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3 -

행동분석․지원연구
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
2024, Vol. 11, No. 3, pp.223-241

행동연쇄중단전략이 

자폐성장애아동의 눈맞춤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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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아동의 눈맞춤 부족 내지 결여는 학습 상황에서의 주의력 부족과 사회적 상호작

용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방법의 개발이 절실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언어적 지시나 촉구에 의존하지 않고 동기조작(MO)에 의해 자연스러운 요구(mand) 기

능의 눈맞춤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ASD 아동들에게 눈맞춤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4세에

서 5세의 세 명의 ASD 아동들이 참여하였다. 실험설계로 대상자 간 중다간헐기초선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를 적용하였으며, 행동연쇄중단전략(BCIS)을 독립변인으로, 호명에 대한 눈맞춤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둘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 세 명의 참여 아동 모두 중재 20회기 내

에 목표행동을 습득하였으며, 1주일 후에 이루어진 유지 평가에서도 중재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에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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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자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눈을 마주

치기 꺼리는 등과 같은 뚜렷한 행동 및 의사소통과 사회적 반응을 포함하는 복잡한 신경발달 

질환이다(Hirsch et al., 2022). 이경숙 등(2015)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영유아의 조기 선별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84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 문제인식 시기와 주 호소 문제 및 초기 발달 특성

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들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영유아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이유로 언어발

달 지연(36.2%)에 이어 두 번째 요인으로 눈맞춤 부족(27.6%)을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눈

맞춤 결여 또는 부족은 언어발달의 지연과 더불어 ASD 아동의 주 호소 문제이자 사회적 상호

작용을 방해하는 중요한 발달적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ASD를 가진 개인들은 대면 상호작용 중에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얼굴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Pierce et al., 2001). Trevisan과 그의 동료들(2017)은 스스로 자기 진술이 가능

한 ASD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눈맞춤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그들은 사

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으며 비언어적 정보를 수신하고 전송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눈을 마주치는 동안 부정적인 정서적, 생리적 반응, 심지어 침입당한 느낌과 감각과

부하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ASD를 가진 개인들이 눈맞춤을 혐오적으로 인식한다는 가

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다. 기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

전히 논란 중에 있으며, 사회적 타당도와 조기중재 목표로서의 중요성에 비해 눈맞춤과 호명반응

을 가르치기 위한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증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Cook et al., 2017).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눈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응시함으로써 그에게 

주의를 보내며 나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신호가 그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

가 내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또 나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표정 교환은 사회적 정보의 주요 출처이며, 인간은 자

연스러운 실제 상황에서 아주 짧은 노출에서 얼굴 표정으로 전달되는 복잡한 정보를 인식한다

(Dawson et al., 2005). ASD 아동들의 사람에 대한 관심 부족과 눈맞춤 부족은 상호작용뿐 아니

라 주의집중과 관련하여 학습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에서 눈맞춤 부족은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의 집중과 얼굴 표정이 주

는 단서 파악에의 실패를 초래한다. 또한 교수 상황에서 역시 교수자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교수자와 교수 내용에 대한 주의 부족으로 학습을 방해받게 된다. 따라서 ASD 아

동들에게 눈맞춤을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와 학습적인 향

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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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눈맞춤을 위한 중재 전략으로는 신체적, 언어적 촉구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공동주의나 상호대화 또는 맨드훈련 등 다양한 행동의 일부 기술로 눈맞춤을 가르치는 간접적

인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초기에는 눈맞춤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촉구, 부적 강화, 차별

강화, 과잉교정, 모델링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촉구는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또는 교육 현장

에서 교사나 치료사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여기 봐.”라는 언어 

촉구를 비롯하여, 아동이 선호하는 사물을 상대방의 눈앞에 위치시켜 시선을 유도하는 자극 촉

구, 또는 시선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손으로 아동의 얼굴을 잡고 방향을 조정해 주는 물리적 촉

구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자극 촉구는 아동의 시선이 상대방의 눈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사

실은 선호물을 향한 것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며,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물리적 촉구는 용암이 

어렵다는 점(Carbone et al., 2013), 그리고 두 방법 모두 일반화와 유지의 한계가 단점으로 지적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촉구 없이 눈맞춤 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Calcote 등(1975)은 형성

