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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이 포함된 행동기술훈련이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와 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3명

은 행동기술훈련을 통해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수행하는 방법을 훈련받았다. 연구 설계는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 설계이며 기초선,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유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행동

기술훈련은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유지되는데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부모 중 2명의 부모는 피드백 단계를 통해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성취 기

준을 충족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행동기술훈련이 발달장애아동 부모에게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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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발달장애의 출현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초래된다.「2020장애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복지예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대비 평균 17.7%가 증가하였으

며, 특징적으로 발달장애 개인 및 가족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2018년 85억 7천만 원에서 2019년 

427억 2천만 원, 2020년 916억 1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단편적인 통계적 수치로 발달장

애인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항목과 비교되는 급격한 증가

폭은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장애 아동 가정은 기본적

인 양육비 외에도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의 특성에 따라 교육, 치료, 재활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 비용은 전체 장애인의 월

평균 165천 원에 비해 지적장애인 287천 원, 자폐 범주성 장애인 608천 원으로 높으며 특히 보

육 및 교육, 재활기관 이용에 발생되는 비용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추가 비용은 장애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 비용, 치료 비용, 특수 교육 비용과 같은 다양한 서비

스 이용에 따른 직접 비용과 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경제적 활동

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간접 비용으로(Rogge & Janssen, 2019), 실제 발달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통계적 자료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출현율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장애를 가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까지 포

함된 지원으로 사회적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이소현 등, 2014).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를 위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조하였고 이

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존엄을 보장받도록 하였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28

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도록 명

시되어 있으며, 2015년에 시행된「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0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은 과거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 문제로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장

애를 둘러싼 문화와 환경, 맥락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

이며(김삼섭, 2019), 가족지원의 중요성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된다.

부모는 자녀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보다도 자녀의 강점과 욕구에 대한 전문가다. 따라

서 과거부터 장애 아동 부모교육은 장애 아동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데 

상당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었다(Lovaas et al., 1973; Matson & M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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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의 직접적인 참여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술 향상과 상호작용 

능력 증진(강혜원, 박지연, 2011; 김경양, 박은혜, 2013; 김정미, 2010; 김지원, 2016), 공동 관심 

행동 증가(채유선, 이소현, 2008; 황복선, 2010), 의사소통 행동 증가(권미은, 신현기, 2010; 이금

진, 2008; 임현수, 김은경, 2013; 한선경, 김영태, 박은혜, 2012), 문제행동의 감소(김경민, 이숙향, 

2012; 문회원, 박지연, 2008; 박소현, 황순영, 장우영, 2012; 윤현숙, 곽금주, 2006)와 같은 긍정적

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참여함으로 아동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믿음을 줄일 수 있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구영진 외, 2007). 이는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이상적 기대와 현실에 대한 간극을 줄여 부모가 가지는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나아가 장

애를 가진 아동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이도영, 이성봉, 2019; Lovaas et 

al., 1973). 또한 교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중재보다 언어, 사회적 기술, 적응행동 등이 영역에

서 빠른 속도로 학습이 가능하였으며 중재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low & Graupner, 2005).

국내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교육은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와 집단 집합 교육 위

주의 일회성 교육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어 부모들은 직접 중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보건복지부, 중부대학교, 2012). 또한 부모들이 직접 중재를 실행하기 위해 출

판물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지침과 피드백이 부족한 것이 부모의 직접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해, 최진혁, 2020). 반면 국외 선행연구의 사례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증거 기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s)의 교수전략을 부모가 쉽게 숙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김선경, 이소현, 2014). 부모교육 구성요소로는 기

본적인 강의와 함께 서면 교수, 강의, 모델링, 시연, 피드백 등을 통해 부모가 전략을 습득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부모의 수행 정확도가 측정되었다(Coolican, 

Smith, & Bryson, 2010; Crone & Mehta, 2016; Dogan et al., 2017; Drifke, Tiger, & Wierzba, 2017; 

Lafasakis & Sturmey, 2007). 이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 훈련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행동기술

훈련(behavioral skills training)은 부모가 효율적으로 교수전략을 익히는데 필요한 강의, 모델링 제

공, 리허설(역할극), 칭찬 및 수정의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다(Sawyer, Miltenberger, & Rone, 

