는 접두사 ’e- ' 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정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함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심장의 박동을 증가시키고, 분노를 일으킨 대상

에 대해서 공격적 행동을 하게 한다. 공포는 몸을 움츠리게 하고 도피하려는

행동을 낳게 한다.

신경학자이자 철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시오(Antonio Dam as io)는 그의 저서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정서와 감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감정은 뇌와 인지의 나머지가 어떻게 그들의 업무에서 작용하는지를 알게

한다. 정서와 감정의 영향력은 막대하다.”11)

다마시오 박사는 이성적인 의사결정에서의 정서와 감정의 역할을 고찰하였

다. 그는 전두엽과 편도의 신경회로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어떤 결함을 보

이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환자들은 지능지수(IQ)와 인지 능력은 결코 남들에

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형편없는 능력을 보여주었

다. 이들은 지능상 아무런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과 일상 생

활에서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기 일쑤였고,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위한 약속 시간을 정하는 정도의 선택을 놓고서도 한없이 고민하고 했다.

다마시오 박사는 그들이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정

서학습으로 이르는 접근로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마시오 박

사는 대체로 이성적 결정과 감정은 불과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일종의 역설

10) Daniel Goleman, 『감성지능 상』황태호 (역) (서울: 비젼코리아, 1996), p. 27.
11) Kaaren Williamsen, "Emotions and Social Intelligence: Jane Braaten and Antonio

Damasio",1995. p.2. URL:W W W .gac.edu/ Academics /philosophy/ Kaar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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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장을 한다. 그는 정서지능은 사고 두뇌 못지 않게 우리의 추론과정에

깊숙히 관여한다고 주장한다.12)

2.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a) 사회지능: 정서지능의 뿌리

전통적인 심리학의 입장은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이 양극단에 있다

고 보았다. 한 쪽에는 감정(pas s ion)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이성(reason)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감정이 이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고, 정서란 혼

란스럽고 주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이성과 정서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은 정서지능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 흔히 지능은 인지적 측면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정서를 인지적인 지능의 요소와 연결시키는 데 반대한다.

그러나 샐로비와 메이어는 정서와 지능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본다.

정서지능 접근에서 정서란 적응적이고 기능적이며, 인지적 활동과 후속행동을

구성하고 조직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두 명의 실험심리학

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리퍼(R.W . Leeper, 1948): 정서는 “인간의 활동을 일으키고 유지시키

며 또한 방향을 결정한다.”

모러(O.H. Mow rer, 1960): “정서는 생명체의 전체적인 유기적 조직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지능의 반대편에 놓여질 수 없다. 정서는 그

자체가 더 높은 차원의 지능이다.”13)

“정서는 그 자체가 더 높은 차원의 지능이다”라고 보는 개념은 어디에서 오

는 것일까? 샐로비는 이러한 견해가 1872년에 발표된 다윈( Charles Darw in)

의 「인간과 동물의 정서표현」에서 찾는다. 다윈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정서가

12) Daniel Goleman, 앞의 책, pp. 68- 70.
13) P.S 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 ay to be smart?”「새로운 지능

의 개념: 감성지능」(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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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야생동물이 두려움을 느낄 때 더 쉽게 도망치

듯, 정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활성화시키다 한다. 둘째, 인

류와 비슷한 종의 동물들에게, 정서는 생존적 가치를 지닌 신호체계를 포함한

다고 한다.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얼굴을 찌푸린다거나, 즐거울 때 미소를 짓는다거

나(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 두려울 때 눈썹이 올라가는 것(나는 도망

칠 거야. 너도 도망쳐야 해) 등이 그것이다.

샐로비는 인간도 이러한 신호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소짓

는 얼굴은 접근을 허락하는 것이고, 굳어있는 무서운 표정은 접근을 거부한다

는 의미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사회적 부호화(Social referencing)' 라 부른

다. 사회적 부호화는 정서 표현을 지능적으로 사용한 것이다.14)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지능에 정서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없을

지가 판단된다. 지능을 이해와 사고에 대한 일반능력으로 보고 주로 학교 학

습과 관련한 기억력·사고력·수리력 등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비네(Binet)의

입장을 따른다면 지능에 정서가 포함될 논리적 여지는 없다. 지능이 정서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능의 활동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배경적

역할만 하는 별도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능을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취급하는 개인의 총체적 또

는 전반적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웨슬러(W echs ler)의 정의를 따른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은 사회적 환경을 다루는 중요한 능력이며

지능의 한 부분으로 내포될 수 있다.15)

이와 같은 견해는 쏜다이크(E.L. T horndike)의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

- nce)"과도 관련된다. 사회적 지능이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쏜다이크는 사회적 지능을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인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능력”16) 이라고 정의했다. 이 사회적 지능은 가드너(H. Gardner)가

14) P .S alovey, 앞의 논문, p.14
15) 정홍섭, “정서지능, 일반지능 및 정서안정도와 대학생의 적응과의 관계”, 「부산교

육학연구」 1996, Vol. 9, No. 1, p.106.
16) T horndike, E.L, 앞의 논문,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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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다중지능(mutiple intelligence)이론의 개인적 지능, 즉 개인 내적 지능

(intra- presonal intelligence)과 개인간의 지능(inter- presonal intelligence)을 포

함한다. 가드너는 이 두 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 내적 지능은 고통과 쾌락의 느낌을 구별하고, 그런 구분을 기초

로 하여 환경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더 개입하는 능력이다. 더 진보된 형

태의 개인 내적 지능은 복합적이고도 고도로 분화된 여러 감정들을 알아

내어 상징화하는 능력이다. 개인간의 지능은 각 개인들간의 차이점을 알

아차리거나 그들을 변별해 낼 수 있는 능력 특히 그들의 기분, 성향, 동

기, 의도 들을 알아내는 능력이다.17)

정서지능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조절하며, 그러한

정서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지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가드너는 정서가 지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능

은 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물을 창조해 내는 능력”18)이다 라고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단일한 지능과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에 적어도 일곱 개의 구별되는 지능의 종류가 있다. 이들 일곱 개의 지능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각각의 뇌 속에서 그 자체의 규칙들에 따라 하나의 별개

의 체계로서 작용하고 있다. 일곱 개의 지능들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적 지

능 (2) 음악적 지능 (3) 논리- 수학적 지능 (4) 공간적 지능 (5) 신체- 운동 지

능 (6) 개인 간 지능 (7) 개인 내적 지능 등이다.

이 일곱 개의 지능 중, 개인 내적 지능은 자기 자신의 감정들과 정서들을

검색하고, 그것들 간을 구별하고 자신의 행위들을 인도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

하는 능력이다. 한편 개인 간 지능은 타인들의 욕구들과 의도를 알아채고 이

해하며 그들이 새로운 상황들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들의 기분들과 기질들을 검색하는 능력이다.

위 일곱 개의 지능 중 서구 사회에서는 처음의 세 유형의 지능들이 존중되

었다. 이것들은 표준의 지능검사들이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17) Garder. H, 앞의 책, p. 295.
18) 위의 책.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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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인류학적 증거는 다른 지능들이 인간의 역사 초기 시기들과 오늘날에

도 몇몇 비서구문화들에서 더 높은 존중을 받아왔다. 전통적인 지능지수검사

들은 대학성적들에 대한 좋은 예언물들 이지만, 그 후의 인생에서의 직무성공

이나 경력향상과 같은 지표들에 대한 성적을 예언하는 데에는 특별히 유용하

지는 않다. 개인적 지능과 같은 다른 능력들의 측정들은 왜 훌륭한 학교성적

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그 후의 인생에서 비참하게 실패하지만, 성적이 우수

치 않은 학생들이 카리스마적 지도자들로 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

을 줄 것이라고 한다.19)

위와 같은 가드너의 연구들은 지능을 이해와 사고에 대한 일반능력으로만

보는 전통적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를 인도

하며 타인의 욕구와 의도를 이해하고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는 정서

지능의 영역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b)정서지능의 정의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샐로비와 메이어는 정서지능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 정서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변별하며, 이

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20)

이 정의는 다시 수정되지만, 샐로비와 메이어는 정서지능 모형에 다음과 같

은 3가지 필수요소가 있다고 한다.

a. 자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

b.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

c. 정서를 적응적으로 사용하는 것 (사고, 추론, 문제해결, 창의

성 등에 있어서)21)

19) Rita l. Atkinson et al. 『심리학개론』 홍대식(역) (서울: 박영사, 1991), pp.

538- 539.
20) P. Salovey, 앞의 논문, p.15
21) 위의 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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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요소들의 개요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22)

정서지능

정서의 평가와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

표 현

자아 타인 자아 타인 융통성 있는 창의적 주의집중 동기화

계획 세우기 사고 의 전환

언어적 비언어적 비언어적 감정이입

인 식

〔그림 1〕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그러나 샐로비와 메이어는 이 정의는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에 대해

서만 이야기하고 감정에 관한 사고를 빼먹었다는 점에서 빈약해 보인다고 지

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정된 정의를 제시한다.

정서지능은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감정에

접근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 발달과 지적 성장

을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23)

22) Mayer & Salovey, “감성지능”,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6), p. 242.
23) Mayer & Salovey,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

성지능」(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6),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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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의는 4가지 영역을 나타낸다. 이 4가지 영역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 사고의 정서적 촉진, 정서의 활용, 정서의 조절 등이다. 이 영역들은 정

서 인식이라는 기본적 심리 과정으로부터 정서의 조절이라는 고차원의 통합된

심리 과정으로 배열(配列)적이다.

샐로비는 위와 같은 정서지능의 기본 정의에 가드너의 개인적 지능을 포함

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각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24)

a.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b.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c.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d.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e.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지금까지 정서지능의 개념형성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25)

정서지능

Mayer & Salovey

정서인식

정서활용

정서조절

정서인식

정서활용

사고촉진

Mayer & Goleman

정서조절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Mayer & Salovey

[ 그림 2] 정서지능 개념의 발달과정

24) Daniel Goleman, 앞의 책, pp. 96- 97.
25) 윤현석,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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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지능 구성요소

a)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emotion self- aw arenes s )

감정이 발생되는 그 자체를 인지하는 자기 인식은 정서지능의 중추를 이룬

다. 각 순간마다 감정을 탐지하는 능력은 심리적 통찰력과 자기 이해에 없어

서는 안 되는 능력이다.

심리학자들은 사고 과정을 인식하는 정신작용을 메타인지(metacog nit ion)라

부르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정신작용을 메타무드(metamood) 혹은 자아인

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기 성찰적인 자아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은

감정을 포함한 경험 자체를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샐로비와 메이어는 자아인식을 ‘자기의 기분을 알고, 동시에 그 기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분노다’라는 인식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더 이상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선택권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메이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처하는 패턴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로 대별하고 있다.26)

(1) 자기 인식형: 이 타입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 감정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율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 인생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2) 매몰형: 이 타입은 감정에 휩쓸리는 일이 잦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에 노예가 되는 일이 많다.

(3) 수용형: 이 타입은 종종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

에 자신의 기분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26) Daniel Goleman, 앞의 책, pp. 9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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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히는 능력, 자신의 감정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능력, 감정과 행동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자신의 정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은 심리적 통찰과 자기 이해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

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분과 그 기분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기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판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피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린 후 이 감정을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정서지능이다.

b)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managing and controling ones emotions)

‘자기 완성감’은 격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운명의 시련이 일으키는 감정

의 격정에 과감히 맞서는 능력이다. 자기 완성감은 옛 그리스어로 ‘sophrosy

- ne’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지녀야 할 주의와 사고,

정서의 조화와 지혜’라는 의미이다.

로마인이나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과도한 감정의 억제를 의미하는 ‘tem pre

- rantia (T emperance: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자기 완성감이 지향

하는 것은 감정의 억압이 아닌 균형이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에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무미건조함과 소원함을 불러오게 된다. 반대로

통제에서 벗어난 감정은 과도함과 완고함으로 치닫게 되어 고정된 우울과 압

도적인 불안, 분노 등을 가져오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바뀐다.27)

정서 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공격적인 행동과 자

기 파괴적인 행동을 절제하는 능력, 자신과 가족 및 학교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 감정을 가지는 능력, 고독감과 사회적인 불안감을 덜 느끼는 능력 등을 포

함한다.

27) 앞의 책, pp.121- 122.

- 18 -



감정의 적절한 조절은 학습자에게도 중요하다. 침울한 감정이나 근심과 불

안·분노는 학습의 장애요소가 된다. 불안하고 우울한 학생은 정보를 효율적

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다루지도 못한다.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

을 갖도록 정서 조절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c)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harnessing ones emotions productively)

적극적인 동기 즉, 열의나 자신감·신념 등은 성공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올림픽 선수, 세계적인 음악가 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갖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 실험이 마쉬맬로 테스트(Marsh

- mallow T es t)이다. 이 실험은 1960년대에 심리학자 월터 미첼(W alter

Mischel)이 스탠포드 대학 부설 유치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연구 대상이 된

것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직원과 대학원생의 자녀들이었다. 이 연구는 연구 대

상을 4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14년간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것

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내용은 실험자가 연구 대상의 아이들에게 “ 내가 심부름 갔다 돌

아 올 동안 기다리면 마쉬맬로를 두 개를 주겠다. 만일 네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너는 마쉬맬로를 하나만 갖을 수 있다. 그러나 마쉬맬로는 즉시 가

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 충동의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놓고 내린 진단의 위력이 12년 내지

14년 후, 동일한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4살 나이로 유혹을 참아 낸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보다 높은 사회성

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 유아시기에 조그맣게 드러났던 특징들은 삶이 진행되

는 동안 광범위한 사회적·감성적 능력으로 드러났다. 마쉬맬로에 손을 뻗친

3분의 1은 언어능력에서 524점, 수리능력에서 528점의 평균 성적을 기록한 반

면, 끝까지 참아 냈던 3분의 1의 아이들은 각각 610점, 625점의 평균 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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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에서 210점의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는 성적을 얻었다.

4살 된 아이들이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은 학업성적의 예측에서 지

능지수보다 두 배 이상 강력한 증거가 된다. 또한 유년기에 보이는 빈약한 충

동 억제 능력은 어른이 된 후 비행(非行)에 관해서 정확한 지표가 된다. 충동

의 억제나 상황 판단과 같은 정서능력인 정서지수(EQ)는 얼마든지 학습이 가

능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28)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

로 여기에는 보다 책임을 지는 능력, 현재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 보다

인내심을 갖고 충동적이지 않고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 희망과 낙천

적 태도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가드너는 “우리가 학생들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 내의 학습

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들의 긍정적인 상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29) 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자세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사고와 같은 동기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d)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empathy: reading others emotions,

감정이입능력)

감정이입은 감정의 자기 인식 위에 성립한다.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 개

방적일 때 남들의 감정을 읽어 내는 능력에서도 우수성을 보인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혼란을 겪는 공감적 무능력증 환자들은 또한 다른 사람

들이 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당혹스러워한다. 이와 같이 타인의 감정

을 입력하지 못하는 증세는 정서지능의 관점에서 중대한 결함 중의 하나로서,

인간적이라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친밀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근원은 정서적 조율, 즉 감정 이입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30)

28) 앞의 책, pp.172- 177.
29) 위의 책,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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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감정이입은 ‘인간관계 능력’의 근본이 된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는 능력,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등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공감 혹은 감

정이입이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 할수록 나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다. 감정이입적 인간은 타인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미묘한 사회적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 이 능력은 봉사단체나 교직, 또

는 영업이나 경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31)

e) 인간관계 능력 (handing relationships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서 핵심이 되는 능력이다. 이러한 인간관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과 감정이입이라는 두 가지 감정 능력이 먼저

성숙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간관계 기술은 더욱 성장한다.