(shap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일차강화제에서 시작하여 서서

히 사회적 강화제로, 연속강화에서 변동비율강화로 스케줄을 약화시키면서 일반화에 성공하였

다. Fonger와 Malott(2019) 역시 형성 절차를 사용하여 ASD 아동들에게 지속시간 3초까지의 눈맞

춤을 가르치는 데 성공했다. Foxx(1977)는 ASD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눈맞춤 훈련에서 보상 지

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적 강화 대신 청각적 자극인 클리커를 이차강화제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1주일 후에도 중재 효과가 유지되었으며, 이 연구는 Oostyen(2011)에 의해 

반복되었다. 또 Miller와 그의 동료들(2017)은 21명의 ASD 아동들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유관 

칭찬- 유관 음식과 칭찬- 자극 촉구와 유관 음식과 칭찬- 유관 비디오와 칭찬- 스케줄 약화- 유

지 평가의 단계로 눈맞춤 증가를 위한 임상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 20명의 눈

맞춤이 향상되었다. 그 중 16명은 칭찬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간헐적으로 음식이나 비디

오와 유관 칭찬을 결합한 강화 스케줄을 적용하고 이로써 높은 수준의 눈맞춤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눈맞춤에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자연주의적 행동 

분석 기법으로 이어져, Arbor(2019)는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12세의 ASD 소년에게 아이

패드(iPad)를 사용한 자기 점검(Self-Monitoring) 기술 중재를 적용한 결과, 기초선 동안 20%이던 

눈맞춤이 260%까지 증가하였고 상황 간 그리고 대상자 간 일반화도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컴

퓨터 등 기기와 메타인지를 활용한 새로운 중재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다(Miller et al., 2017; 

Shamir et al., 2022).

또한 맨드 훈련을 이용한 눈맞춤 훈련도 시도되었는데, Levin 등(2009)은 3명의 ASD 아동

을 대상으로 전통적 변별자극인 “나를 봐.”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기조작(Motivating 

Operation: MO)을 사용하여 자발적 눈맞춤을 증가시켰다. 이 절차는 지시적인 변별자극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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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작에 의존하기 때문에 맨드 훈련과 유사하다. Carbone(2013) 역시 맨드 상황에서 아동의 눈

맞춤에 차별강화를 제공하는 중재를 적용하여 ASD 아동의 눈맞춤 행동을 증가시켰는데, 그는 

사회적 결과를 강화 요인으로 조건화하는 것이 ASD 아동의 효과적인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ASD 아동을 대상으로 눈맞춤을 종속변인으로 명시한 연구는 4편에 불과했다. 

허은정(2010)은 ASD 유아의 요구하기와 자발적 발화 및 눈맞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ECS 훈련

을 실시한 결과 아동들의 눈맞춤이 0∼15%에서 70∼80%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연옥과 

김영일(2004)은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정신지체 청소년의 눈맞춤 행

동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최근 컴퓨터와 앱을 활용한 눈맞춤 중재 프로그램으로 오

동현, 정경미 (2017)와 정경미 등 (2018)의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그 외에는 놀이 또는 음악, 미

술 치료적 접근을 통해 포괄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여 그 하

위 요소 중의 하나로 눈맞춤 기술을 포함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김현영, 심미경, 2010; 김효선 

등, 2022; 심은지, 2009; 한경은, 2022) ASD 아동의 눈맞춤을 단일 목표행동으로 표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행동연쇄중단전략(Behavior Chain Interruption Strategy: BCIS)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자연적 환경에

서 기능적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Hunt & Goetz, 1988), 특히 요구하기 

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한 연쇄된 행동의 중간의 어떤 지점에서 중단 또는 방

해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BCIS는 우연교수나 맨드모델, 시간 지연 등의 자연주의 중재

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특별한 흥미에 초점을 두고, 의사소통이 발생하

지 않을 때 체계적인 촉구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공유하지만, 그것들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

을 가지고 있다. 행동연쇄의 시작이 아니라 중간에 중단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의사소

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체계적인 조작을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Carter 

& Gruncell, 2001). Hunt와 Goetz(1988)는 BCIS의 요소로 1. 3단계 이상의 연쇄된 행동, 2.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 3. 연쇄 중단 시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들었다. BCIS 관련 거의 모든 문

헌들은 의사소통 기술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들 역시 자폐 아동 또는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박은혜, 김옥경, 2003; 오혜정 등, 2006; 정대영, 권숙현, 2007), 뇌성마비아동을 대