2015). Lafasakis와 Sturmey(2007)는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행동기술훈련을 통해 비연

속 개별시도 교수(Discrete trial teaching)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시켰다. 그 결과 부모들은 비

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일반화할 수 있었으며 자녀

들의 정반응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행동기술훈련은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 및 

교사, 치료사, 사회복지사에게 다양한 교수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 아동

의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일반화 촉진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Dib & Sturmey, 2007; 

Fetherston & Sturmey, 2014; Ward-Horner & Sturmey, 2008; Parsons, Rollyson, & Reid, 2012; Ry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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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9; Sarokoff & Sturmey, 2004). 따라서 국내의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효과성이 입증된 부모

교육 모델을 통해 증거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전략을 포함한 부모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김혜영, 이성봉, 2018; 문덕수 외, 2019; 박인환, 김유리, 2015).

증거 기반 실제는 장애와 관련된 서비스 및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관련된 전문가는 서비스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이

론적 근거 및 효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며, 중재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에 이에 대

한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Schalock et al., 2017).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데 가장 

잘 알려진 전략은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로 언어 및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데 반복적으로 효과

성이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전략 및 평가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Leaf et al., 2016). 비연속개

별시도교수는 간편한 특징으로 인해 많은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일대일 환경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에게 맞게 교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Smith, 2001).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발생시키고 강화가 풍부한 환경을 구성하여 혐오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다(Dib & Sturmey, 

2007). 이처럼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는 발달장애 아동 교육에 있어 효과성이 입증된 가장 기본

적인 교수전략으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된다면 넓은 범위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면 교수, 모델링, 리허설, 피드백이 포함된 행동기술훈련을 통

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훈련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에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Lafasakis와 Sturmey(2007)의 연구의 반복 측정

을 통해 선행연구의 신뢰도와 외적 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기술훈련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에 미치는 효

과를 밝힌다.

둘째, 행동기술훈련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 유지에 미치

는 효과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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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하여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3명과 발달장애 아동 3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대

상자는 연구 참여 이전에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사설 특수교육기관인 K 발달센터 공지문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부모 A는 35세 여성으로 지적장애로 진단된 5세 아동의 어머니이다. 전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지적장애 진단 후 휴직을 하여 현재는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부모 

A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의 경험이 없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발달장애 

카페에서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부모 A의 자녀인 아동 A는 지적장애로 진단받은 남자 아동으

로 현재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동 A는 또래에 비해 큰 체격을 가지고 있고 대근육을 

사용하는 모방과 음성 모방이 어려우며 일상생활 사물, 과일, 동물 등의 변별이 어렵다. 제시되

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불순응 행동을 자주 보이며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책상 두드리

기, 울음, 주먹으로 책상 내려치기 등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난다.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문제행동을 보인다. 곰 모양의 젤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초콜릿이나 과자는 먹지 않는다. 공룡 장난감과 변신로봇 장난감에 대한 요구

가 많으며 장난감을 책상에 두드리거나 던지며 놀이 활동을 한다.

부모 B는 40세 여성으로 자폐성 장애로 진단된 5세 아동의 어머니이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휴직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부모 B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의 경험이 

없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 B의 자녀인 

아동 B는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5세 남자 아동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음성 

모방이 어려우며 대근육을 사용한 모방에 상당한 제한을 보인다. 일상적인 사물에 대한 변별이 

어려우며 신체 부위에 대한 인식도 낮다. 자신의 요구를 나타내기 위해 부모의 손을 끌어서 표

현하나 요구를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떼를 쓰며 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머리를 바닥이나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최근에는 주먹

으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멍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부모 C는 33세 여성으로 자폐성 장애로 진단된 6세 아동의 어머니이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부모 C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의 어린이집 부

모교육을 1회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부모교육의 내용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관한 주제로 보고

하였다. 부모 C의 자녀인 아동 C는 자폐성장애로 진단받은 6세 남자 아동으로 현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동 C는 대근육을 사용하는 행동 모방과 음성 모방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사물, 과일, 동물 등의 사진을 제한적으로 변별할 수 있으며 색깔에 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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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어렵다. 착석 유지가 어려우며 의미 없는 소리(‘우아프’, ‘지이이’)를 반복적으로 산출하는 

음성 상동 행동을 자주 나타낸다. 놀이 활동은 관찰할 수 없으며 손 흔들기, 제자리 수직으로 

뛰기, 바닥에 기어가기와 같은 상동 행동을 보인다.