이 기술은 타인관리에 효율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역량의 핵심을 이룬다.

인간관계 능력은 대인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의견이 상충할 때

갈등을 협상하는 능력,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는 능력,

보다 사교적으로 되는 능력, 인기를 얻는 능력, 보다 관용적으로 타인을 대하

는 능력, 집단에 보다 동조하는 능력,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등을 포

함한다. 가드너에 의하면, 대인관계 지능을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선도하

고 협동성을 장려할 줄 아는 일이나 집단을 조정해 갈 수 있는 능력(지도력),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능력과 분쟁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해결해 내는 협

상능력, 개인의 감정과 관심거리를 알아차리고 이를 연결시켜 주는 인간적 결

합능력, 그리고 사람이 갖는 미묘한 감정과 동기 및 관심 따위를 재빨리 알아

차리는 감식력과 통찰력인 사회적 분석 능력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30) 앞의 책, pp.203- 204.
31) 위의 책,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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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요

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인기 있고, 매력적이며,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매우 유용한 삶의 기술인 것이다.32)

B. 도덕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1. 도덕성 고찰

인성교육·윤리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고, 우리 사회를 도덕사회로 건설할 수 있는 도덕

성을 기르는 데 있다. 도덕성은 지적·행적·정적 도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지적 도덕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인간이어야 하며, 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아는 사람’

즉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덕 교육은 도덕규범이나 규

칙을 의식적·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도덕성( cognitive

m orality)을 계발하는 것으로, 이는 행동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 등과 함께 도

덕성 발달의 중요한 내용이다.

인지적 도덕성의 함양은 규범 혹은 규칙의 의미와 행동의 방법을 아는 것은

물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규범들이

서로 마찰할 때, 어떤 규범이 타당한가 하는 것과 규범들의 마찰로 인하여 일

어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새로운 규범을 입법할 수 있

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33)

둘째, 행위적 도덕성(actperform ance m orality)이다. 도덕교육은 알고 있는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 규범

을 알고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실제 생활에

서 행위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위선적인 것이다. 행동분석자들의 ‘교육은 인간

32) 정종진, “정서지능(EQ)이란 무엇인가”, 『교육개발』, 통권 104호(1996년 11월), pp.

102- 103.
33) 문현상,“도덕성 함양과 윤리교육”, 『사회와 교육』,제20집(1995), pp. 23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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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을 변용하는 과정’, 경험주의 교육자들의 ‘행동에 의한 학습’ 등은 모두

도덕성에 있어서 행위와 행동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34)

셋째, 정서지능향상교육과 가장 밀접한 정서적 도덕성이다. 인간의 도덕성은

지와 행이 완전히 내면화·습관화되어 도덕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

으로 우리는 이를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적 생활이라 하게 된다. 그러나 지

적으로 올바른 신념과 이를 실천해 가는 좋은 습관에 의해서 생활해 간다 하

더라도 도덕적 인간으로서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의 도덕성은

인간생활의 과정에서 수많은 인격의 본보기에서 자신의 인격형성을 위한 것

을 배운다. 부모 등 가족은 물론, 스승이나 사회 지도자 심지어 위인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도덕적 신념을 형성하게 하거나, 행동의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과

같은 교육 이외도, 정서적 감화를 통해서 도덕성을 기른다. 날카롭고 까다로운

지적 과정을 통해서 좋은 도덕적 습관을 형성해 가는 실천적 행위는 강직한

의지의 소유자는 될 수 있어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일 수는 없다. 그러한

인간은 다만 도덕적 기계일 뿐 따뜻한 애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해 될 수가

없다. 사랑과 즐거움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덕적 행동이 있게 될 때, 인간

에 대한 동정적·감정적 정열과 애착을 갖고 있는 행동이 될 때만이 완전한

도덕적 인간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서적 도덕성(em otional m orality)은 그런 점에서 감정의 교류인 것이며,

억지가 아닌 즐거움을 함께 한 자율적이고 정감이 흐르는 도덕성이다. 존경·

화목·애착 등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도덕성은 자연스러운

인격적 교류에 의해 형성되는 도덕성이다. 인간미가 흐르고, 자연스러운 감정

의 교류를 강조한 이러한 입장에서의 도덕교육은 올바른 도덕적 신념을 좋은

도덕적 습관으로 형성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훌륭한 인격적 감화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과 정감이 흐르는 인간을 길러주는 것이 또한

윤리교육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35)

34) 앞의 논문, pp. 231- 232.
35) 위의 논문,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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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정의 교류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정서적 도덕성은 학교교

육에서의 정서지능향상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정서·행동·사고(인지) 라는 도덕성의 구분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있다. 즉 이러한 구분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도덕적 의사 결

정이나 도덕적 행동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레스트는 도덕성을 정서·행동·사고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세 가지 심리적 과정이나 요소들 사이의 불확

실한 관계나 인지와 정서, 또는 사고와 행동이 어떠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

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레스트는 좀 더 통합된 도덕성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4구성요소 모형(

Four Component Model)을 제시하는 데, 도덕사태의 인지와 해석, 이상적인 도

덕행동의 추리(도덕판단), 도덕적 의사결정, 도덕행동의 실천 등이 그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4구성요소 모형의 특징은 현실적인 도덕현상의 장에서는 인

지와 정서는 항상 관련되며, 인지와 정서는 둘 다 도덕행동을 야기하는 과정

에 함께 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정서를 별개로 하는 도덕적 인지나, 인지를 완

전히 별개로 하는 도덕적 정서, 행동을 인지와 정서로부터 분리하는 도덕적

행동 등은 있을 수 없다.36)

이러한 레스트의 입장은 도덕성의 요소를 인지, 정서, 행동이라는 한 측면에

서 파악하기보다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지적 접근 방법

으로 정서지능을 향상하고, 도덕성의 함양하는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도덕발달이론

사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발달의 중요한 부

분들이다. 아동들의 도덕에 대한 개념은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한다. 아

36) 김정규·박찬주, 『도덕성 발달과 측정』(서울:성원사, 1991), pp.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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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의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그들의 인지적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나이 먹은 아동들은 어린 아동들보다도 추상적 개념들을 취급

하고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 추리를 하는 능력이 더 많다. 비록 성숙되는 인지

적 능력들이 어떤 아동의 정의감과 불의감의 발달에 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똑같이 중요하다.

피아제는 도덕적 추리 발달을 처음 연구하였다. 그는 여러 연령의 아동들에

게 이야기를 들려주고서 아동들에게 이야기들 중의 가공적 인물에 관한 도덕

적 판단들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 피아제는 취학 전 아동들은 행

위의 의도에 관계없이 저지른 행위의 손상의 양에 따라 잘못을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고, 더 나이든 아동들은 동기들과 의도를 고려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콜버그는 청년기와 성인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피아제

의 도덕추리에 관한 연구를 확장시켜 왔다. 그는 몇 가지 도덕적 딜레마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는 도덕판단들의 발달에서 보편적 단계들이 있는지를 알아내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콜버그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넓은 수준으로 묶이는 6

단계의 도덕 판단의 발달 단계를 찾아내었다.37)

콜버그(Kohlberg) 도덕성 발달 단계

Ⅰ. 전인습(前因習)적 도덕성

제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제 2단계 - 개인의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Ⅱ. 인습(因習)적 도덕성

제 3단계 - 개인간의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제 4단계 - 사회 체제 및 양심 유지의 단계

Ⅲ. 후인습(後因習)적 도덕성

37) Rita L. Atkinson, 앞의 책, pp. 10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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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또는 유용성의 단계

제 6단계 - 보편적 도덕 원리의 단계

콜버그는 모든 아동들이 Ⅰ수준인 전인습적 도덕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수준 Ⅱ를 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도

덕 발달의 단계들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의 단계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후기의 현식 조작적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수준Ⅲ에서의 후인습적 도덕

성에 필요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한 도덕발달이론은 도덕적 판단 수준이

도덕적 실천과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도덕적 사고가 발달되었다

고 해서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도덕적 추리는 도덕적 행동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가? 발달된

도덕적 판단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발달이 덜 된 청소년들보다도 유혹에 더

저항하거나 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더 많은가? 도덕적 사고와 도덕

적 행동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 예컨데, 청소년 비행자들은 동일

한 연령과 지능의 준법적인 청소년들보다 더 낮은 도덕적 판단 수준을 나타

낸다. 그리고 콜버그의 딜레마들에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보다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

공하려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한다.

또한 도덕적 행위는 도덕적 딜레마들에 관해서 추리하는 능력 이외의 많은

요인들에 의존한다. 두 개의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행위가 갖는 장기적인 결

과를 고려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타인을

강조하는, 즉 자신을 어떤 타인의 위치에 둘 수 있는 능력이다. 타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와줄 동기를 갖게끔 만든

다.38)

38) 앞의 책,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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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이입능력

감정이입(Em phathy)의 의미는 본래 그리스어로 ‘- 의 내부를 느끼는(feeling

into)' 이란 의미의 ‘empatheia’를 영어로 바꿔 변형시킨 것으로서, 원래는

타인의 주관적 경험을 지각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이다. 키

치너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감정이입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일종의 신체적인

모방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자기 자신 내에 그와 동일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

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는 타인의 일반적인 재난에 대해 느끼는 점은 같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바를 자기 것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의 공감(sym pathy)

과는 구분되는 다른 의미로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39)

감정이입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고, 민감하게 느끼고, 대리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입능력은 정서

를 느끼는 능력이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적인 태도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릴 때에 관여하게 되는데, 왜냐하

면 윤리적 딜레마에는 대부분 잠재적인 희생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입능력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호프만(Martin Hoffm an)은 도덕

의 근원이 감정이입에 있다고 주장한다.40) 그 이유로서 고통이나 위험, 궁핍

등으로 고통받는 잠재적 희생자들에게 감정이입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유함으

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남의 입장에서 생

각하는 감정이입적 능력이야말로 인간에게 일정한 윤리 원칙들을 따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4. 도덕성과 정서지능·감정이입능력의 관계

a) 도덕성과 정서

피터스(R.S . Peters )에 의하면, 인간은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며, 이러

한 평가는 감정을 드러낸다. 그는 감정의 교육과 관련하여 상황을 어떻게 평

39) Daniel Goleman, 앞의 책. pp. 208- 209.
40) 위의 책.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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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가 라는 문제영역과 동시에, 정서를 어떻게 통제하고 표현하게 할 것인

지의 문제영역을 검토하고 있다.

피터스에 의하면, 적절한 평가를 배우는 방식은 불가피하게 도덕적 문제이

다. 정서를 표현하고 통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터스의 관심은 바람직한 감

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진리와

정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차적 정서이며, 초월적 정서이다. 초월적 감정은

원초적이고 이기적 측면을 완화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행동을 이끄는 동기와 평가에 관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대안적 동기를 장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욕망에 대해 그것을 따

라서는 안된다는 의지력에 의존하기 보다, 존경·자선·정의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처한다.

그리고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즉,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감정의 표출을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41)

피터스는 도덕교육에 있어 원초적 감정의 적절한 조절, 즉 정서의 조절과

적절한 정서의 표현, 이러한 정서의 활용을 강조한다.

또한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의 핵심적 요소를 인지(認知: Cognition)로, 도덕

성의 근원을 상호작용으로 본다. 인지와 정서·감정에 관한 논의는, 양자는 서

로 다른 정신 상태라는 가정에 기초되어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도덕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콜버그를 비롯한 인지발달론자들은 인지와 정

서·감정은 나란히 발달한다고 생각한다. 양자는 같은 정신 사건의 다른 측면

이라는 것이다. 콜버그는 도덕 판단이 강한 정서적 요소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정서가 도덕 판단의 인지적 요소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42)

41) 박윤명, ‘도덕성의 구성과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7. pp.14- 16.
42) 남궁달화, 「도덕교육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1996), pp. 17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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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스에 의하면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는 감정과 관련되며, 적절한 평가를

배우는 방식은 도덕적 문제라는 것이다. 정서와 도덕성은 평가라는 것을 매체

로 연결된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도덕적 행위는 긍정적 정서와 밀접

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콜버그는 도덕적 판단에 수반되는 정서적 요소를 언급한다. 도덕적 행위란

역할채택 능력과 관련이 깊으며, 역할 채택의 기회 제공은 인지의 자극과 함

께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는 기본적 원리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역할채택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권리, 관점 등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

다. 이는 감정이입능력을 포함한다. 감정이입능력은 정서지능의 한 영역이며

다른 사람의 정서의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감정이입능력은 정서지능과

도덕성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b) 도덕성과 감정이입능력

이타주의에 대한 발달이론은 호프만이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타심

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타자의 내면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능력은 감정이입, 즉 타자

의 정서상태에 대한 무의식적 경험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관심이 교육에 시사

하는 바에 의하면, 타자에 대한 관심이 도덕성에 기본적이며 일정한 발달과정

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호프만은 이타적 동기와 행위의 직접적 관련성을 지지

하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타적 동기를 촉진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경험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43)

(1) 아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스런 경험의 정상적 흐름을 차단하기보다는 끝

까지 경험하도록 놔둔다.

(2) 아이들에게 역할 채택과 타자를 도와주고 책임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3) 박윤명, 앞의 논문, pp.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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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에게 자신을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4) 아이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모델에게 오랫동안 노

출시킨다.

위와 같은 가설은 죄의식과 같은 고통스런 정서 경험과 이타심이 도덕 발달

에 공헌하는 바를 암시해주고 있다.

또한 듀르케임은 도덕성 요소의 하나로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심을 제시한

다. 듀르케임에 있어서 애착심은 이타심(利他心)을 의미한다. 듀르케임은 행위

의 방향 또는 목적이 행위자 자신만을 의식하여 작용할 때 이기적이라고 본

다. 이에 비해 행위의 방향 도는 목적이 행위자를 넘쳐흘러 원심적(遠心的)일

때 이타적인 것으로 본다. 듀르케임은 이타성이 계발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44)

이타성은 자아 이외의 어떤 대상에 애착심을 가질 때 발생한다. 그러나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이든 그것을 자아 자신에게 표상(表象: representat ion)하지

않고서는 외적 대상에 애착을 가질 수 없다. 대상에 대한 개념 및 감정이 없

이는 그것에 애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이타심은 정서·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감정이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타심의 형성은 인간 의식의 확대과정이며, 도덕성의 발달

을 의미한다.