상으로(오혜정, 2011),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김연옥, 2012) 요구하기를 가르치는 데 BCIS를 

사용하였다. 그중 정대영과 권숙현의 연구에서는 요구하기 외에 호칭 부르기 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BCIS를 확대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으며, Carter & Gruncell(2001)

과 Alwell 등(1989)은 요구하기 외의 다른 실용적 기능으로 BCIS를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요구하기(mand)를 가르치는 데 탁월한 효과가 검증된 BCIS

를 적용하여 구어적인 맨드 대신에 맨드의 기능을 가지는 눈맞춤을 유도하여 ASD 아동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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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맞춤 훈련을 시행하였다. Skinner(1957)에 의하면 맨드란 반응이 동기조작과 특정한 강화의 기

능적인 통제 하에 있는 구두언어조작으로 정의되는 바, 어떠한 동기조작 상황에서 특정한 강화

제를 얻기 위한 언어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맨드 기능의 눈맞춤이란 흥미로운 

또는 완성 의지가 있는 활동을 하는 도중에 멈췄을 때, 아동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눈을 맞

추어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BCIS의 잠재적 기능을 확

장하여 명시적인 형태의 요구하기 의사소통 기술 외에 요구 기능의 눈맞춤에 적용하는 시도라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ASD 아동들에게 눈맞춤 기술을 가르치는 데, 기존의 

방식에서 오는 물리적 촉구의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비장애 아동들이 요청의 상황에

서 상대방에게 눈맞춤을 보이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자발적인 눈맞춤을 유도하여 ASD 아동들

에게 효과적인 눈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SD 유아의 눈맞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단일대

상연구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첫째, BCIS가 ASD 아동의 눈맞춤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BCIS가 ASD 아동의 눈맞춤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선정 기준

연구 참여자는 학령전기 ASD 아동 3명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기준에 부합하

는 대상 아동 6명 중 보호자 인터뷰와 아동에 대한 직접 관찰을 통해 이름을 불렀을 때 눈맞춤

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아동 3명을 선정하였다. 

1. ASD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아동

2. 보호자에 의해 눈맞춤의 어려움이 보고된 아동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눈맞춤 관련 중재 경험이 없는 아동

4. 보호자가 연구에 동의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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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정보 

아동 1은 만 3세의 여아로 단조로운 톤으로 요구와 간단한 질문에 틀에 박힌 대답을 구어로 

구사할 수 있으며 사물을 돌리는 등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부모님의 보고에 의하면 간헐적으로 눈맞춤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아동 2는 긴장도가 높고 구

어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눈맞춤이나 몸짓 언어 등의 사용에

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눈맞춤을 강조하며 요구받을 때 정면이 아닌 곁눈질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동 3은 단단어 수준의 요구의 발화 산출이 많으

며 감각 놀이에 집중하는 한편 호명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행동 특성 등에 관

한 자세한 정보는 표1에 제시되어 있다. 

3) 실험장소 및 기간

실험 기간은 2024년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 4회 중재 26회를 진행하였다. 실험 장소는 

ABA(Applied Behavior Analysis)기반 전문치료센터의 3.5m×3.3m의 개별치료실로, 연구 참여자와 중

재자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도록 가구를 배치하였다. 책상 옆에는 이동식 파티션

을 설치하여 장난감이 있는 교구장 등 아동의 시각적 주의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차단하였다. 

2. 실험도구

1) 강화제

연구 참여자 3명의 아동 각각에 대하여 음식 강화제와 장난감 및 활동 강화제 각각에 대해 

선호도 검사를 실시하고, 중재 회기 동안 사용할 강화제 목록을 작성하고 강화제를 준비하였다. 

강화제 평가는 MSWO(Multiple-Stimulus Without Replacement: 대체 없는 다중자극)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Carr et al., 2000), 강화제는 눈맞춤의 발현에 대해서가 아닌 주어진 활동의 완성에 대

한 보상으로 사회적 강화제와 함께 제공되었다. 