2. 훈련 장소

부모 훈련 전체 과정은 연구자가 근무 중인 대구광역시 소재의 사설 특수교육기관인 K 발달

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서면 교수와 역할극 단계는 12m² 크기의 교육실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실

에는 가로 1.6m, 세로 0.9m의 책상, 의자와 21.5인치 컴퓨터가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큰 

책상에 연구자와 마주 보고 앉은 상태로 진행되었다. 모델링 및 피드백 단계와 수행 평가는 같

은 기관의 9m² 크기의 개별 교육실에서 실시되었다. 개별 교육실은 가로 1m, 세로 0.5m의 책상

과 의자가 있었다. 모델링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아동이 책상에 마주 보고 앉아 진행하였으며 

부모는 별도로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모델링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피드백 단계에서는 부

모와 자녀가 책상에 마주보고 앉아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자는 부모가 앉

은 자리 뒤에 의자를 두고 앉았다.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에 사용되는 그림카드와 장난감은 3단

으로 된 이동식 선반에 있었으며 먹을 수 있는 강화제는 휴대용 알약통에 가로 5mm, 세로 

5mm로 잘라서 종류별로 보관하였다.

3. 연구 도구

1)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Discrete Trial Teaching)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는 변별자극, 반응, 후속결과, 시도 간 간격으로 구성된다(이소현, 박혜

진, 윤선아, 2017).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절차는 Dib과 Sturmey(2007)의 연구에 제시된 절차를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공간을 구

성하고 과제에 사용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둔다. 부모와 자녀는 약 1m의 거리를 두고 서

로 마주 보고 앉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의 주의 집중시킨다. 변별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적절한 모멘텀을 사용한다. 만약 3초 이내에 주의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아동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거나 강화제를 보여주며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후 변별 자극을 제시하고 3초 이내에 반응

이 없거나 오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자녀에게 즉각적으로 촉구를 제공한다. 촉구는 대상 자녀의 

과제에 따라 적합한 언어적 촉구나 신체적 촉구를 제공한다. 제시하는 과제를 회피하거나 지연

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문제행동과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문제행동은 안전에 위협

이 되지 않는 경우 일관되게 무시한다. 만약 문제행동이 5초간 지속되는 경우 적절한 촉구를 

통해 자녀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즉시 과제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신체적 



신주원․박찬웅․이효신 / 행동기술훈련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

- 29 -

촉구를 통해 과제 쪽으로 손을 향하게 한다. 15초 후 문제행동 없이 과제에 복귀한 경우 언어

적 칭찬과 강화를 제공한다. 강화의 제공은 적절한 과제 완료 후 3초 이내에 이름을 부르며 칭

찬하거나 강화제를 제공한다.

2) 행동기술훈련(Behavioral Skills Training)

행동기술훈련은 Drifke 등(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절차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기술훈련의 구성요소는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에 대한 절차와 실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제공을 통한 서면 교수, 연구자에 의해 제공된 모델링, 연구자와 참여 부모 간의 

역할극,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에 대한 피드백으로 진행되었다.

3) 자녀 반응 기록지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에 의해 제시되는 변별자극에 대한 아동의 반응

을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자녀 반응 기록지는 A4 사이즈로 강화계획, 촉구 방법, 

과제 목표, 과제 내용과 5회의 시도별 반응을 기록하기 위한 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는 자녀

의 반응에 따라 정반응(+), 오반응(-)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촉구를 통한 정반응은 오반응과 동일

하게 (-)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4) 부모 수행 정확도 체크리스트

부모 수행 정확도 체크리스트는 Dib과 Sturmey(2007)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절차와 구성

요소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평가 영역은 (1) 준비, (2) 지시전달, (3) 촉구, (4) 무오류 교수, (5) 