감정이입능력이 도덕성과 깊이 관련되고 있다는 데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흄은(Hum e: 1739)“도덕의 근원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이입능력

의 본질이나 영향을 다시 고찰하게 될 것이다. 감정이입능력이 도덕적 차이의

주요한 근원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45)라고 하였으며, 화인버그와 스트레이

어(F einberg & Streyer : 1987) : “감정이입능력은 도덕성의 모범(Model)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46) 라고 하면서 도덕성과 감정이입능력의 관계를

44) 남궁달화, 앞의 책, pp. 155- 158.
45) Robin Allott, Objective Morality (http:/ / www.percep.demon.co.uk/ morality),

pp. 7- 8.
46) Robin Allott, 앞의 논문, pp.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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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한다.

5. 정서지능향상교육에 대한 고찰

a) 정서지능향상교육

정서지능향상교육은 개인의 정서지능 발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시도하는 교육활동이라 하겠다. 이 교육활

동에는 공식적·비공식적 교육과정 모두가 포함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의도적인 정서지능향상교육은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계획

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하며 추진하는 교육활동이라 하겠다.

학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추진하는 방법(과정)을

김정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47)

첫째, 교육과정의 각 교과 교육목표에 포함된 감성(정서)교육목표 성취를 위

해 그 목표에 기초한 감성교육내용과 경험을 계획해서 정규적 교수- 학습활동

을 통해 수행하는 감성교육이다.

둘째, 생활지도를 통한 감성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행동발달 평가영역을 의

미한다. 학교에서 학급담임에 의해 추진되는 감성교육이 여기에 속한다. 이

생활지도는 계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교육과정 및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7차 교육과

정의 도덕과 교육 목표도 정서지능향상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의 교육목표는 a.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b.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c.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d.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닌다.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a.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47) 김정환,“지능·감성지수·창의성과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제14권 제1

호(1998.3),pp.78- 79.

- 31 -



자아의식을 가진다. b.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c. 적

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d.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과 태도를 가진다.48)

위와 같은 교육목표는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에서 정서지능향상교육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인지적 영역에 치우친 나머지 위와

같은 교육목표는 구호에 그치고 정서적 접근은 도외시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

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바람직한 인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정서지능향상교육은 학교교육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 정서지능향상교육 내용과 방법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인지적 측면의

목표·내용·방법에 대한 진술이 정서적 측면의 목표·내용·방법보다 체계

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정이 지식 중심적이고, 개성을

무시하고, 인간성을 경시하는 현상이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지식편중의 현행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형 교육과정의 장

점을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교육과정은 유관교육과정과 질문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49)

(1) 유관교육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학습자의 생활환경과 관

련된 학습내용을 중시한다. 관련성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a) 학

습내용이 학습자 내면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됨으로써 학습경험이 심리적 보

상으로 연결되어 생(生)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b) 학습내용이 다양한 현실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현실문제 해결능력을 쌓게 한다.

48)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서울: 교육부, 1997), pp. 3- 4.
49) 김정환, 앞의 논문,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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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교육과정에서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질문을 하여 의미를 자율적으

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학습자의 잠재가능성을 실현케 한다.

규칙과 질서 준수 및 존중, 건전한 태도와 가치관, 진지한 탐구정신, 심미

(審美)성, 인간존중, 도덕성 등은 정서교육의 목표로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인지와 정의는 표면적으로는 구별되어 있고, 그 구현에 필요한 내

용이나 방법이 독립적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전인적인 인간교육이라는 궁극적

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정서지능향상교육의 내용이 학습자의 관심, 흥미, 경험 또는 시사적인 것과

관련되어 구조화되면 교사의 즉흥적인 내용 선정에서 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와인스타인(W eins tein) 등은 자아개념 형성프로그램을 학습자들의 생활

경험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그는 자아개념이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발전

되며, 경험이 세계를 보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

발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환은 정서지능향상교육의 방법을 교사의 진실하고 수용적인 태도, 개방

적인 분위기,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등의 측면에서 탐색한다.50)

(1) 교사의 태도: 교육의 장에서는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성취적이며, 현실

적인 교사를 필요로 한다. 학생들과 보다 진실하고 친근한 관계를 발전시키

며,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한

다. 그 길을 “교사의 수용적인 태도”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지적·정서적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이다.

(2)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 및 열린 수업 운영: 먼저,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조성을 생각해 보자. 우리의 학교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규칙에

얽메이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학생들의 정서 발

달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열린 수업 운영 측면을 고려해보자. 열린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50) 앞의 논문, pp. 8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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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적인 보조자의 역할보다는 교재를 준비하고 조직하며, 동기를 자극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으고, 조언하고, 질문에 답하며, 학습자 상호간의 대화나

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3)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태도 또는 관점

은 장기간에 걸친 생활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서, 자아개념이라고 칭한다. 즉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며 믿느냐의 문제가 곧 자아 개념이다. 이를

위해 (a) 교사는 학생들에 대하여 긍정적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b) 개인 학

생은 그 개인만이 갖는 독특한 장점과 능력을 계발,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

c)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 고찰

정서지능향상교육의 출발 배경 중 하나가 가난을 퇴치할 목적으로 미국 하

버드대학이 시작했던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이다.

1965년에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가난과의 전쟁( W ar on the poverty)’를 선

언하면서 나온 것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 tar t program) 이다. 이것은

빈민층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중류층의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고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입학 1년이나 2년 전에 미리

학습 준비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유

아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51)

정서지능향상교육은 1960년대의 정서적 교육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당시 이 운동의 기본적인 사고는, 심리적이고 동기 부여적인 교육은 관념적으

로 가르쳐 지는 내용에 즉각적인 경험을 병행시킬 때 심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서지능향상교육은 정서적 교육이란 용어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

다. 즉 교육을 위해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자체를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51) 문용린,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서울 : 글이랑, 1997), pp. 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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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와서 이러한 종류의 교육 과정과 이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추진력이

일련의 학교 단위 예방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되었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

들은 10대 흡연, 약물남용, 임신, 퇴학, 최근 특히 빈번해진 폭력에 이르기까지

의 특별한 문제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52)

이런 프로그램 중 정서지능향상교육의 표본처럼 알려진 것은 뉘에바

(Nueva)학습센터의 ‘자아과학(Self- Science) 커리큘럼’이다. 정서교육을 위한

자아과학 커리큘럼은 가드너가 제시한 개인간 지능과 개인 내적 지능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카렌 스톤 맥코웬(Karen S tone- McCow n)과 홀 딜헌트(Hal

Dillehunt)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코스는 1학년생부터 8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인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려고 노력한다. 이 커리큘럼은 아이들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긍정적 선택을 하도록 하고, 사려 깊은 경청을 통해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하도록 하며, 책임있는 의사 결정, 동정심과 감

정이입능력의 발달, 분쟁 해결 기술 등을 기르도록 한다.53)

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 아동개발 연구소의 ‘아동개발 프로잭트’, 시

애틀 시 초등학생 1-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오솔길(Paths )' , 워싱턴 대학 사회

성개발 연구그룹의 ’시애틀 사회성개발 프로잭트‘, 시카고 시 일리노이 대학의

’예일- 뉴 헤이븐 사회적 능력증진 프로그램‘, 미 국립 창의적 갈등해결 프로그

램 센터의 ’창의적 갈등해결 프로그램‘, 루터스 대학의 ’사회적 인식 및 사회적

문제 해결 프로잭트‘ 등의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52) Daniel Goleman, 『감성지능 EQ 下』황태호(역) (서울 : 비전토리아, 1996 ), p .153.
53) Jo- An Vargo et al., "Self- Science A Program for Affective Education", T he

Nueva Journal(Autume 1993)을 인용한 http:/ /www .nueva.pvt.k12.ca.us/self- sci/

self- scie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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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행연구 고찰

그 동안 심리학에서 인간 정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정서지능향상교육에 관한

연구도 국내에서는 시작단계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샐로비와 메이어

(1990)는 정서지능의 정의 및 영역을 설정하고, 정서지능 영역별 특성을 기술

함으로써 정서지능향상교육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서지능

평가문항을 계발하여 정서지능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문용린(1996)54)

은 한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의 측정요소 및 문항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형 정서지능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김정환(199

8)55)은 지능·감성지능·창의성과 교육의 관계를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살피

면서 감성발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윤현석(1997)56)은 감성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감성지능 검사도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홍섭(1996)57)은 정서지능과 일반지능, 정서안정도와의 상관관계 및

정서지능과 적응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이론의 개념적 타당성에 대

한 탐색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 박태환(1997)58)은 신문자료를 활용한 가치지 쓰기 지도를

통한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 계발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 박윤명(1997)59)은 도덕

성 이론을 검토하고 도덕성의 구성요소 분석을 통하여 도덕성과 정서의 관계 및 한계

성을 제시하면서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위 연구들이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

54) 문용린,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서

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6), pp. 77- 89.
55) 김정환, 앞의 논문

56) 윤현석, 앞의 논문

57) 정홍섭, 앞의 논문

58) 박태환, ‘신문자료 활용을 통한 가치탐구수업이 도덕판단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59) 박윤명,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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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 정서 연구에 있어 , 정서 이론에 대한 논의나 정서 실태 분석에 그치고 ,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정서함양 및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둘째로 , 도덕성 함양을 위한 연구에 있어 개발된 프로그램이 한정된 도덕•윤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실험연구에 있

어서 독립변수인 교육내용과 교수법의 성공적인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없다면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서지능반’이라는 특별활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이론에 기초하여 정서지능향상교육프로그

램을 계발해 보고, 이를 특별활동을 시간을 활용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정서지

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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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서지능향상교육

A. 수업모형의 설정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위한 수업모형은 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겠

지만, 본 연구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업과정 일반모형을 근거로 수업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계 획

단 계
—→

진 단

단 계
—→

지 도

단 계
—→

발 전

단 계
—→

평 가

단 계

[ 그림 3 ] 수업과정의 일반모형60)

위 모형을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위한 수업에 적용해 보면,

1. 계획단계: 정서지능 교육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단계이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이진우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정서지능향

상프로그램은 발표된 것이 있으나 중등용은 개발된 것이 없다.

또한 본 단계는 수업계획 및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일반

적인 교과수업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병행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 하는 것도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특별활동 시간에 ‘정서지능반’을 편

성하고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2. 진단단계: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매

시간 진단이 이루어지겠지만, 본 연구에서 이 단계는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기 전 학생들의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을 진단하는 단계이다.

이는 실험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의 의미도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히고

실태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60) 고영희•김재복, 「수업전략」(서울:배영사, 1982),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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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서지능도 지능지수(IQ)처럼 검사를 통해서 수량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정서지능은 아직 수치화 될 만큼 발

달된 개념이 아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61)

첫째로 정서지능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정서의 하위영역이 너무도 다양

하고, 복잡해서 지능지수처럼 몇 개의 하위검사 점수를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

로 계산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서지능은 지능지수처럼 정답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정답 찾기

가 아니라, 느낌과 감정의 통제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필검

사를 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런 정서능력을 개인간에 비교해서 서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인내심이라는 정서지능은 높지만, 정열과 용기는 부

족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 정서능력

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을 지수화하여 등수를 매기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서지능의 수치화를 위한 표준화 검사도구 제작이 간단

한 일은 아니지만, 정서지능의 각 하위요소별 측정은 지금 매우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다. 만족지연능력, 낙관성 점수, 충동성, 도덕성, 인내심과 지구력, 대

인관계능력 등에 대한 측정은 많이 시도되고 있다.

아울러 감정이입 능력, 타인의 표정 읽기 능력, 감정조절 능력 등에 대한 측

정도 시도되고 있다. 정서지능의 개념을 처음 공식화하였던 샐로비와 메이어

는 정서의 평가와 표현을 측정하는 척도인 SMMS(State Meta- Mood Scale)

와 T MMS(T rait Meta- Mood Scale)를 개발하였으며(1990), 하버드대학의 심

리학자인 로젠탈(Robert Rosental)은 감정이입을 측정하는 척도인 PONS

(Profile of Nonverbal Ses it iv ity)를 개발하였다(1990).62) 또 샐로비와 메이어

가 새롭게 만든 정서지능 검사지(1996)63)가 있다. 이 검사지는 48문항 5단계

61) 문용린, 앞의 논문, p. 80.
62)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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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검사지의 하부요소는 정서에 대한 주의력,

정서적 경험의 명료성, 부정적 정서 경험을 극복하는 능력 등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검사지는 문용린과 대교교육과학연구소(1997)가 공동 개발

한 검사지가 있으며, 김언주와 윤현석의 감성지능 검사지6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진단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책임연

구:문용린)와 대교 교육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서지능 진단검사

(1997)’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3. 지도단계: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계

로, 이 단계는 안내, 전개, 정리의 단계로 진행된다. 안내 단계는 정서지능 교

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케 하며, 특히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

여와 자유로운 생각과 느낌을 발표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과 자세를 갖도

록 지도한다. 전개 단계는 설정된 주제에 따라 가치지 쓰기, 정서훈련, 소집단

토의, 발표, 영상자료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학생들은 수동

적인 학습자의 자세가 아니라 ‘비판적 참여자’로서 활동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 단계는 수업과정 중에 느꼈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면서 마무

리 짖는 단계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와 다음 시간 주제 및

준비물 안내 등이 이루어진다.

4. 발전단계: 일반적인 수업과정에서는 심화 또는 보충학습이 실시되는 단계

이나, 정서지능향상교육에서는 수업 중 나타난 학생들의 정서반응 중에 계속

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

다.

5. 평가단계: 본 연구에서는 사후검사 단계로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 후 정서지능과 도덕성 함양을 측정하는 단계다.