2) 중재 도구 

사전 훈련과 BCIS 시행을 위한 도구로 20개의 큐브 블록과 플라스틱 상자, 8 내지 10조각의 

퍼즐, 5조각의 링 끼우기 장난감 등을 사용하였다. BCIS에서 아동이 완성해야 하는 과제는 블록

을 상자에 모두 담는 활동, 점진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5개의 링을 고리에 끼워 탑을 완성하

는 활동, 그리고 아동이 흥미를 보이는 퍼즐을 맞추어 퍼즐판을 완성시키는 활동 등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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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아동 1 아동 2 아동 3

생활연령 만 3세 만 4세 만 5세 

성별 여 남 남

진단
ASD 

(ADOS-2 CSS 10점 자폐) 

ASD 

(ADOS-2 CSS 8점 

자폐스펙트럼)

ASD 

(K-CAS 30점 )

눈맞춤

특성

• 경우에 따라 짧은 눈맞춤 

가능

• 대화 시 눈맞춤 안 됨

• 눈맞춤 요구하면 곁눈으로 

쳐다봄  

• 호명에 눈맞춤 없음

행동특성 

• 기능적 놀이 어려움 

• 감각적 놀이 수준

• 또래에 관심은 있지만 

적절한 상호작용 어려움

• 사물을 입술에 대는 행동 

• 간단한 동작 지시 수행 

• 거울 보기 선호  

• 노래 듣고 부르기 선호

• 낯선 환경과 사람에 긴장 

• 보호자와의 분리에 약간의 

불안 보임

• 친숙한 성인들과 간단한 

상호작용 가능

• 또래와 어울리지 못함

• 청소기 등 소리에 예민 

• 간판 네온 등 시각 추구 

• 간단한 기능적 놀이 가능 

• 습득 속도가 빠르지만 

반응 일반화 어려움 

• 퍼즐이나 블록을 일렬로 

세움

• 시각, 청각적 감각 추구 

• 소리 나는 장난감 선호 

• 소근육 동작 모방 제한적

• 놀잇감 상호작용하는 

시간 짧음 

• 어려운 과제 회피 

•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무관심 

의사소통 

특성

• 정확한 발음으로 책 읽듯 

단조로운 톤으로 말함

• 간단한 ‘무엇‘ 질문에 단

단어 수준으로 대답 

• 명사와 동사 결합한 요구 

문장 구사 

• 2∼3 단어 문장 구사 

• “이거 000이에요?” 질문 

반복 

• ‘무엇/누구’ 질문에 대답 

가능

• 요구 기능의 단단어 

발화를 산출하나 조음 

명료도 떨어짐

• 질문에 대답 어려움 

<표 1> 참여자 특성

4. 중재자와 연구설계

중재는 BCBA(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자격을 소지하고 아동 발달을 위한 치료교육센터

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유아동에 대한 치료교육을 수행해 온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BCIS를 이용한 중재와 ASD 아동의 눈맞춤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설계

로 세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자 간 중다간헐기초선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

를 사용하였다. 세 아동에 대한 기초선 자료를 동시에 수집한 후, 각 아동에 대한 중재 적용 시

점에 동시에, 이어서 각 아동의 중재 효과가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해당 아동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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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적용되기 직전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였다(Stolz, 1977). 

부모 면담과 직접 관찰을 통해 수집된 아동 정보를 토대로 세 명의 대상자 중 ‘선택적으로’ 

눈맞춤이 된다는 아동 1에 대한 중재 적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혀 눈맞춤 행동

을 보이지 않는 아동 3에 대한 중재를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였다. 첫 번째 아동의 기초선 자료

가 하향 안정성을 보일 때 중재 단계에 들어갔으며, 첫 번째 아동의 중재 효과가 연속 3회기 

이상 상향 추세로 안정성을 보일 때 두 번째 아동의 기초선 자료 수집을 마치고 중재에 들어갔

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의 중재가 3회기 이상 상향 경향으로 효과의 안정성이 확보된 후 세 

번째 아동에 대한 중재 회기를 시작하였다. 

5. 연구 절차

1) 예비실험 

본 실험에 앞서 눈맞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 5세의 자폐성 장애 유아 1명을 대상으로 

BCIS를 이용한 눈맞춤 훈련의 예비실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동은 실험도구로 제시된 교구

를 보자마자 손을 뻗어 접촉을 시도하여 교수 통제를 위한 기다리기 훈련이 필요하였다. 5초 

기다리기를 완료한 후 눈맞춤 훈련에 들어갔다. 또한 BCIS를 위한 활동으로 자동차 스티커로 

도로 꾸미기를 시도하였으나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활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미 붙인 

자동차 스티커에 몰입하여 활동 재개에 대한 요구를 보이지 않아 활동 도구를 변경해야 했다. 