강화, (6) 행동관리, (7) 자료수집의 7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준비 평가에서는 공간에 집중

을 방해하는 요소의 정리, 부모와 자녀의 적당한 거리 유지,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체계적

으로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3가지 요소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지시 전달 평가는 변별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적절한 모멘텀 사용, 변별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자녀의 주의 집중, 지시 전달이 

간결하고 명확한가에 대한 3가지 요소가 포함되었다. 세 번째 촉구 평가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촉구 피하기, 3초 이내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촉구 제공, 촉구 전달의 간결성과 명확성, 변

별자극에 따른 적절한 촉구(신체, 언어) 사용의 4가지 요소가 포함되었다. 네 번째 무오류 교수 

평가에서는 오반응 후 0초 이내에 촉구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다섯 번째 강화 평가에

서는 정반응 후 3초 이내에 자녀의 이름과 칭찬, 강화제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여섯 

번째 행동관리 평가에서는 자녀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 회피와 관심의 기능을 가진 문제행동에 

대하여 적절하게 무시하기, 문제행동이 5초간 지속되면 적절한 촉구를 제공하여 부모가 제시하

는 과제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기의 2가지 요소가 포함되었다. 일곱 번째 자료수집 평가에

서는 자녀의 반응을 반응이 나타난 후 30초 안에 기록지에 정확하게 기록하는가에 대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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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절차별 정확한 수행의 유무에 따라 (+)와 (–)로 기록한다. 만약 시

도 중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거나 촉구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정반응인 경우 해당 평가요소는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을 포함하는 행동기술훈련이 종속변

인인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단일 

대상 연구이다. Lafasakis와 Sturmey(2007)가 제시한 행동기술훈련의 절차를 참고하여 대상자간 중

다기초선설계(multiple baseline across participants design)를 사용하였으며 기초선, 서면 교수, 모델

링, 역할극, 피드백, 유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5. 수행 절차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을 위한 과제를 아동의 현재 수준에 맞추어 참여 부모들에게 선

정하도록 하였다. 아동 A는 한 가지 특징을 지닌 그림 카드를 보고 3가지의 카드 중 해당하는 

카드 선택하기로 선정하였다. 목표 사물은 딸기, 수박, 포도, 사과, 비행기, 자동차, 청소기, 시계

로 정하였다. 아동 B는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모방 행동으로는 

두 손으로 배 두드리기, 만세 하기, 한쪽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두드리기, 손바닥을 펴서 책

상 두드리기로 정하였다. 아동 C는 제시하는 그림카드를 보고 이름 말하기로 선정하였다. 목표 

사물은 고양이, 다람쥐, 사자, 모자, 냄비, 가방, 책상으로 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그림카드는 

가로 5cm, 세로 5cm 의 크기로 같은 이름을 가진 카드를 4가지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선호 자극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도 장애학생을 위한 강화제 평가 설문지(Fisher 

et al., 1996)를 통해 아동들의 강화제를 선정하였다. 아동 A는 변신 가능한 로봇과 곰 모양의 

젤리, 아동 B는 M&M 초콜릿과 해바라기 씨 모양의 초콜릿, 곰 모양 젤리, 아동 C는 소리가 나

는 소방차 장난감과 자동차 장난감을 강화제로 선정하였다. 각 훈련 단계가 진행되고 난 후 10

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수행 평가로 부모에게 자녀를 대상으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5회 실시하게 하였다. 수행평가는 강화제를 전달하고 아동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시간을 포함하

여 10분 이내로 진행되었다. 부모가 수행하는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전체 과정은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여 촬영되었으며 수행 정확도는 이후에 평가되었다.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성취 

기준은 3회의 수행 평가 동안 연속으로 95%의 정확도로 정하였다. 또한 Drifke 등(2017)의 연구

에서 사용된 기준을 참고하여 3회의 수행 평가 동안 70% 이상의 수행 정확도가 나타난다면 다

음 훈련 단계를 진행하며 5회의 수행 평가 동안 수행 정확도가 증가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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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 다음 훈련 단계를 진행하였다.