63) Jack Mayer &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Questionnaire”, http:/ / id46.

bc.edu/Mod3/ meas02/meas02.html
64) 김언주외 5인, 「우리아이 EQ 높이기」(서울: 학지사, 1998), pp.283-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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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 제작

1.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역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정서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서지능향상교육 영역

을 샐로비와 메이어의 구분에 근거하여 <표 1>과 같이 6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 표 1 >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역

영역 주요 내용 관련 프로그램

1.정서지능

안내

* 정서지능 영역 및 개념 소개

* 정서지능 개발 교육의 의미 소개

* 정서지능개발 프로그램 활용 안내

☆ IQ보다 EQ를 높여라

☆ 우뇌도 발달시켜라

2 정서인식

능력

* 감정인지, 감정에 이름붙이는 능력

* 감정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능력

* 감정과 행동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

☆ 시험공포로부터 해방..
☆ 사물과의 대화

☆ 어쩌면 좋아요

☆ 상징물 만들기

3.정서관리

능력

*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 공격적 행동 절제 능력(분노 억제)
* 자신,가족,학교에 대해 긍정적 감정갖기

* 고독감 사회적 불안감 감소 능력

☆ 스트레스와 열정

* 분위기를 바꿔라

☆ 본인- 이웃 등 셋 숨져

* 우열반 탈락

4 자신에게

동기 부여

* 자기에게 보다 책임을 지는 능력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

* 인내심 갖고 사려깊은 행동하기

* 긍정적 사고 능력

*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 올바른 자아상

* 괴짜를 찾아라

* ‘신바람 건강법’ 황수관

5.감정이입

능력

*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

*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는 능력

*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 아버지

☆ ‘한국판 이지메’학생 그 후

☆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 영상자료: 배고픈 사람들

* 영상자료: 학교폭력

6.인간관계

능력

* 대인관계 분석 능력

* 갈등 해결 능력

* 능동적 적극적 의사소통 능력

* 사교적 능력

* 관용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능력

*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 밝은 미소

* IQ..EQ.. 그리고 MQ
* 홍정욱 입니다.
☆ 내 아이 이렇게 키운다.
*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

(☆는 논문에 수록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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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영역별 구분

a) 가치지 쓰기

가치지 쓰기는 가치 명료화 이론의 쓰기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 가치 명료화 이론

은 가치 분석 이론이나 도덕 발달 이론과 함께 , 가치 문제 또는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방법론이다 . 가치지 쓰기는 학생들이 개인의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질문

에 답하고 , 이를 근거로 소그룹 토론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 상황을 다양한 관

점에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

문제는 이러한 가치지 쓰기 전략이 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 정서

지능이 정의적 측면이라 할 때 , 이러한 인지적 측면인 가치지 쓰기가 정서지능에 어

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

콜버그를 비롯한 인지발달론자들은 인지나 정서·감정은 나란히 발달한다고 생각

한다 . 양자는 같은 정신적 사건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다 . 콜버그는 도덕판단이 강

한 정서적 요소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본다 .65)

또한 , 윌슨은 도덕성의 요소인 GIG(사실적 지식과 방법 기술)를 정서교육의 요소

로 제시한다 . 윌슨은 도덕이란 , 특정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관습 또는 규범으

로 보기보다는 도덕적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라 본다 . 도덕을 절차

로 볼 때 , 도덕성이란 도덕적 문제를 일련의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 .66)

윌슨은 도덕 사태란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태이며 , 정서사태도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태로 본다 .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합리성이나 어떤 구체적 사실이 배

제될 수는 없다 . 정서감정은 구체적 사실(예: 누군가가 자신을 놀릴 때 → 분노)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 사태를 인식하고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은 정서지능의

향상교육이요 , 곧 도덕교육이다 .

이런 의미에서 인지적 접근방법인 가치지 쓰기도 정서교육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

65) 남궁달화, 앞의 책, p.175.
66) 위의 책, pp. 289-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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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 특히 가치지 쓰기는 많은 학생이 한정된 시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학교현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

업전략이다 . 가치지는 신문이나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정서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발

췌하고 적절한 질문을 만들고 , 이를 학생들에게 투입한다 .

b) 정서훈련

정서훈련은 실제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체험하는 수업전략이다 . 정서훈련 방법으

로는 다양한 표정의 인물사진을 통한 ‘정서 인식하기’나 주변의 사물이나 자연물( 예:

책상 , 꽃 , 의자 , 거울 , 하늘 , 구름 등)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그것과 마음속의 대화

를 나누는 ‘사물과의 대화’ , 평소의 경험 속의 ‘기뻣던 일 , 슬펏던 일’ 이나 ‘역할극’

등이 있다 .

c) 소집단 토의

소집단 토의는 가치지 쓰기 및 정서훈련 등 모든 정서지능향상수업과 병행하여 실

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소집단 토의를 통하여 다른 학생의 생각이

나 느낌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민감하게 하고 사고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전략이다 .

d) 영상자료 활용

영상자료활용은 정서교육방법에 있어 직접적이고 효과적 방법이다 .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내용 , 투철한 의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강인한 자세나 , 학교폭력을 다룬

T V시사프로그램 등은 언어적 전달이나 인쇄매체보다 강력하게 정서와 감정을 전달

하고 학습자를 자극한다 . 영상자료 활용은 정서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해주며 , 감성세

대라는 요즘의 10대에게 적절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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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 제작

a) 프로그램 개발 과정

프로그램의 영역은 정서지능의 5개 영역 즉 , 정서인식능력 , 정서관리능력 , 자신에

게 동기부여 , 감정이입능력, 인간관계능력 등에 정서지능 안내를 포함하여 6개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 별 주요내용에 따라 알맞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는 신문기사, 수필집 등에서 발췌하고 영상자료는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활용하였다.

각 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치지 쓰기 자료는 수집된 기초자료에 가치명

료화 이론과 정서지능이론에 근거하여 질문을 제시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학생

들의 생각을 기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정서훈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이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

다 . 영상자료는 정서지능 영역과 관련된 T V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활용하였다 . 예를

들면 , 우리 사회의 실직자와 집없이 떠돌아다니며 배고픈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

웃의 모습을 보여 주며 작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배고픈 사람들 (MBC, PD수첩 , 1998.5.5)」 , 미국의 11살 장애소년의 야구선수 생활

을 소개하며 인간승리와 가족간의 사랑 , 인간애를 소개하는 「반쪽이 소년 케이시의

3루타 (MBC, PD수첩 , 1998.5.19)」 , 학교 폭력 등을 다룬 내용 등이다 .

b) 가치지 제작시 유의사항

(1) 가치지 자료로는 신문의 기사 , 사설 , 독자의견과 수필 , 소설 등을 활용한다 .

(2) 자료가 인성교육과 정서지능계발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선정한다 .

(3) 내면화하고자 하는 가치나 덕목을 중심으로 적합한 탐구질문을 제시한다 .

(4) 미담이나 선행이나 바람직한 내용만 제시하면 학생들이 싫증을 내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의 문제상황이나 청소년의 특성을 잘 표현한 내용을 적절히 혼합하여 학생

의 흥미나 관심을 유도한다 .

(5) 예시된 자료와 유사한 사례나 반대되는 사례 , 또는 논쟁거리를 제공하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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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비판적•논리적 사고를 기르도록 한다 .

(6) 가능하면 역지사지형 질문(예: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을 던짐으로써 정서지

능을 높이도록 한다 .

c) 영역별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

(1) 가치지 쓰기 프로그램

주 제 IQ 보다 EQ를 높여라

정서지능 영역 정서지능 안내

<가치지 1> 성공을 원하면 IQ보다 EQ높여라

요즘 극성스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영어단어 한 개를 더 외

우고 계산능력이 빨라질까를 고민하며 여러 학원을 기웃거리지만 아이를 성

공하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우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미 예일대학의 피터 샐로비교수는 지난 25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관

심을 끌고 있는 EQ(정서지수.Em otional Quotient)의 정의와 활용방법 등을 소

개하면서 감정표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샐로비교수는 지난 90년 미 뉴햄프셔대학의 존 메이어교수와 함께 정서지능

과 정서지수의 개념을 창시, 인간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던 심

리학자이자 공중보건학자.

샐로비교수에 따르면 정서지수란 IQ(지능지수.IntelligenceQuotient)에 상대

적인 개념으로 정서지능(Em otional Intelligence)을 수치화한 것이며 정서지능

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감정조절능력을 말한다.

샐로비교수는 이날 강연회에서 EQ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보험회사

인 ‘메트로폴리탄 라이프사’의 채용과정과 실적을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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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험 외에 EQ검사를 활용한 채용시험을 치렀는데 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

적을 올린 사람들이 기존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 첫

해는 21%, 두 번째는 57%나 판매실적이 높았다.

샐로비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EQ가 높은 사람들이 문전박대 등의 좌절을

잘 처리할 뿐 아니라 거절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성공하는데는 지적능력보다는 낙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심리

학자 대니얼 골먼의 “IQ가 출세와 성공을 20% 보장한다면 EQ는 나머지 80%

를 보장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샐로비교수는 이같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정서지능은 대부분의 지능이

교육을 통해 향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으로 높일 수 있으며 기초 사회

인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그것

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자신의 감정을 가정 이외

의 사회상황에도 연결시켜 타인의 감정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충고한

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들도 감정표현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부모

가 감정 자체를 회피하거나 적대감이 가득 찬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

문이다.

한편 EQ는 측정할 수 있는 정서의 하위영역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인내심은 높지만 정열과 용기는 부족한 경우처럼 절대비교가 어려워

IQ처럼 수치화 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의견이다.

「한국일보」, 1996, 12.09 일자 기사 인용

1.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2. 정서지능은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가?

3. “ IQ가 출세와 성공을 20% 보장한다면 EQ는 나머지 80%를 보장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성공요소에 대한 여러분

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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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분 주변에 정서지능 EQ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

람의 성격이나 행동적 특성을 써보시오.

【교수·학습 과정】

관련가치나 주개념: 정서지능(감성지능)이란? 정서표현의 중요성

교수·학습 단계

단계 1: 중심내용 파악하기( 질문 1)

- 정서지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

의 삶을 향상시키는 감정조절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에 중요한 요소이다.

단계 2. 중심개념 파악하기 (질문 2)

- 정서지능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단계 3.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하기 (질문 3)

- 필자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한다.

- 성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인생성공의 의미와 성공요인을 발표

토록 한다.

단계 4. 유사한 사례의 특성 찾아보기 (질문 4)

-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추출해서 목록을 작성해 본다.

- 자신의 생활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한다.

주 제 어쩌면 좋아요

정서지능영역 정서인식 능력

< 가치지 2 > 어쩌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성실한 여학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된 후부터 귀고리와 화장도 하고 담배와 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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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질 나

쁜 남자아이들과도 사귀게 되었고 공부도 소흘히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도 소문이 나서 어떤 남자

애들은 함부로 저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활이 그렇게 싫지는 않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공부는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

정하지는 않습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BI 세상사람들」, 1997. 4. 사랑의 전화에서 인용

1.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상담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

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써 봅시다.

2. 만약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고 혹은 어

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3. 주변 친구 중에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

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4. 여러분은 위 학생의 편지에서 특히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5. 공부해야 한다는 ‘이성’의 명령과 놀고 즐기고 싶은 ‘정서’의 명령 중 여

러분은 어느 쪽의 명령을 따릅니까?

【교수·학습 과정】

관련가치나 주개념: 자아 정체성, 책임감, 자기 정서 인식

교수·학습 단계

단계 1: 자신의 문제 확인하기 ( 질문 1)

-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확인한다.

단계 2. 문제 해결방안 모색하기 (질문 2)

-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단계 3. 유사한 사례 찾기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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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친구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열거해 본다.

- 또래들의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

안을 모색한다.

단계 4. 바람직한 가치 확인하기 (질문 4)

- 제시된 사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형성토록 한다.

단계 5. 자아 정서 인식하기 (질문 5)

- 자기 내부의 심적 갈등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생활자세를 설정한다.

주 제 스트레스와 열정

정서지능영역 정서관리능력

< 가치지 3 > 스트레스와 열정

[ 가치지 3- A ] 스트레스

우리 나라 영재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자살했다.

몇 년 사이 이곳 학생들이 4명이나 목숨을 끊더니 이번에는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신의 실력을 걱정하며 소중한 생을 포기한 것이다.

요즘 교수들과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충격이 크다.

우리의 정신도 인체의 면역력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저항력이

떨어진다. 교수의 자살이 가중된 스트레스의 희생 같아 가슴 아프다.

박 교수는 자신의 비관과는 달리 누구 못지 않은 수재. 미국 UCLA에서 박

사학위를 받은 뒤 인텔 등 세계적 권위의 위성추진체 및 반도체칩 회사의 연

구원을 지냈다.

그는 연구원 시절 MIT 의 교수도 연간 3편 이상 내기 어렵다는 논문을 11

편 이상씩(5년간 56편) 발표, 과기원이 자랑과 기대 속에 교수로 초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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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지 3- B ] 광기와 같은 열정

미국 동부 지역의 명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을 사람들은 흔히 벤처기

업 정신의 산실로 얘기한다. 이 대학의 연구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는

데 ‘고문’ ‘광기’ ‘반역’ 등이 그것이다. 하나같이 상식과 기존 관념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MIT 는 신입생들의 경우 하루 3- 4시간밖에 잠잘 수 없

을 정도로 수업강도가 센 것으로 유명하다. 교수에 따라서는 한달에 하루밖에

휴일을 주지 않아 학생들은 이같은 수학분위기를 고문으로까지 표현하고 있

다. 자살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바로 이

쉬는 하루를 ‘자살의 날’로 부르고 있다.

벤처기업은 그 단어 뜻 그대로 모험정신은 물론 기존의 사고에 대한 반역이

있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광기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하며 고문을 이겨내

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MIT 교수와 학생들은 이같은 정신으로 96년 한해만

도 미국 어느 대학보다 많은 1백가지가 넘는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다.

「조선일보」, 1997. 4.5 일자 기사 인용

1. 위 [가치지 3- A]와 [가치지 3- B]에서 나타나는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다

면 있는 대로 써봅시다.

2. 위의 [가치지 3- A]와 [가치지 3- B]처럼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

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3. 스트레스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심리적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구체

적으로 써봅시다.

4. [가치지 3- B]의 밑줄 친 것과 같이 창조는 파괴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

분이 깨야할 ‘자신의 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거부하고 싶은

기존관념이 있다면 써 봅시다.

5. 여러분이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나 일

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림을 곁들여도 가

- 50 -



능함)

【교수·학습 과정】

관련가치: 정서조절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교수·학습 단계

단계 1: 문제 확인하기( 질문 1)

- 두 가치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유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정서조절

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A: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B: 스트레스를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자세”

단계 2.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질문 2)

-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처방식이 나오는 원인을

알아본다.

“ 문화적인 차이, 개인적 가치관과 의지력의 차이.. ”

단계 3. 문제해결 방안 찾기 (질문 3)

-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알아본다.

- 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

단계 4. 자신의 문제 찾아보기 (질문 4)

- 자신이 설정한 자기한계를 파악한다.

단계 5. 발전적으로 사고하기 (질문 5)

-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주 제 본인- 이웃 등 셋 숨져

정서지능 영역 정서관리능력

< 가치지 4> 본인- 이웃 등 셋 숨져

3층 짜리 단독형 다 가구주택의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4일 0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1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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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리 다가구주택 2층 강희찬씨(43.신문판매원) 집에서 LP가스가 폭발해 9가구

25명이 사는 다가구주택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강씨 등 3명이 건물더미에 깔려 숨지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

다. 경찰은 강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가 유리창을 깨

고 뛰어나간 뒤 가스통을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다는 강씨 아들(15)의 말에 따

라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

혔다. 「조선일보」, 1997. 3.5 일자 기사 인용

1.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강씨의 부부싸움 후의 감정을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4. 이 사건이 아들이나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은?

5.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자

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수·학습 과정】

관련가치: 정서조절능력,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교수·학습 단계

단계 1: 문제 확인하기( 질문 1)

- 가치지의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단계 2.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질문 2)

- 사건의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정서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단계 3. 정서 인식하기 (질문 3)

- 사건 속의 정서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 및 타인의 정서인식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단계 4. 정서가 타인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기 (질문 4)

- 52 -



- 정서의 부적절한 표현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서조

절의 중요성을 토의한다.