이 예비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최선호 활

동은 배제하고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2) 강화제 선호도 평가

부모 인터뷰 자료를 통해 참여 아동들의 잠재적 강화제를 확인한 후, MSWO 방법으로 각 아

동의 선호도를 평가하여(Carr et al., 2000) 중재 회기 중 아동의 활동 완료를 보상하기 위한 강

화제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였다. 이때 아동과 중재자 간의 라포 형성의 시간을 가졌으며 라포 

형성을 위한 과정은 사전훈련 때도 계속되었다. 

3) 사전훈련

기초선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라포 형성과 함께 다음의 선수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세션을 

시행하였다. 첫째, 5초 동안 기다리기 훈련을 시행하였다. 연쇄행동을 위한 아이템이 제시되고 

있는 동안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책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자세

로부터 시작하여 최장 5초까지 언어적 촉구 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형성(Shaping)과 점진적인 

촉구용암(Fading)을 사용하여 지도하였다. 둘째, BCIS에 사용될 연쇄행동을 가르쳤다. 행동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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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을 때 참여아동들의 주의력과 완성에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현행수준을 고

려하여 간단하고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정하여 연쇄행동의 완성에 대한 강화 

유관을 형성하였다. 초반에는 신체 촉구를 사용하다가 점차 촉구를 용암하는 과정을 거쳐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최소 촉구 절차에 따랐다. 선정된 행동 또는 활동들에 대

한 습득 기준은 2회기 연속 100%의 정확성으로 하였다. 

4) 기초선 단계

중재가 적용되기 전 아동들의 눈맞춤 기술의 현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을 마주한 상태에서 아동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동이 3초 이내에 상대방의 눈

을 바라보면 정반응으로, 3초를 넘기거나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반응으로 기록하였다.

5) 중재 단계

맨드 기능의 눈맞춤을 유도하기 위하여 BCIS 중 중단된 반응으로 항목 빼기를 적용하였다. 

아동에 따라 각각 퍼즐 맞추기와 큐브 블록 담기, 고리 끼우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각 활

동들은 아동이 기술을 습득하여 아동의 행동 레퍼토리 안에 있는 행동 중에서 최선호 장난감을 

제외하는 한편, 행동 모멘텀을 형성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연속 수행이 가능한 활동을 선정하

였다. 아동 2에 대해서는 퍼즐 맞추기 활동을 하는 도중에 행동 중단을 삽입하였다. 아동이 선

호하는 퍼즐 끼우기를 사용하여 맨드 기능의 눈맞춤을 유도하였다. 아동 1은 퍼즐 맞추기 기술

이 행동 레퍼토리 안에 없었으며 장난감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도록 장난감과 상호작용하여 행

동모멘텀을 형성하기 어려운 까닭에 단조롭고 중립적인 자극인 블록을 상자에 담는 활동을 하

였다. 아동 2는 퍼즐 맞추기 작업을 선호하며 능숙하게 퍼즐을 다룰 수 있었다. 아동 2를 위하

여 행동연쇄중단전략을 위한 활동으로 퍼즐 맞추기를 준비하였으며, 아동 3은 퍼즐의 표상 그

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퍼즐 대신에 링 고리 끼우기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참여자 활동 중단 유형 중단 전략

아동 1
큐브 블록을 

상자에 담기 

중단된 반응

(항목 빼기) 

교사는 큐브 블록을 하나씩 제시하여 상자에 담게 하

다가 마지막 블록을 손에 쥔 채 행동을 멈춘다.

아동 2 퍼즐 맞추기 
중단된 반응

(항목 빼기) 

교사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제시하며 아동이 퍼즐을 

맞추도록 하다가 퍼즐 조각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동 3
링 고리에 

끼우기 

중단된 반응

(항목 빼기)

교사는 4개의 링을 하나씩 차례로 제시하여 끼우도록 

하다가 마지막 하나의 링을 제공하지 않는다. 