1) 기초선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에 대한 부모의 현재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된 과제를 자

녀에게 교수하도록 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는 부모 수행에 대한 지침이나 모델링 또는 피드백

이 제공되지 않았다. 선정된 과제를 바탕으로 부모는 총 5회의 시도로 아동에게 교수를 진행하

도록 하였으며 3회기 이상 수행 정확도의 큰 편차를 보이지 않으면 행동기술훈련을 시작하였다.

2) 서면 교수

연구에 참여한 각 부모에게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에 대한 2쪽 분량의 인쇄물을 10분 동안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인쇄물의 첫 번째 쪽에는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준비, 지시 전달, 

촉구, 무오류 교수, 강화, 행동관리,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림, 도표가 포함되

어 있다. 또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올바른 수행과 올바르지 않은 수행에 대한 예시가 제시

되어 있다. 두 번째 쪽에는 자녀의 반응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지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

함되어 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인쇄물은 자유롭게 볼 수 있었으나 비연속개별시도교수를 자녀

에게 수행할 때에는 인쇄물을 회수하였다. 서면 교수 단계 동안 질문은 할 수 없었으며 별도의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다.

3) 모델링

연구자는 참여 아동과 개별 교실에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총 5회 수행하며 평균 10분 

이내로 모델링을 제공했다. 부모는 연구자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을 관찰하는 동안 서면 

교수에 사용되었던 인쇄물을 볼 수 있었다. 모델링이 끝난 후에 연구자는 자녀 반응 기록지를 

부모에게 제공하였으며 별도의 피드백은 제공되지 않았다.

4) 역할극

연구자는 아동의 역할을 하며 부모에게 선정된 과제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총 5회를 10

분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역할극 수행 동안 반응을 하지 않거

나, 오반응을 보이는 상황과 함께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별도의 피드백은 

제공되지 않았다.

5) 피드백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개별 교실에서 선정된 과제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수행하도록 하

였다.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절차의 단계에 따라 부모의 수행에 대해 구두 피드백을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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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수정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총 5

회의 시도 동안 각 시도별 5분 이내, 전체 25분 이내의 피드백이 계속 제공되었다.

6) 유지

훈련 프로그램 종료되고 2주 후, 행동기술훈련의 유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5일 동안 5회기

의 유지를 관찰하였다. 유지 관찰은 기초선 단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6. 자료 측정

부모 A와 부모 B, 부모 C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에 있어 행동기술훈련의 각 단계별 

수행 정확도를 측정한 후 시각화하여 비교하였다. 시도 별 수행 정확도는 정확한 수행의 수를 

전체 평가 요소의 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7. 관찰자간 신뢰도

관찰에서 나타난 측정 자료의 신뢰도 입증을 위하여 연구자 외 보조 관찰자를 선정하여 관

찰자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보조 관찰자는 10년의 특수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교육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종속변인의 정의를 숙지하여 모의 영상을 통해 신뢰도가 90% 이상 

일치 될 때까지 훈련을 진행하였다. 촬영된 영상을 관찰자 간 개별 공간에서 분석하고 기록하

였다. 관찰자가 신뢰도는 기초선,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유지 단계의 회기 중 25%

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관찰자 간 신뢰도는 일치된 관찰 수를 일치된 관찰 수와 일

치하지 않은 관찰 수를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자가 신뢰도는 97.3%

로 나타났다.

8.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실시 후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

의 부모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회적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체크

리스트는 Field 등(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을 위한 행동기술훈련의 운영과 훈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만족도를 1점부터 5점의 척도

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 마지막 항목은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된 

단계와 연구 참여에 대한 소감과 제언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측정은 

연구의 모든 단계가 종료된 후에 실시되었으며 사회적 타당도는 평균 4.56점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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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별 평균과 범위는 <표 1>과 같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행동기술훈련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행동기술훈련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

확도 변화는 <표 2>와 같다.