단계 5.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하기 (질문 5)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주 제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정서지능 영역 감정이입능력

<가치지 5>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88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 아침, 나는 이미 예매해 두었던

열차표를 들고 출발시각에 맞추어 청량리역 광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좀 서

둘러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대여섯 발짝 앞서 걷던 한 노인이 갑자기 힘

없이 폭 고꾸라지는 것이었다. 뒷모습으로 보니 할아버지였다. 순간 작은 갈

등에 빠졌다. 저 노인을 부축해 드릴까, 아니면 지나쳐 버릴까?

그러나 우선 쉬운 쪽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못 본 체하고 스쳐

지나가기로 한 것이다. (중략)

다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올라왔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위해 역 광장을 막 빠져나가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걸음을 멈

추고 말았다. 아침에 보았던 할아버지가 그때까지도 온몸을 오그린 채 쓰러져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가슴속에선 무언가 불끈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역 광장에는 전경 버스 두 대가 온종일 서 있었다. 그런데도 긴긴 시간 아

무도 손을 쓰지 못했단 말인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요원은 뭘 하고 있단 말

인가. 행정기관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는 만큼 자신은 난처한 이

일에서 발뺌하고 도피하고 싶은 데에서 오는 수많은 변명들이 마음 곳에 오

갔다. 그래도 일말의 신앙적 양심은 살아남아서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다.

악취를 풍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손댈 엄두도 못 낸 채 그저 어정쩡하게

허리를 굽히고 말을 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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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최일도 목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1」에서 인용

1.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위와 같은 행려(行旅)자들에 대한 무관심해진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3. 위 글에 나타나고 있는 글쓴이의 심정이나 느낌을 생각나는 대로 써 봅

시다.

4.“ 할아버지, 진지 드셨어요?”라고 물어 본 뒤에 일어날 상황을 이야기해

봅시다.

5.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6.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

시다.

7.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분

이 알고있는 사례를 있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8.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노약자를 만났을 때 느꼈던 감

정과 그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지 써 봅시다.

9.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

니다. 이들을 누가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선진국의 조건으로 ‘시민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민윤리나 시민

정신이 중시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의해 봅시다.

【교수·학습 과정】

관련가치: 이웃 사랑, 시민정신, 감정이입능력(공감, 동정심)

교수·학습 단계

단계 1: 문제 확인하기(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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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행려(行旅)자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복지문제”

단계 2.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질문 2)

- 불우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을 알아본다.

“ 행려자에 대한 두려움, 불결함, 생명경시풍조”

단계 3. 감정인식하기 (질문 3)

- 글쓴이의 심정이나 당시에 느꼈을 감정을 이야기해 본다.

“ 측은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분노”

단계 4. 상황 예측하기 (질문 4)

- 이어질 이야기의 상황을 예측해 본다.

“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제공할 것이다. ”

- 또, 그 이후의 상황이나 글쓴이가 하게될 일을 예측해보자.

단계 5. 부정적 행동 결과 예측하기 (질문 5)

- 어려운 사람에 대한 무관심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

단계 6. 긍정적 행동 결과 예측하기 (질문 6)

-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할 때의 결과를 생각해 본다.

단계 7. 사례 확인하기(질문 7)

-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파악하여 실천의지를 붇 돋운다.

단계 8. 감정이입능력 (질문 8)

- 불우한 이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의

지를 높인다.

단계 9. 합리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 (질문 9)

-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한다.

단계 10. 주장의 근거 제시하기 (질문 10)

-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단계 11. 보편적 원리 확인하기 (질문 11)

- 시민윤리(시민정신)의 내용을 열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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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시민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주 제 ‘한국판 이지메’ 피해학생 그 이후

정서지능 영역 감정이입능력

<가치지 6> ‘한국판 이지메’ 피해학생 그 이후

지난해 2월 ‘한국판 이지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천성 심장병 환자

장모(18)군은 결국 지난달 학교를 그만뒀다. 3학년이 되면서 급우들이 견디기

힘든 말을 마구 던졌다. ‘같은 반이 됐으니 잘 지내보자, 말 잘 들을 거지?’‘걔

들(소년원에서 출소한 가해학생들)이 죽이겠다고 벼른다는데 넌 이제 큰일났

다’‘학교 앞 골목에서 어떤 애들이 널 찾고 있더라’ 장난 삼아 던진 말이었지

만 이미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 진 그에게는 엄청난 폭력이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최숙자씨는 가스총을 사 주고 달랬지만 장군은 심

리적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미국으로 이민 가자’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최씨는 지난 3일 아들을 휴학시켰다. 그리고 이 달 말이면 불

안한 미국 이민 길에 오를 예정이다.

장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95년부터 초•중학교 동창인 급우 C군 등 5명으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악랄한 가혹행위가 1년 동안 계속

됐다. 라이터 불로 손등이나 팔목을 지지는가 하면 컴퍼스나 송곳으로 손등을

찌르고 손가락에 연필을 끼워 짓눌렀다.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가두고 겁을 주는 건 다반사였다.

아들 손등에서 50군데나 송곳에 찔린 자국을 발견한 최씨가 가해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해 C군 등 4명은 소년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년원에서 선도교육

을 받고 출소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이들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와는 관계없이 선천성 심장판막증 환

자인 장군에게는 무릎 뼈 파열과 간질 증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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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도 4군데나 병원을 다녀야 해 병원비만 월 150만원이 넘는다.

최씨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중상위 권에 속했던 아들이 지금은 완

전히 바보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민가면 3년 정도 학교에도 안 보내고 늘 곁에 붙어서 돌봐 줄 생각입니

다. 아무도 자신을 해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돼야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미국에서 직업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활해

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국일보」, 1997. 4.8 일자 기사 인용

1.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 이 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있는 대로 열거해 봅시다.

3. 심장병 친구를 괴롭힌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4. 여러분 주변에서 급우를 괴롭히는 행위를 목격한 것이 있었다면 작은 일

이라도 써 보시오.

5. 학교폭력을 목격한 일이 있었다면 어려분은 어떤 심정이었고, 어떻게 하

였습니까?

6. 급우를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점에 대해

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최근 SBS 뉴스에서 여학생 학교폭력 실태를 방영하여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

습니다 . 또한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피해 학생의 심정은 어떠했

을까요? 여러분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어떤 심정이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교수·학습 과정】

관련가치: 인간애, 준법정신, 감정이입능력(공감, 동정심)

교수·학습 단계

단계 1: 문제 확인하기( 질문 1)

-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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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단계 2. 문제점 파악하기 (질문 2)

“ 학교폭력이 미치는 후유증, 청소년 선도교육, 주변 급우들의 방

관, 우리 사회의 인간존중정신의 결여”

단계 3.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인식 확인하기 (질문 3)

단계 4. 다른 사례 확인하기 (질문 4)

단계 5. 행동 대안 선택하기 (질문 5)

- 학교폭력에 대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단계 6.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하기 (질문 6)

- 폭력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

단계 7. 감정이입능력과 해결방안 확인하기(질문 7)

- 피해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합리적 행동방안을 모색한다.

주 제 내 아이 이렇게 키운다

정서지능 영역 인간관계능력

< 가치지 7 > 내 아이 이렇게 키운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을 원칙으로 가르쳐 왔다. ①

밥 먹을 때 소리내지 마라, 입안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마라, 신발 뒤축

을 꺾어신거나 끌고 다니지 말라는 뜻에서 어릴 때부터 몸에 익도록 가르쳤

다. 또 식당에 가서 소란을 피우기는커녕 조금 비스듬히 앉아서 옆 사람을 건

드리게 되는 것도 절대 금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비스듬히 서거나 마구

돌아다니다가 남한테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우게

하고 똑바로 행동하라고 일깨우곤 했다. ‘무슨 행동을 하든 주위 사람을 의식

하고 살아라’를 입에 달고 아이들을 키웠다.

흔히들 제멋대로 행동하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사

고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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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줄 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추상적인 사고력도 나오고 자유로운 사고도

나온다. 속담에 ②‘똥을 옆에 두고 밥을 먹을 수 있어도 사람을 옆에 두고 (혼

자) 밥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한국일보」, 1997. 3.18일자 기사 인용

1. 이 이야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2. 위와 같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서지능 면에서 필자는 특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4. 밑줄 친 ①과 같이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5. 밑줄 친 속담 ②는 무슨 의미인가?

【교수·학습 과정】

관련가치: 사회성, 기본생활습관, 타인존중, 인간관계능력

교수·학습 단계

단계 1: 핵심가치 확인하기( 질문 1)

- 인간관계 및 사회성 배양을 위해 중시되는 가치를 확인한다.

단계 2. 자신의 입장 확인하기 (질문 2)

- 필자의 입장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활자세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자세를 형성하도록 한다.

단계 3. 인간관계능력의 의미 확인하기 (질문 3)

단계 4. 자신 감정인식과 자신의 행동 고찰하기 (질문 4)

단계 5. 개념 확인 및 도덕적 가치 확인하기 (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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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훈련 프로그램

주 제 사물과의 대화

정서지능 영역 정서인식능력

아래 글을 읽고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사물 속에서 새로

운 느낌을 찾아 써 봅시다.

우선,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길이 가는 사물을 찾고, 차분한 관찰과

사물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 틀에 구속되지

말고 마음과 느낌이 일어나는 대로 표현해 봅시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어차피 한 평생을 사는 것인데 좀 신나게 재

미있게 사는 것 같이 살라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밥을 먹어 보라고 권하는가 하면 뒷걸음질쳐 학교 정문

까지 걸어가면서 똑같은 풍경이 어떻게 달리 보이나 느껴 보라고 하기도 한

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이상적인 부엌을 설계하게 하고 화장실을

이상적으로 꾸며 보라는 과제,, 잘 모르는 반 친구와 60시간을 같이 보내고 상

대방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오라는 숙제를 내주기도 한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잘못하지 않았나 의아해 하기도 하지만 시간

이 지나면서 농담도 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 나처럼 잘 웃게 된다.

나는 학생들이 내 수업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주길 바랬다. 그들과 함께 나

또한 내 안에 뿌리 박힌 채 사라지지 않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부수고 싶었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삐뚤어지게 보던 것을 바로 보게 되며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

것이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열쇠인 것이다. 사람이 권태롭다고 느낄수

록 이 열쇠가 필요하다.

「한 정선, 오십 분에 못다 한 이야기」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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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시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정서지능 영역 정서관리 능력

시험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심상훈련

“천천히 눈을 감는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이러한 심호흡

을 서너 차례 반복한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끔히 떨쳐

버리도록 한다. 이제 여러분의 걱정거리나 신경 쓰이는 일들은 차츰 사라지고,

긴장이 이완되는 편안한 느낌을 갖게될 것이다. 아직도 신경 쓰이는 일이 마

음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다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있

다고 느끼기 바란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은 머리 속에 잘 저장되어 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원할 때 머리 깊숙이 들어 있는 공부한 내용을 끄집어내는 일

뿐이다.

자신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상상해 본다. 여러분은 시험을 아주 잘 치르

고 있다. 모르는 문제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부한 내용이 낱낱이 기억되고

있다. 침착하면서도 재빠르게 답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치르는 일이 즐

겁기조차 하다.

자, 이제 시험 답안지를 다 메꾸었다. 자신있게 답안지를 제출하라. 스스로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시험을 잘 치렀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한다. 이제 어

떤 문제가 나오든 침착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깊이

가지면서 천천히 눈을 뜨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훈련방법: 하루 중 적당한 시간(등하교 길의 차안에서, 잠자기 전 등)을 이용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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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우뇌도 발달 시켜라.

정서지능 영역 정서지능 안내

< 가치지 8 > 우뇌(右腦)도 발달 시켜라.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의 뇌(腦)

에는 공부와 지적활동을 담당하는 지(知)의 뇌와 감정•정서를 관할하는 감정

의 뇌가 있다. 대뇌의 가장 위에 IQ(지능지수)와 CQ(창의성지수)를 담당하는

지의 뇌가 있고, 그 밑에 감정의 뇌(EQ)가 있다. 이 두 뇌는 수많은 회로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동한다. 밑에 있는 감정의 뇌가

적절히 자극받으면(EQ가 발달하면) 회로가 위로 열려, 지의 뇌에서 지적•창조

적 활동이 원활히 일어나 IQ와 CQ도 발달한다.

그러나 위에 있는 지의 뇌만 계속 혹사하면, 즉 IQ와 CQ만 발달시키면 스

트레스가 쌓여 여러 가지 정신적•신체적 질병이 발생한다.

사람의 약 90%는 좌뇌가 우뇌보다 우수한 오른손잡이이다. 좌뇌와 우뇌는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이 더 많다. 일반적으로 좌뇌는 언어적 수리적

분석적 논리적이다. 반면 우뇌는 비언어적 시공간적 직관적 정서적이다. 일반

적으로 좌뇌 우세자는 수학•과학 등 주지과목에 강하고 IQ가 높으며, 우뇌 우

세자는 예체능과목에 뛰어나고 EQ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뇌와 좌뇌를 모두 잘 사용하는 게 한쪽 뇌만을

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고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교육내용의 70%이상은 암기를 주로 하는 지의 뇌 일부 및 좌뇌기능

발달과 관련돼 있다. 즉 반뇌(半腦)교육을 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좌•우뇌를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전뇌(全腦)교육이 필요하다. IQ•CQ•EQ가 결국

은 전뇌에서 나오므로 감정의 뇌와 우뇌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전뇌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좌우신체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자. 예를 들어 전화기를 왼쪽 귀에 댄다든가, 왼손으로

물건을 집는 훈련을 한다든가, 왼발로 공을 차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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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비논리적인 상상이나 공상훈련을 해 본다. 셋째, 감각훈련을 해보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논리적인 데만 신경쓰지 말고 상대방과 시선을 마

주친다든가 주위의 색 공간 향기 감정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넷째, 음악과 미술감상에 시간을 투자한다. 현대는 물질만능사회로 비논

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뇌가 주로 작동하는 예능에 취미를 갖는게 좋다. 정기적으로 음악을 들으면

뇌의 발달이 자극받아 학습효과가 3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한국일보」, 1997. 3.27일자 기사, 서유현의 글 인용

훈련내용: 1. 왼손이나 왼발 사용하기

- 왼손으로 글씨 쓰기 (시를 써본다)

2. 미래의 새로운 교실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본다.

(3) 영상자료

(a) 영상자료 내용

① 배고픈 사람들

IMF이후 실직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150만명,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

200만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여 기에 먹는 문제 즉 배고픔의 문제에 대한 구조활동은 이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평일 오후 10시 용산역. 길게 줄지어 서있는 이들은 지하철역에 기거하는

홈리스 족들. 근처 무료배식소에서 나눠주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일찍부터 늘어

선 줄은 전년도의 서너 배가 넘는다. 지하도에서 선잠을 자고 아침끼니를 거

른 채 점심을 기다리는 이들은 하루 한끼도 제대로 연명키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김모군. 점심때가 되자 매점에서 컵라면을 받

아들고 도망치듯 식수대로 향한다. 부러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컵라면을 뜯는

다. 실직한 아버지, 몸져누운 어머니, 점심시간마다 끼니를 거르기 몇 달, 학교

에서 ' 결식지원 대상' 이 되면서 컵라면 이나마 배를 굶지 않게 되었지만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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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아 찜찜하기 그지없다.