<표 2> 참여자별 적용된 행동연쇄중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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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 유형의 눈맞춤을 위한 BCIS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주어진 활동을 완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항목을 빼거나 제시하지 않을 때 3초 이내에 아동이 교사를 향하여 눈맞춤을 보이

면, “와! 봤구나!”라는 사회적 강화제와 함께 활동을 재개 또는 완성할 수 있는 품목을 제공하

였으며, 활동을 마쳤을 때 강화제 평가에 의한 강화제를 제공하였다. 즉, 눈맞춤에 대해서는 활

동의 재개와 함께 사회적 강화만을 제공하고, 아동별 선호 강화제는 활동의 완성에 대한 보상

으로 제공되었다. 만약 아동이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3초가 지나도 눈맞춤을 보이지 않으면 

다시 3초를 기다린 후에 아무 말 없이 해당 품목을 제공하였다. 목표행동에 대한 성취 기준은 

호명반응에 대한 눈맞춤이 연속 3회기 80% 이상, 또는 연속 2회기 90% 이상의 정반응률을 보

일 때로 정하여, 기준을 충족했을 때 해당 참여 아동에 대한 중재를 종료하였다. 

6) 유지 단계 

각 아동 별로 중재 종료 1주 후 2회의 유지 평가 회기를 시행하였다. 

6. 자료 수집 및 분석

1)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인이 되는 ‘눈맞춤’ 행동이란 ‘교사가 아동의 이름을 불렀을 때 3초 이내에 

고개를 들어 잠시라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한 채 눈을 응시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실

험에서 중재자가 아동의 이름을 부르고 3초 이내에 중재자와 눈을 마주쳤을 때 정반응으로 기

록하였다. 이름을 부른 후 3초가 지나서 눈을 응시하는 행동 또는 얼굴 쪽을 응시하나 눈을 맞

추지 못한 경우에는 오반응으로 기록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자료는 기초선, 유지 단계 동일한 조건에서 수집하였다. 매 중재 세션을 마친 후, 아동의 이

름을 불렀을 때 아동이 3초 안에 눈을 맞추어 쳐다보면 정반응 ‘+’로 기록하고, 오반응이나 무

반응에는 ‘-’로 기록하였다. 중재 단계에서는 행동연쇄중단전략에 의한 맨드 유형의 눈맞춤 훈

련에서의 눈맞춤 정반응 횟수를 수집하는 한편, 매 회기 중재를 마친 후 기초선과 유지 단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호명에 눈맞춤을 하는지의 정반응 자료을 수집하였다. 자료는 정반응 빈도 데

이터를 수집한 후 그것을 세션당 시행 기회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각 세션의 정반웅률로 변

환하였다. 

정반응률 = 호명에 눈맞춤 할 기회 수
정반응 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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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찰자 간 신뢰도 

관찰 기록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찰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중재자를 제1 

관찰자로, 유아특수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자를 제2 관찰자로 하여 관찰자 훈련 실시 후 

기초선 2회기, 중재 기간 5회기, 유지 기간 1회기를 무작위로 추출, 녹화하여 동영상을 토대로 

관찰자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기초선 평균 95%, 중재 기간 평균 88%, 유지 기간 

100%의 관찰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 = 일치한 수  일치하지 않은 수
일치한 수

 ⨯ 100

Ⅲ. 연구결과

1. BCIS 중재가 ASD 아동의 눈맞춤 행동에 미치는 효과

BCIS를 적용한 맨드 눈맞춤 훈련을 제공했을 때 세 명의 참여 아동은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까지 소요되는 중재 회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참여자 모두 20회기 내에 성취 기준을 충

족하여 이름을 불렀을 때 80% 이상 상대방의 눈을 맞추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대상
정반응률

(%) 
기초선 중재 유지

중재

PND(%)

유지

PND(%)

아동 1
평균 16.7 58.8 80

75 100
범위 0∼30 20∼90 80∼80

아동 2
평균 4.0 61.1 85

94 100
범위 0∼10 10∼90 80∼90

아동 3
평균 1.4 71 85

100 100
범위 0∼10 50∼90 80∼90

<표 3> 호명에 대한 눈맞춤 행동의 수행률과 범위

부모 보고에 의하면 간헐적으로 눈맞춤이 된다는 아동 1은 기초선 단계에서 10회 호명에 0∼

3회의 눈맞춤을 보여주었다. 이어진 중재 단계에서 BCIS 훈련으로 빠른 속도로 제시되는 큐브 

블록을 상자에 담다가 갑자기 블록 제공을 멈추었을 때, 아동은 기회 중 60% 교사의 눈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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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기초선 자료에 비해 큰 변동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BCIS 눈맞춤 훈련을 마친 후 이어