대상     평균 기초선 서면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유지

부모A 8.9 62.8 77.5 78.5 97.3 98.9

부모B 0 48.5 76.8 75.8 98.7 98.7

부모C 11.3 22.2 49.3 56.3 88.2 88.2

<표 2> 행동기술훈련에 의한 비연속개별시도교수 수행 정확도 변화(%)

대상 부모들의 행동기술훈련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 부모들

의 수행 정확도는 평균 7%(범위 0-11.3%)의 정확도를 나타냈지만 행동기술훈련 이후의 수행 정

문항 내용
평균

(범위)

본 훈련 프로그램은 비연속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이었다.
5

(5)

본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시간과 장소는 적절하였다.
4.33

(4-5)

서면교수 단계에서 제공된 인쇄물은 비연속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67

(4-5)

연구자의 수행을 관찰하는 모델링 단계는 비연속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33

(4-5)

역할극 단계에서의 역할극은 비연속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4)

피드백 단계에서 제공된 피드백의 내용은 적절하였으며 비연속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

(5)

<표 1> 사회적 타당도 평균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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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연속개별시도교수 수행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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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는 평균 95%(범위 88-98.9%)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모 A의 경우 기초선 단계에서는 평균 8.9%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서면 교수 단계에서는 

62.8%로 53.9% 증가하였다. 부모 A는 모델링 단계 수행평가에서 연속 3회 75.1%, 75.9%, 81.5%

의 정확도(평균 77.5%)를 보여 다음 단계인 역할극 단계를 진행하였다. 역할극 단계에서는 평균 

78.5%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나 이전 모델링 단계와 수행 정확도의 큰 차이는 없었다. 피드백 단

계에서는 평균 97.3%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성취 기준을 충족하였다. 

행동기술훈련은 부모 A에게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훈련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평균 98.9%

의 정확도로 훈련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정된 성취 기준에 따라 14

회기에 훈련이 종료되었다.

부모 B는 기초선 단계에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정확한 수행을 관찰할 수 없었다. 서면 

교수 단계에서는 평균 48.5%의 정확도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모델링 단계에서는 평균 76.8%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역할극 단계에서는 평균 75.8%로 이전의 단계와 정확도의 큰 차이는 확인

할 수 없었다. 피드백 단계에서는 수행평가 간 97.33%, 98.66%, 100%로 평균 98.7%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성취 기준을 충족하여 14회기에 훈련이 종료되었다. 유지 평가 기간 동안 평균 

97.9%의 수행 정확도를 나타내며 훈련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C의 경우 기초선 단계에서는 평균 11.2%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서면 교수단계에서는 

22.2%의 정확도로 부모A 평균 53.9%, 부모B 평균48.5% 향상된 것에 비해 서면 교수를 통한 수

행 정확도의 큰 변화는 없었다. 모델링 단계에서의 수행 정확도는 평균 49.3%로 이전 단계에서 

보다 평균 27.1% 향상되었으며, 역할극 단계에서는 평균 56.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피드백 

단계에서는 평균 88.2%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유지 단계에서도 평균 88%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부모 C는 총 18회기에 훈련이 종료되었으며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가 기초선 단계

에 비해 76.9% 증가하였지만 모든 단계 동안 성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이 포함된 행동

기술훈련을 통해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 향상 효과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단계 이후 진행된 수행 평가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 부모

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 5일 동안 유지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기술훈련의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각 단계는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행동기술훈련은 연구마다 구성요소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직원과 장애 아동의 부모들에게 행동주의 교수전략을 훈련시키는 효

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Drifke et al., 2017; Dogan et al., 2017; Lafasakis & Sturmey, 2007; 

Sarokoff & Sturmey, 2004). 본 연구에서는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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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의 부모 3명을 대상으로 행동기술훈련을 진행하였고 기초선 단계보다 수행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Lafasakis와 Sturmey(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 A와 부

모 B는 서면 교수를 통해 수행 정확도가 각각 53.9%, 48.5% 증가하였으며 비연속 개별시도 교

수의 준비를 위한 환경 구성 및 자녀와의 거리 유지, 자극제시 전 주의 집중 시키기, 강화 제

공, 자료수집에서 올바른 수행이 증가하였다. 모든 부모들이 서면 교수 단계에서 비연속개별시

도교수 수행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절차의 수행 정확도는 향상되었다. 모델

링 단계에서는 세 명의 부모 모두 수행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부모 A와 부모 B는 모델링을 통