지난 3월초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내 초, 중, 고교에서 도시

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 값을 지원 받는 결식아동은

무료 6300여명... 이는 지난해 96년 말에 비해 48.8%나 증가한 수치다. 또 이

들의 상당수인 4천6백 여명이 나이 어린 초등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산 과잉된 농수산물, 팔다

남은 식품 등 을 제공받아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음식

은행)제도의 실시를 제안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무료급식 등의 자선행위가 일부 종교단체와 개인

에 의해 행해지고는 있으나 그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번주 PD수첩에서는 결식아동, 홈리스족,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현

재 배고픈 소외계층이 직면한 어려움과 사회적 빈민구제활동을 진단한다.

또 자선은 시혜가 아닌 공동체 살리기란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프랑스와 미국의 푸드뱅크 조직과 운영사례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차원의 ' 먹거

리 나누기 운동' 을 모색한다.

연출 : 안택호·권문혁 PD

「MBC, PD수첩」, 1998, 5.5 방송, 317회 내용 요약

② 반쪽이 소년, 케이시의 3루타

허리 아래쪽 하반신이 없는 11살의 한 미국 소년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케이시 맥컬리스터라는 이름의 이 작은 소년은 남들 허리에도 못 미치

는 반 토막 몸뚱이로 당당하게 배트를 거머쥐고 타석에 들어선다. 마치 엉덩

이 아래는 모두 그라운드에 묻힌 듯 상반신밖에 보이지 않지만 소년의 팔과

가슴, 그리고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타자들보다 푸르게 빛난다.

케이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여섯 살이었던 5년 전. 크리스마스를 맞

아 할머니를 뵈러 가던 길에 트럭에 치이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병원 응급

실로 긴급히 옮겨졌지만 엉덩이 아래쪽은 모두 으스러진 상태였고, 목숨을 건

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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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케이시는 학교 야구팀의 선수로 활약하면서, 두 팔

로 배트를 휘두르고 맨손으로 땅을 박차며 운동장을 달려간다. 하체를 완전히

잃었지만 용기만은 잃지 않은 11살 소년 케이시 맥컬리스터. 재활조차 불가능

할 정도로 심한 사고였지만 그는 자신을 결코 장애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여느

정상인들보다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야구장을 가로질러 달려가고 외야에 서서도 팔을 뻗어 날아오는 공

을 잡아낸다. 타석에서는 그를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

다른 아이들 보다 조금 느리지만 장타를 치면 문제없어요"라고 자신있게 말한

다.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멤버로도 활약하고 보이스카웃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신문배달을 하고, 가족과 함께 볼링장을 찾는

케이시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장애나 절망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

케이시 맥컬리스터의 놀라운 인간승리는 최근 AP통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CNN을 비롯한 세계 각 방송사들이 그를 위한 특집편성

을 서두르는 등 언론의 집중 플래시가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11살의 작은 소

년 케이시 맥컬리스터의 극기 인생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한 장애

인의 재활 성공담만은 아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한 소년의 인생과 그가

보여준 투혼은 개인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 IMF로 인한 경제

난으로 어려운 우리사회에 작지만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연출 : 이용석· 곽동국 PD

「MBC, PD수첩」, 1998, 5.19 방송, 319회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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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서지능향상교육의 실제

1. 정서지능향상교육 학습내용 체계표

a) 특별활동 운영계획

< 표 2 > ‘정서지능반’ 운영계획

월 주 정서지능영역 운영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주제

3

1 안내 CA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준비

2 안내 반 편성 및 운영안내 프로그램 준비

3 사전 진단 사전진단 평가 감정이입능력, EQ, DIT 진단

4 정서지능안내 설명 및 소집단토의 정서지능 이론 안내

4

1 정서인식능력 쓰기 및 발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는

2 정서지능안내 가치지쓰기 및 토의 IQ보다 EQ를 높여라

3 자기동기부여 가치지쓰기 및 토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4 인간관계능력 가치지쓰기 및 토의 내 아이 이렇게 키운다

5 감정이입능력 가치지쓰기 및 토의 한국판 이지메 학생 그후

5

1 감정이입능력 가치지 및 편지쓰기 아버지

2 정서관리능력 가치지쓰기 및 토의 스트레스와 열정

3 정서인식능력 정서훈련 사물과의 대화

4 자기동기부여 가치지쓰기 및 토의 괴짜를 찾아라

6

1 감정이입능력 가치지쓰기 및 토의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2 감정이입능력 영상자료 활용 배고픈 사람들

3 정서인식능력 가치지쓰기 및 토의 시험공포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4 자기동기부여 가치지쓰기 및 토의 신바람건강법 황수관

5 정서관리능력 가치지쓰기 및 토의 본인- 이웃 등 셋 숨져

7
1 감정이입능력 영상자료 활용 학교 폭력

2 정서인식능력 정서훈련 상징물 만들기

8 1 인간관계능력 가치지쓰기 및 토의 IQ..EQ.. 그리고 MQ

9

1 정서지능안내 정서훈련 우뇌도 발달시켜라

2 감정이입능력 영상자료 활용 케이시의 3루타

3 사후 진단 사후진단 평가 감정이입능력, EQ, DIT 진단

4 자기동기부여 가치지쓰기 및 토의 올바른 자아상

5 인간관계능력 가치지쓰기 및 토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

( 실험 기간 동안에 운영된 프로그램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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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도상의 유의점

(1) 토론이나 정서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인원수는 20- 30명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실 좌석은 토론식으로 진행할 때는 원형이나 ㄷ자 형으로 배치하고,

소집단 활동 시는 분단별(6- 8명)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교육자 입장보다는 같이 진행하고 만

들어 간다는 비판적 참여자가 되도록 격려한다.

(4) 교실활동과 실외활동을 적절히 혼합하여 교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활

동을 지양한다.

(5) 실외활동 시에는 활동 주제를 제시하고, 일정 시간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느낀 소감이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6) 학생들 스스로 정서지능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거나 자료를

수집토록 하여 창의성과 참여의식을 높힌다.

c)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주 제 아버지

정서지능 영역 감정이입능력

지도목표: 1. 가족간의 사랑을 통해 감정이입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효의 자세를 기른다.

2. 가치지 쓰기와 토론을 통해 가정윤리를 명료화하도록 한다.

< 가치지 9 > 아버지!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께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꼽추 등을 한 아버지를 둔 딸. ‘그렇잖아도 친정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

에 부유한 시댁에서 행여나 흉잡힐까봐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하물며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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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하객들 앞에 나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

었다.’ 오빠한테 ‘철썩’소리가 나도록 뺨을 얻어맞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시집

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 ‘ 걱정 말그래이. 요즘 하루가 다르게 허리

가 아파 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

고 그렇게 하그라’하고 거짓말까지 하셨다.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 행진곡에 맞춰 첫 발자국을 뗀 딸은 그러나 ‘덩그러니 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고는 오열을 참지 못했고

결혼식은 눈물 바다가 됐다....

김정현씨의 소설 ‘아버지’판매 100만 부 돌파에 맞춰 출판사 문이당이 공모

한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에 보내온 김경연씨의 사연이다. 소설보다 더 눈물

을 뿌리게 하는 사연. 신파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실제 삶의 모습들

이기에 더 진솔하게 와 닿는다.

김씨의 사연은 이어진다. 아이를 갖게 된 김씨는 입덧에 시달리며 친정 음

식을 그리워한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과 나들이 차 나서던 길에 동네 슈퍼마

켓 근처에서 우연히 눈에 띈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본 채 지나쳤지만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저녁에 보따리 하나를 전해 준다.

그 속에는 ‘야아! 니 어미가 오려고 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

지고 왔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곯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꼽추 아버지는 임신한 딸의 시집 근처에 몰래 와서 청국장, 겉절이와 사투리

섞어 쓴 쪽지만 전해주고 간 것이다.

「한국일보」, 1997. 4.7 일자 기사 인용

1. 위 글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느낌(감정)으로 와 닿는 부분은?

식장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부분. 딸의 말을 듣고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으리라. 하지만 자

신이 사람들 앞에 서면 혹 딸에게 누가 될까봐 부모는 거짓말을 한다.

나라도 꼽추 아버지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선다

는 사실이 싫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

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사랑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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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이 부모님께 느끼는 불만이 있다면?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지고 싶은 것 모두 갖고 입고 싶다.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부모만이 자식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

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부모님과 대

화를 많이 하고 싶다. 식구들마다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정말 밥 한 번

오손도손 먹기가 어렵다.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

3. 나는 이런 부모가 되겠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부모님에게 불만이냐고 물어보면 하

나같이 가정불화이다.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준다면 청소년

문제는 줄어들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도

록 노력하겠다.

4. 여러분이 부모님께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요번 어버이날 오빠가 카네이션을 사와서 난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

았다. 짧은 편지 한 장이라도 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꽃 하나 만

달아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

도 편지를 써서 내 생각도 쓰고 불만도 쓰고 그러고 싶다.

5.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참다운 효(孝)의 방법이나 자세는 무엇이라 생각하

는가?

중국에 노래자라는 사람은 나이 60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겠다

고 색동 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난 아직 어린데 무

엇을 못할까!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 ○○여고, 2학년, 박○○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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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상징물 만들기

정서지능 영역 정서인식능력

상징물 만들기 * 주제: 시간은 금이다.

조원 성명
허혜선, 홍주희,

박미숙,임완희
준비물 색종이

내용 설명

2학년에 올라 온지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벌써 이마에

땀이 맺히는 여름이 됐다. 무심한 시간은 빨리도 흘러 이제

3학년이 될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다.

시간을 아껴 열심히 생활해야겠다. 시간은 금이니까.

상징물

표현

- 70 -



Ⅳ. 연구의 절차

A. 연구의 설계

1. 실험 설계

연구결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질집단 전후검사 연구설계

를 한다.

O 1 Χ O 2

O 3 C O 4

O 1 O 3 전검사 ( DIT , EQ tes t , 감정이입능력 측정 )

O 2 O 4 후검사 ( DIT , EQ tes t , 감정이입능력 측정 )

Χ : 임의로 선정한 실험집단(정서지능반)에 실시한 처치

C : 통제집단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O시 O고등학교의 2학년 27명을 실험집단으로,

2학년 55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은 특별활동 운영계획 수립시 ‘정서지능(EQ)반’을 편성하고 2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통제집단은 2학년의 학급 중 사전검사

결과와 모의학력고사(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실시일자 98년 4월 22일)에 있어 실

험집단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 임의의 학급을 선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는 <표3> ,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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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DIT 검사결과 분석 (P점수)

집단명 N SD X

실험집단 27 11.49 25.67

통제집단 55 10.35 26.97

SV SS df MS F

집단간 30.63 1 30.63

집단내 9217.95 80 115.22 0.2658 N.S

전 체 9248.58 81

DIT 사전검사 결과에 의한 두 집단 간 P점수(5,6단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모의학력고사 검사결과 분석

(총점 400점, 개인별 원점수 비교)

집단명 N SD X

실험집단 27 36.05 237.6

통제집단 55 40.47 238.61

SV SS df MS F

집단간 18.51 1 18.51

집단내 122242.1 80 1528.027 0.012 N.S

전 체
122260.61

81

모의학력고사 사전검사 결과에 의한 두 집단 간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집단의 선정은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자

임의로 선정했기 때문에 실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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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험도구

실험집단과 준 실험집단에 투여한 실험처치는 정서지능이론에 입각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

그램의 영역 및 교수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지능향상교육 안내

a) 정서지능 영역 및 개념을 소개한다.

b) 정서지능향상교육의 의미를 인식한다.

c)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2. 정서인식 능력

a) 감정인지, 감정에 이름 붙이는 능력을 기른다.

b) 감정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c) 감정과 행동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정서관리 능력

a)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b) 공격적 행동 절제 능력(분노 억제)을 기른다.

c) 자신 가족 학교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갖도록 노력한다.

d)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기른다.

e) 고독감 사회적 불안감 감소 능력을 기른다.

4. 자신에게 동기부여

a) 자기에게 보다 책임을 지는 능력을 형성한다.

b) 현재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른다.

c) 인내심 갖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d) 긍정적 사고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5. 감정이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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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b)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는 능력을 기른다.

c)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기른다.

6. 인간관계 능력

a) 대인관계 분석 능력을 기른다.

b)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른다.

c)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d) 밝은 표정을 갖도록 노력하고 사교적인 능력을 기른다.

e) 관용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능력을 기른다.

f)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위의 교수 전략에 따라 실시한 교수- 학습 내용은 앞에 기술한 정서지능반

운영계획 < 표 2 >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20시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실험기간은 1998년 3

월 셋째 주부터 1998년 9월 셋째 주까지이다. 첫째시간은 감정이입능력과 정

서지능, DIT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1시간도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

능 및 DIT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C. 검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정서지능 검사지, 도덕판단력 검사지(DIT ), 감정

이입능력 척도( Empathy Scale) 등이다.

1. 정서지능 검사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측정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책임연구 : 문용린)

와 대교 교육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중학교용 ‘정서지능척도’(1997)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가 중학교용이지만 정서지능측정이 정서지능의 하위영

- 74 -



역에 대한 측정을 위한 것으로, 측정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하였다.

이 정서지능척도는 측정요소는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 등 5개 정서지능을 측정하며, 각 측정요소의 문항

수는 정서인식능력 7문항, 정서표현능력 6문항, 감정이입능력 7문항, 정서조절

능력 10문항, 정서활용능력 7문항 총 37문항으로 구성된다.

채점 방법은 각 하위요소별 문항마다 제시된 3개 혹은 2개의 물음에 하나의

응답을 하도록 하여, 해당되는 0, 1, 2점 중 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다. 각

영역별 총점은 정서인식능력 14점, 정서표현능력 12점, 감정이입능력 14점, 정

서조절능력 20, 정서활용능력 14점으로 총 74점이다.

중학교용 정서지능척도의 신뢰도는 정서인식능력 .7892, 정서표현능력 .6630,

감정이입능력 .6858, 정서조절능력 .7993, 정서활용능력 .5948이다.

2. 도덕판단력 검사 (DIT )

이 검사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도덕성 함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는 미네소타대학의 레스트가 1979년도에 개발한 도덕판

단력검사( DIT : T he Defining Is sues T es t) 간편형을 사용하였으며, 데비슨

(Davison)과 로빈스(Robbins,1978)에 의해 수행된 종합연구에 의하면 DIT의

P(%)점수의 재검사 신뢰도는 .58 ∼.77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적일치도 지수

(Cronbach α 계수)는 .70으로 나타나고 있다.67)

이 DIT 간편형 검사지는 한씨의 고민, 탈옥수, 의사의 고민 등 세 가지 갈등상황

을 제시하고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의 질문 문항 모두에 그 중요도를 평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성의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4개 문항을 골라 그 번호

를 순위별로 기록하고, 그 순위에 따라 도덕판단 점수인 P(%)점수를 산출하였

다. 이 P(%)점수는 피험자의 도덕판단 중에서 5,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

율(%)을 가르키며, P(%)점수가 높을수록 도덕판단 수준도 높은 단계에 도달

67) 김정규·박찬주, 앞의 책,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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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고 본다.

3. 감정이입능력 검사

감정이입능력(Em pathy Scale)의 측정은 호건(Hogan)이 1967년과 1969 에

캘리포니아 심리 검사( Califonia Psychological Inventory; Gough, 1964 )와

미네소타 다면성 인성검사( Minnesota Multiphas ic Personality Inventory;

Hathaw ay and Mckinley, 1943)로부터 추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감정입

능력척도는 64 문항에, 32개는 옳고, 32개는 틀린 것이다. 이 검사의 검사- 재

검사 신뢰도는 .84이며 내적 합치도는 .71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감정이입능력척도(Em pathy Scale)는 캘리포니아 심리 검

사( Califonia Psychological Inventory; Gough, 1964 )로 부터 추출한 38개 문

항으로 구성되며, 위 6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93이다.

D.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전술한 검사지를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회수된 자료를 Microsoft Excel 97를 이용한 분산분석과 SPSS for W indow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정서지능 검사와 DIT 검사(P점수: %)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각 집단별

평균치 차이검증을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분석하며, 또

한, 통계집단과 실험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2. 감정이입능력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각 집단별 평균치 차이검증을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분석하며, 또한, 통계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여 비교하였다.

3. 정서지능과 감정이입능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결과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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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 및 도덕성(DIT , P점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결과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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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및 논의

A. 기술 통계치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 검사에 있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

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 표 5 > .

< 표 5 > 사전·사후 검사 기술 통계치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실험집단(27) 통제집단(55) 실험집단(27) 통제집단(55)

M SD M SD M SD M SD

감정이입능력 19.63 4.17 18.67 3.34 19.63 4.16 18.35 3.75

정서지능 45 6.14 46.22 5.13 50.29 5.99 46.81 5.53

도덕판단력 25.67 11.49 26.97 10.35 26.42 9.14 25.27 11.72

기술 통계치를 비교해 보면, 감정이입능력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실험집단

은 사전, 사후 검사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은 사전검사보다 사

후검사에서 - 0.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별다른 변화가 없

었다. 정서지능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은 사후 검사 평균이 사전 검

사에 비해 +5.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에 있어서는 사후검사에

서 사전검사보다 +0.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검사 결과는 실험집

단에서 높은 점수로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도덕판단력 검사 결과에서는

실험집단은 +0.75, 통제집단은 - 1.7 포인트 하락하는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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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설 검증

연구 결과를 가설 검증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해 정서지능 이론에 입각하여 프로그램

을 제작하고 실험집단에 투입하여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서지능

과 관련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정서지능(EQ)은 정서지능향상교

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정서지능 측정도구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하여 실험집단: 통제집단

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ONE W AY ANOVA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

표 6 > 과 같다.

< 표 6 > 정서지능지수 사후검사 결과

집단명 N SD X

실험집단 27 5.96 50.29

통제집단 55 5.53 46.82

SV SS df MS F

집단간 219.0788 1 219.0788

집단내 2583.811 80 32.2977 6. 78 *

전 체 2802.89 81

*p < .05

정서지능 사후검사 결과에 의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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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이 감정이입능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이 감정이입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감정이입능력은 정서지능향상교

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하여

일원 분산분석(ONE W AY ANOVA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 표 7 > 과

같다.

< 표 7 > 감정이입능력 사후검사 결과

집단명 N SD X

실험집단 27 4.16 19.63

통제집단 55 3.75 18.35

SV SS df MS F

집단간 29.8649 1 29.8649

집단내 1208.733 80 15.109 0.16362 N.S

전 체 1238.598 81

감정이입능력 사후검사 결과에 의한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3.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향상교육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도덕성은 정서지능향상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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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하

여 일원 분산분석(ONE W AY ANOVA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 표 8 >

과 같다.

< 표 8 > 도덕판단력 검사(DIT , P(%)점수) 사후검사 결과

집단명 N SD X

실험집단 27 9.14 26.42

통제집단 55 11.72 25.27

SV SS df MS F

집단간 23.92912 1 23.92912

집단내 9586.696 80 119.8337 0.1997 N.S

전 체 9610.625 81

도덕 판단력 사후검사 결과에 의한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4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도덕판단력의 상관관계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도덕판단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4. 정서지능과 감정이입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5. 정서지능과 도덕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와 5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에 대하여

SPSS for W indow s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상관관계는

< 표 9·10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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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실험집단의 상관관계

감정이입능력 정서지능 도덕판단력

피 어 슨

(Pearson)

상관계수

감정이입능력 1.0000 — —

정서지능 .477* 1.0000 —

도덕판단력 .135 .057 1.0000

유의도

(양측검증)

감정이입능력 . — —

정서지능 .012 . —

도덕판단력 .504 .777 .
사례수 27 27 27

* p < .05

< 표 10 > 통제집단의 상관관계

감정이입능력 정서지능 도덕판단력

피 어 슨

(Pearson)

상관계수

감정이입능력 1.0000 — —

정서지능 .322* 1.0000 —

도덕판단력 .028 .076 1.0000

유의도

(양측검증)

감정이입능력 . — —

정서지능 .017 . —

도덕판단력 .837 .580 .
사례수 55 55 55

* p < .05

<표 9·10 > 에서 보듯이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간의 상관은 실험집단에

서 γ= 0.477, 통제집단에서 γ= 0.322로서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수용되었다.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DIT , P점수)간의 상관은 실험집단에서 γ= 0.057,

통제집단에서 γ= 0.076으로 나타나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 사이에는 유의미

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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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논의

본 연구는 샐로비와 메이어의 정서지능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정서지능향상교육의 가능성 및 이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지능 및 감정

이입능력과 도덕성이 얼마나 향상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논

의를 먼저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지능 자체에 대한 학문

적 논의나 교육현장 적용사례가 초보단계에 머물다 보니, 정서지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가치명

료화 이론에 근거한 가치지쓰기 이론과 신문자료 활용방안(NIE)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계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메이어와 골먼이 개념화시킨 정서지능 하

부요소에 근거하여 각 요소별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가 충분한 객관성·타당성을 가지고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앞으로 정서지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서지능향상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학교급 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성이 절실

하다.

둘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정규

교과시간은 교육과정 운영 상 프로그램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활동 시간에 ‘정서지능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학생

들의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토론학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을 정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학습 분위기가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위한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첫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이 학생들의 정서지능을 높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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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서지능향상교육은 정서지능의 향상에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가치지 쓰기, 정서훈

련, 영상자료 활용 등이 투입되었다. 가치지 쓰기는 학생들이 주어진 가치지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런 방식은 학생들의 정서인식을 명료화하고 가치의 내면화에 이바지하였다.

정서훈련은 활동 주제에 따라 소그룹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서훈련은 교실 밖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정서체험을 가능토록 하였다. 영상자료는 감정이입능력

과 정서지능 향상 및 도덕성 발달에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 생각된다. 영상자

료는 상황의 다양한 설정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체계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반화되어야 하겠다.

둘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이 학생들의 감정이입능력과 도덕성을 높힐 수 있느

냐 하는 문제(가설 2·3)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서지능향상교육은 감정이입

능력과 도덕성의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능력 측정치

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실험집단에서는 19.63으로 차이

가 없었다. 도덕판단력 검사는 25.67에서 26.42로 +0.75 포인트 상승하고 있으

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주 요인으로 검사도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정서지능 검사도구는 정의적 측면을 평가하는 데 반해, 도덕판단력 검사(DIT )

는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 만약 동일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

구가 계발된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비록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서지능과 감정이입능력 및 도덕

성의 관련성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서지능과 더불어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과 타당한 검사도구의

개발이 요망된다.

셋째,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도덕판단력의 상관관계(가설 4·5)에 대해

살펴보자.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간의 상관(가설 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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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에서 γ= 0.477, 통제집단에서 γ= 0.322로서 p< .05 수준에서 유의미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DIT , P점수)간의 상

관(가설 5)은 실험집단에서 γ= 0.057, 통제집단에서 γ= 0.076으로 나타나 정

서지능과 도덕판단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도구의 문제를 살펴보면, 객관화하기가 난해하고 포괄적인 인간심리인

감정이입능력이나 정서지능, 도덕성을 간단한 지필검사로만 측정하였고 또한 이들

검사가 각 영역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다고 단

언할 수 없다. 감정이입능력이나 정서지능 측정을 사진, 그림, 영상자료, 뇌파검사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도덕성의 측정도 관찰이나 면접법을 이용하여 측

정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또한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 검사도

구는 정의적 측면을 측정한다면, 도덕판단력검사(DIT )는 도덕성의 인지적 요

소를 측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검사도구의 평가영역의 차이가 감정이입

능력과 정서지능 사이는 유의미한 상관을,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검사 사이에

는 무의미한 상관을 낳게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의 심리적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는 장

시간의 교육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주입식 고등학교 교육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5개월의 실험기간 동

안 두드러진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 생각된다.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

인 분위기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기대되는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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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우리가 학교교육을 통하여 형성되길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풍부한 지식과 창의력을 지니며, 도덕적 품성을 지닌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

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학교교육은 지식을 갖춘 인간

을 기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으나,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기

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 교육의 화두(話頭)는 창의력·사고력·표현력이다. 우리의 교육

도 이런 능력이나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일보가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특집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98. 8.

13, A3면)에서 21세기 지도자의 제 1덕목으로 조사된 것은 청렴과 도덕성

(24.6%)이였다. 도덕성은 인간의 개인적·사회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최근 교육개혁의 방향도 지식위주의 입시교육과 객관식위주의 평가에서 벗

어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 바

람직한 인성은 도덕성의 함양을 바탕으로 한다.

창의적 인간은 자율적이고 자유롭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나

고, 도덕적 인간은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자라난다. 오늘의 우리중

등교육은 잘 짜여진 교육과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듯이 보이지만, 형

식적이며 비인간적이며 구태의연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교육 환경

은 교사와 학생들도 주어진 틀에 매몰되어 단순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로 남

게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는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정서지능에 대한

이론과 실천은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미

비된 상태이다 . 그러나 정서지능향상교육이 학생들의 ‘사람됨’을 형성하는 데 도

- 86 -



움이 된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의지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오늘의 교육현실 속에서,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

고, 이를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지능 및 감정이

입능력과 도덕성이 얼마나 향상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분석

하여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여 실험연

구를 실시하였다.

(1) 정서지능과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

그램은 무엇인가?

(2)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지능 향상에 어느 정도 효

과적인가?

(3)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감정이입능력 향상에 어느 정

도 효과적인가?

(4)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어느 정도 효과

적인가?

(5) 도덕성과 정서지능·감정이입능력은 정적(正的)인 상관관계를 갖는가?

위 연구문제 2·3·4·5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정서지능은 정서지능향상교육

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감정이입능력은 정서지능향상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도덕성은 정서지능향상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4> 정서지능과 감정이입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5> 정서지능과 도덕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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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 27명을 실험집단으로 편성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20시간 투여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

단과 동질성을 확보한 2학년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

구는 정서지능 검사·감정이입능력 검사·도덕판단력검사 등이다.

정서지능의 측정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책임연구 : 문용린)와 대교 교육

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서지능 검사지’(1997)를 사용하였다. 도덕

판단력 검사는 미네소타대학의 레스트가 1979년도에 개발한 도덕판단력검사(

DIT : T he Defining Is sues T est) 간편형을 사용하였으며, 도덕판단 점수인

P(%)점수를 산출하여 검사하였다. 감정이입능력척도(Empathy Scale)는 캘리

포니아 심리 검사( Califonia Psychological Inventory; Gough, 1964 )로부터

추출한 38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은 가설 1·2·3은 Microsoft Excel 97를 이용한 분산

분석과 가설 4·5는 SPSS for W indow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실시한 후의 정서지능은 실험집단에서 실시전 보

다 평균 점수에 있어 +5.29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과의 차이는 p< .05 수준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수용되었으며, 정

서지능향상교육은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실시한 후의 감정이입능력은 실험집단에서 평균

점수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셋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실시한 후의 도덕판단력 검사 P점수는 실험집단

에서 평균 점수 +0.75 상승하였으나,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넷째,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도덕판단력의 상관관계는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지능간의 상관은 실험집단에서 γ= 0.477, 통제집단에서 γ= 0.322로서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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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DIT , P점수)간의 상관은 실험집단에서 γ= 0.057,

통제집단에서 γ= 0.076으로 나타나 정서지능과 도덕판단력 사이에는 유의미

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은 정서지능 향상

에는 뚜렷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 학생들의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의 효과

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B. 제언

정서지능향상교육은 기존의 인지 중심의 교육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

은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화 시대 속에 보다 창의적으로 사회변

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정서지능향상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그 동안

상담 분야에서는 인간관계개선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감수성 훈련 등 정

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교과교육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는 ‘정서지능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 정규교과와 병행하여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정서지능 측정의 문제이다. 정서지능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도구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정서

지능 측정에서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는 그것이 전통적인 최대수행도 검사처럼 반응의

정확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격검사처럼 자기 보고식 검사나 투사법을 통 확

인해야 하는 전형적인 행동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

현재까지 소개된 측정도구는 서구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고 있고 , 아직까지 정서지능

- 89 -



의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재고 있는 인정할 만한 측정도구도 없는 실정이다 . 앞으로

한국인의 정서측정에 적합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

셋째, 정서지능향상교육과 도덕성 발달의 관계이다. 정서지능은 감정이입능

력, 인간관계능력, 정서조절능력 등 많은 부분에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실천의

지를 내포하고 있다. 다니엘 골먼은 그의 저서 ‘감성지능’에서 “정서지능향상

교육은 인성 및 도덕성 그리고 시민의식의 깨달음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정서지능향상교육을 통한 도덕성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홍섭(1996)은 정서지능이 높다고 해서 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보장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는 ‘지능과 마찬가지로 정서지능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정서지능향상교육은 도덕

성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고, 정서지능과 도덕성과의 상관관계도 무

의미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정서지능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환경의 인간화가 정서지능 향상에 중요하다. 자유롭고 열린 분위

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자세가 교육의 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

반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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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motional Intelligence) or EQ(Emotional Quotient) has been focused as

a new current for character education in our country since the term

Emotional Intelligence w as used by Peter Salovey and John D. Mayer in

America.

Emotional intelligence is defined as "one' s ability to evaluate and express

his and other' s emotion, to control it efficiently and to make good use of it

so that he plans life and achieves things ."

Emotional intelligence has close relation to morality. Moral development

means the advance of ability to unders tand others role- taking ability. T he

role- taking ability is to admit other' s feeling , right and view including

empathy.

We have little s tudies of effective methods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w hile having great interest in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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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much students ' emotional

intelligence, empathy and morality are enhanced by producing an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EIIP) and applying it to CA class .