해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 전달, 자극 제시 전 적절한 모멘텀 사용, 무오류 교수를 위한 촉구 제

공과 관련된 올바른 수행의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3회의 모델링이 제공된 후 각각 평균 77.5%, 

76.8%의 수행 정확도를 보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부모 C의 경우 기

초선과 서면 교수 단계에서 자극을 제시할 때 자녀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구두 

지시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모델링 단계 이후 지시 전달을 위한 요소의 올바른 수행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수행에 대한 모델링은 부모들에게 수행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로 제공되어 부모들의 수행 정확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역

할극 단계에서는 모든 부모의 수행 정확도의 큰 변화는 관찰 할 수 없었다. 부모들은 행동관리

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에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C의 경우 모델링 단계에서 자녀 C

가 문제행동을 나타냈었으며 행동관리 요소의 모델링을 제공받았고 역할극 단계에서도 다른 부

모들에 비해 올바른 수행의 빈도가 높았다. 부모 A와 부모 B의 경우 이전 단계에서 자녀들의 

문제행동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극 단계에서 연구자에 의해 연출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모A와 부모B는 피드백 이후 평균적으로 95% 이상의 

수행 정확도를 나타내며 성취 기준을 충족하였다. 피드백 단계에서는 부모의 수행에 대한 정보

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수행 절차 중 의문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수행에 대한 오류와 정확한 수행에 대한 명확한 차별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

모들은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이론교

육과 실습교육을 비교한 연구(신혜연, 정경미, 2014), 자녀를 대상으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실

습을 포함한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이도영, 이성봉, 2019)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드백 단계

는 비연속개별시도교수 수행 정확도 향상을 위한 훈련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이 포함된 행동기술훈련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수행하는 능력의 유지와 일반화에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단계를 모두 마친 후 유지 평가를 측정한 결과 대상 부모 모두가 훈련 마지막 단계인 피드백 

단계와 동일하거나 높은 수행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연속 개별시도 교

수는 다양한 중재 전략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김다미, 김우리, 2020), 발달장애 아동의 부

모가 일상생활환경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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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국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교수방법들이 꾸

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박찬웅, 

2019).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일상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이 포함된 행동기술훈련은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

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를 훈련이 진행되기 이전 기초선 단계보다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기술훈련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 향상에 효과

적이다.

둘째, 행동기술훈련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정확도 유지에 효과

적이다.

따라서 서면 교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이 포함된 행동기술훈련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에게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

2. 제언

본 연구 과정 중 확인된 제한점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평가 과정은 K 발달센터 개별교육실에서 진

행되었으며 부모와 자녀의 일상 환경인 가정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대상 자녀별 개별적인 

목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다른 목표 과제 및 프로그램에서도 높은 수행 

정확도를 나타내는지를 평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환경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과제에서도 부모들의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수행 평가 시 대상 자녀마다 문제행동의 발생 빈

도는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행동관리 요소의 평가 기회가 동일한 조건이 아니었다. 후속 연

구에서는 부모들이 동일한 조건의 대상에게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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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의 과제에 대한 자녀 반응을 기록하도록 

하였지만 정반응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수립하지 않아 아동의 정반응과 오반응에 대한 

분석은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수행 정확도와 함께 자녀 정반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들의 수행 정확도와 자녀의 정반응에 대한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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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ehavioral Skills Training on the

Accuracy of Discrete-Trial Teaching Implementation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in, Ju Won (Daegu University)

Park, Chan Woong*(Daegu University)

Lee, Hyo Shin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behavioral skills training involving written 

teaching, modeling, role-play, and feedback for performance accuracy and maintenance of discrete-trial 

teaching(DTT) procedures to thre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e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trained to implement discrete-trial teaching through 

behavioral skills training. A multiple baseline across participants design was used, consisting baseline, 

written instruction, modeling, role-play, feedback, and maintenance phase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behavioral skills training has improved the accuracy of DTT and maintained. Two participated parents 

reached mastery levels of correct implementation at the feedback phase. The results indicated that 

behavioral skills training could be an effective training method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words : Behavioral skills training, Discrete trial teaching, Parent training, Discrete trial teaching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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