I experimented with several subjects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study.

T hey run as follows:

1. What is the effectiv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to

develop emotional intelligence & morality?

2. How effective is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to

advance emotional intelligence?

3. How effective is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to

promote s tudents ' empathy?

4. How effective is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to

develop s tudents ' morality?

5. Is th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r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

e·empathy?

Hypotheses about subjects 2·3·4·5 given above was es tablished as

follows:

< Hypothesis 1> T he emotional intelligence of students w ho are giv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will be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are not given it.

< Hypothesis 2> T he empathy of students who are giv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will be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are not g iven it.

< Hypothesis 3> T he morality of s tudents who are g iv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will be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are not g ive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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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othesis 4> Positive correlation w ill be show 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y.

< Hypothesis 5> Positive correlation w ill be show 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rality.

T o verify hypotheses , experiment group cons is ted of 27 second graders

of high school, and researcher' s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w as practiced on it for tw enty hours. Control group was formed

with 55 second graders who w ere homogeneous w ith experiment group.

T hree instruments were used for this s tudy. One was ' emotional

intelligence questionnaire' (1997) developed cooperatively by the Educational

Ins titute of Seoul University (Directing Researcher: Moon, Yong- lean) and

Dae- gyo Ins titute of Education and Science with the view of examining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 as a s imple form of moral judgement test

(DIT : T he Defining Issues T est) made by REST of Minnesota in1979 in

order to inspect moral judgement w ith P(%) marks calculated. T he third

was questionnaire composed of selected 38 questions from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Gough, 1964, utilized for empathy ability tes t

(Empathy Scale).

T w o w ays of s tatis tic analys is were performed in this s tudy: dispers ion

analys is (ANOVA) made by Microsoft Excel 97 for hypothes is 1·2·3,

correlation analys is by SPSS for Window for hypothesis 4·5.

T he results of the s tudy were the followings :

Above all, the emotional intelligence after execut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increased +5.29 in average marks of

experiment group.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group was found at

p< .05 level. T herefore hypothesis 1 was accepted, and it was prov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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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was effective to improve

emotion intelligence.

Second, the empathy ability after execut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was not changed in average marks of experimental

group. As a results of the pos t- tes t, s 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T herefore hypothes is 2 was not accepted.

T hird, the moral judgement test (DIT ) P marks after execut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increased +0.75 in average

marks of experiment group. But as a result of the pos t- tes t, s ignificant

difference betw een the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was not found.

T herefore hypothes is 3 was not accepted.

Fourth,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EI) and

empathy ability (ES) w as found at r=0.477 in experiment group, at

r=0.322(p< .05) in control group. T herefore hypothes is 4 was accepted.

Finally, s 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ral

judgement(DIT , P marks) was not found at r=0.057 in experiment group, at

r=0.076 in control group. T herefore hypothes is 5 was not accepted.

According to the w hole s tudy, it is clear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is effective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

is shown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was useful

means of humanity education to enhance students ' moral judgemen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 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9.

- 98 -



< 부록 1 >

정서지능 (EQ) 검사지

학번 성명

이 검사는 여러분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아래 물음은 정답이 없습니다. 옳은 답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솔직

한 느낌이나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결과지에 표시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1. 나는 조회 때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오늘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3. 평소에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4.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5. 나는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6. 나는 내가 슬픈지, 부끄러운지 잘 구별할 수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7. 나는 내가 싫증이 났는지, 불안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8. 나는 내가 마음이 뿌듯한지, 신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9.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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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실 때, 나도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1. 내 짝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는 축하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적이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2. 내 친구에게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속으로 그 친구를 위로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3.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4.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5. 엄마나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6.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야단맞는 것 같이 기분이 나빠진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7.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친구가 도와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고맙다고 말하

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8.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는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19. 울면서 학교를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0. 육교나 지하철에서 거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1.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2.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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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3. 내가 열심히 한 숙제가 없어져서 속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1) 나는 속상하지만 빨리 잊고 숙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 나는 잃어버린 숙제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하기 싫어진다.

24.시험공부를 해야하는데 엄마 친구 분들이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실 때, 어

떤 마음이 드나요?

(1) 나는 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엄마 친구들 때문에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25.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6.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7. 나는 일이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행동과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

쓴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29. 친구와 내가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선생님이 나만 야단치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1) 나도 잘못했으므로 선생님의 야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2) 나만 야단치시는 선생님이 밉고 화가 난다.

30.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나쁠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1) 지난 시험은 빨리 잊고 내일 볼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2) 망쳐버린 시험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가 잘 안 된다.

31. 짝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32.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33. 어머니(아버지)가 화 나셨을 때, 나는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 101 -



34.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나는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35. 내가 싫어하는 친구와 짝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1)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2) 그 친구와는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36.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욕이나 험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나요?

(1) 기분을 바꿀 수 잇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2)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다진다.

37.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덥고 졸려서 짜증이 알 때, 어떻게 하나요?

(1)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2) 지금 공부해도 잘 안될 것이므로 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

- 102 -



< 부록 2 >

윤리의식주준 진단지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사회문제 또는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

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

다. 이 질문지의 결과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의견

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 솔직하게 여

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성별: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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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들 하나 하나에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곳에 ○표 하

세요.

김씨라는 사람이 차를 사려고 합니다. 회상 다니는 사

람으로 아내와 애들 둘이 있습니다. 차를 사게되면 회사

에 출퇴근할 때 주로 사용하고, 때로는 놀러갈 때도 쓰려

고 합니다. 차를 막상 사려고 하니까 어떤 차를 사야 할

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김씨를 미리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여섯 가지 고려사항들 하나하나

를 어느 정도 중요한지 생각해 본 후 차를 사려고 합니

다. 당신이 김씨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

대

단

히

중

요

하

다

꽤

중

요

하

다

약

간

중

요

하

다

별

로

중

요

하

지

않

다

전

혀

중

요

하

지

않

다

1. 차를 파는 곳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 ○

2. 중고차를 사는 것이 새 차를 사는 것보다 결국 경제적이

다.
○

3. 차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어야 한다. ○

4. 차 크기는 적어도 200큐빅 피트가 되어야 한다.

(* 만약 당신이 큐빅 비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전혀 중

요하지 않다’에 표해야 합니다.)

○

5. 큰 차가 작은 차보다 낫다. ○

6. 차는 앞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바보같은 소리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표

시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는 위의 여섯 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순

서대로 고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에 표시한 2번과 5번을 다시 읽어보고 생

각한 후, 2번 문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고 5번 문제는 두

번쩌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중요한 것은 3번이고,

(＇꽤 중요하다’에 표시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약간 중요하다’에 표시한 3

번 문제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된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1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에 표시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표시한 1번, 4번, 6번 문제 중에서 1번을 골랐다.)

첫번째로 중요한 것 (2)

두번째로 중요한 것 (5)

세번째로 중요한 것 (3)

네번째로 중요한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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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본 것처럼 다음에 나오는 세 이야기를 읽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하시

기 바랍니다.

〈한씨의 고민〉
한씨 부인은 특이한 암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어떤 약국을 가

르쳐 주면서 그 약국에서 파는 암치료 약을 먹으면 나을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국의
약사는 원료비가 200만원밖에 안되는 약을 2000만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암으로 죽어
가는 부인을 살리기 위해 한씨는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녔지만 약값의 절반인 10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씨는 약사한테 약값을 반으로 깎아 주든가 아니
면 나머지 약값을 나중에 갚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안 돼요. 이 약
은 내가 최초로 만들어 냈어요. 이제 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어요.”하면서 한씨
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씨는 약국에 숨
어 들어가 약을 훔쳐다가 살릴까하고 생각했습니다.

I. 한씨는 약을 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훔쳐야 한다( ) 훔쳐서는 안된다( ) 잘 모르겠다( )

II. 위와 같이 당신이 판단할 때, 다음의 12가지 고려사항들(판단에 대한
이유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 사항마다 하나씩
만 O표 하세요.

대
단
히
중
요
하
다

꽤

중
요
하
다

약
간
중
요
하
다

별
로
중
요
하
지
않
다

전
혀
중
요
하
지
않
다

1. 법을 지켜야 한다.

2. 남편으로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 도둑질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약을 훔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갈 것이다.
4. 한씨가 프로레슬링선수이거나 또는 프로레슬링 선수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5. 훔치는 것이 한씨 자신을 위한 것인지 혹은 오로지 다른사람을 돕기

위한 것 인지 생각해 본다.
6. 약사는 그 약을 최초로 발견했으므로 그 권리를 인정 해야 한다.

7. 삶의 본질은 죽음을 끝내는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둘
러싸여 있다.

8.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에 달려 있다.

9. 약사는 부자에게만 우리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10. 한씨의 경우에 있어서 법은 사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생명
권)를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된다.

11. 약사는 욕심이 많고 인정이 없으므로 약을 도둑맞아도 싸다.

12. 이러한 상황에서는 훔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가져다
준다.

위의 12가지 고려사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차례로 넷을 고르세요.

첫번째로 중요한 것 ( ) 두번째로 중요한 것 ( )

세번째로 중요한 것 ( ) 네번째로 중요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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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어떤 한 남자는 죄를 지어서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약 일년 정도 징역

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동수’라는 이름으

로 바꾸어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게도 하나 샀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무척

친절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후한 품삯을 주고, 번 돈으로 모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동네의 한 아주머니는 동수씨가 8년 전에 도망쳐 나

온 죄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에서는 동수씨를 수배 중이었습니다.

Ⅰ. 아주머니는 동수씨를 감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고발해야 한다( )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 ) 잘 모르겠다 ( )

Ⅱ. 위와 같이 당신이 판단할 때, 다음의 12가지 고려사항들(판단에 대

한 이유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 사항마다 하

나씩만 ○표 하세요.

대

단

히

중

요

하

다

꽤

중

요

하

다

약

간

중

요

하

다

별

로

중

요

하

지

않

다

전

혀

중

요

하

지

않

다

1. 동수씨는 그 동안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2. 죄지은 사람이 매번 감옥에서 도망쳐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른다.

3. 감옥이 없고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사회가 더 살기 좋을 것이다.

4. 동수씨는 그 동안 사회에 죄 값을 다 갚은 것이다.

5. 동수씨가 그 동안 해온 선행을 무시하고 그를 다시 감옥에 보내는

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
6. 특히 자선적인 사람에게 사회를 떠났으니까 감옥은 필요없다.

7. 동수씨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잔인하고 매정할 것 같다.

8. 다른 죄수들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동수씨 만 감옥에 보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불공평하다.

9. 아주머니와 동수씨는 친한 사이이다.

10. 동수씨 사정이야 어떻든 도망친 죄수를 고발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의무이다.

11. 국민의 뜻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12. 감옥에 가는 것이 동수씨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나 좋다.

위의 12가지 고려사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차례로 넷을 고르시오.

첫번째로 중요한것 ( ) 두번째로 중요한것 ( )

세번째로 중요한것 ( ) 네번째로 중요한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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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고민>

어떤 여자가 암에 걸렸는데 나을 가망은 전혀 없고, 오래 살아야 6개월밖에 못산다

고 합니다. 그 여자는 너무 통증이 심했지만 몸이 쇠약해서 몰핀이라는 진통제를 놔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몰핀주사를 맞으면 고통은 사라지지만 더욱 죽음을 앞당기

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

사에게 몰핀주사를 많이 놔서 고통없이 빨리 죽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하나만고르세요)

몰핀주사를 놔주어야 한다( ) 주사를 놔주어서는 안된다( )

Ⅱ. 위와 같이 당신이 판단할 때, 다음의 12가지 고려사항들(판단에 대한

이유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 사항마다 하나씩

만 Ｏ표하세요.

대

단

히

중

요

하

다

꽤

중

요

하

다

약

간

중

요

하

다.

별

로

중

요

하

지

않

다

전

혀

중

요

하

지

않

다

1. 몰핀을 많이 놔줘야 할지는 그 여자의 가족이 결정할 문제이다.

2. 그 여자에게 몰핀을 많이 놔주는 것은 살인을 금하는 법에 위반된다.

3. 살고 죽는 문제를 법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몰핀을 많이 놔주어 그녀가 죽게 되면 의사는 사고로 죽은 것 같이

위장할 수 있다.
5. 국가는 더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계속 살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

다.

6. 개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관점이 죽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

7. 의사가 그 여자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사회가 어떻게 생각

하는 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8. 다른 사람이 죽는 때를 결정할 수 있다.

9. 하나님만이 사람이 죽는 때를 결정할 수 있다.

10. 의사가 어떻게 결정하든 그것은 의사 자신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

11. 어떤 사람이 죽기를 원할 때 사회는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12. 자살이란 안락사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

할 수도 있다.

위의 12가지 고려사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차례로 넷을 고르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 ) 두 번째로 중요한 것 ( )

세 번째로 중요한 것 ( ) 네 번째로 중요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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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감정이입능력 검사지

학년 반 이름:

다음을 읽고 여러분 자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표, 그렇지 않으면 ×표를

하세요.

1.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간은 뽐낼 필요가 있다...............................................( )

2. 나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같은 공상소설을 좋아한다.....................( )

3. 나는 신문기자가 되고 싶다................................................................................( )

4. 똑똑하고 비판적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 )

5. 내가 주로 놀이를 리드하는 편이다................................................................( )

6. 다투는 것은 어떤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7. 진실한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

8. 나는 깊은 물을 무서워한다...............................................................................( )

9. 다른 사람들이 원하든 말든 나는 내 식으로 한다......................................( )

10. 나는 한 때 시를 쓰려고 한 적이 있다........................................................( )

11. 나는 가끔 남에게 말하기 곤란한 일들을 생각해 보곤 한다...................( )

12. 나는 신문 같은 것을 발행하는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

13. 요즈음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같다......................................( )

14. 나는 목욕탕 물 속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물을 끼얹는 것을 좋아한다......( )

15. 나는 시를 좋아한다..........................................................................................( )

16. 나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 까를 곰곰히

생각한다....................................................................................................................( )

17. 나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어떤 일이 잘못되어져 갈 때 기분이

무척 좋다.................................................................................................................( )

18. 나는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고 싶다...............................................( )

19. 나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신경질이 나고 시무룩해질 때가 있다........( )

20.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기 쉬운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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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말하기가 싫다.........................................( )

22.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 아픈 척한 적이 있다................................( )

2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궁금하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

24. 나는 일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

25.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

26. 나는 매우 사교적이다......................................................................................( )

27. 바보들이나 한국식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

28.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언제나 엄한 편이다...............................................( )

29. 나는 가끔 교칙에 어긋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한다............................( )

30. 나는 노래하는 그룹에 끼고 싶다..................................................................( )

31.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언제나 리더라고 나는 생각한다........................( )

32. 나는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

33. 나는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 )

34. 나는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매우 속상하다......................................( )

35. 내가 대체로 싸우는 경우는 원리원칙에 맞지 않을 때이다.....................( )

36. 나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질이 있다..................................................( )

3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 )

38. 나는 조용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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