진,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보는 호명 눈맞춤의 기회에서는 여전히 정반응 20%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동은 3회기부터 BCIS 맨드 눈맞춤 훈련과 호명 눈맞춤 모두에서 가파

른 추세로 정반응률의 증가를 보이며, 8회기 만에 연속 2회기 90%의 성공률로 성취 기준에 이

르렀다. 아동은 중재기간 동안 부침 없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로 빠른 향상을 보여주었다. 기초

선 단계 평균 호명에 눈맞춤 정반응률은 횟수는 범위 0∼30에 평균 16.7%였다가 중재 단계에

서는 범위 2에서 시작하여 90%까지 정반응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평균 58.8%를 기록하였

다. 기초선과 중재 단계 자료의 PND(Percent Nonoverlapping Data points: 비중첩비율) 값은 75%로 

효과 크기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Scruggs et al., 1986), 중재 도입 이후 추세선이 가파른 상향 

경향을 나타내보였다. 

아동 2는 퍼즐 활동을 완성시키기 위해 눈맞춤을 보여주었는데, 활동 과제로 제시된 퍼즐은 

아동의 최선호 아이템인 소리나는 악기퍼즐과 바다생물을 제외하고 다소 중립적인 자동차와 동

물퍼즐로 진행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 이름을 불렀을 때, 아동 2의 정반응 수행률은 평균 4%

에, 범위 0∼10%로 거의 눈맞춤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재 회기가 반복될수록 점진적으로 정반

응률이 증가, 1회의 눈맞춤에서 시작하여 9회의 정반응을 보이며 평균 61.1%의 정반응률을 기

록하였다. 그리하여 아동은 결국 중재 18회기 만에 연속 3회기 80% 이상의 성공률로 성취기준

을 만족시켜 중재가 종료되었다. 기초선과 중재 단계의 PND 값이 94%로 높은 수준의 중재 효

과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 2는 목표행동을 습득하는 데 18회기가 소요된 만큼 다소 완만하지

만 안정적인 상향 경향의 추세선을 보여주었다.

  아동 3은 퍼즐 조각을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며 퍼즐의 상징 그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반

응 지연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해당 퍼즐 활동을 철회하고 중립적인 자극인 링 고리 끼우기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중재가 도입되기 전 이름을 불렀을 때 아동은 기초선 7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의 눈맞춤만을 산출하여, 기초선 기간 동안 아동의 호명에 대한 눈맞춤 수행은 

범위 0∼10%에 평균 1.4%에 그쳤다. 그런데 중재가 도입되자 행동연쇄중단전략의 눈맞춤 훈련 

첫 회기에서 40%의 눈맞춤을 보인 데 이어 훈련 후 호명 반응에서도 50%의 눈맞춤으로 기초

선 대비 높은 수준의 행동 변화율을 나타냈다. 중재 초기 2회기 연속 5회 보이던 눈맞춤이 중

재 3회기에는 BCIS 훈련 중에 90%의 정반응에 이어 훈련 후 호명에 대한 반응에서도 90%의 

정반응으로 갑작스런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재 6회기에는 수면 부족에 의한 과도한 

각성 상태로 말미암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3의 호명에 대한 눈맞춤은 성취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총 10회기가 소요되어, 아동은 

비교적 단기간에 목표행동을 습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재 도입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효과의 즉각성을 보여주었다. 아동 3의 기초선 대비 중재 단계 PND는 100%로 아주 높은 수

준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특히 중재 도입과 함께 갑작스러운 행동 증가율을 보인 아동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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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개의고리 전부를 끼워 탑을 완성했을 때 불빛과 함께 경쾌한 음악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것이 아동의 감각 놀이 수준과 부합하여 완성에 대한 강화제 효과를 증폭시킨 것으로 추측

된다. 

2. BCIS 중재에 의한 ASD 아동의 눈맞춤 행동의 유지 효과 

BCIS에 의한 눈맞춤 훈련을 통하여 아동의 호명에 대한 눈맞춤이 연속 3회기 이상 80%, 또

는 2회기 연속 90%의 정반응률을 보이면 목표행동이 성취된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해당 아동

에 대한 중재를 종료하였다. 그리고 중재 종료 시점으로부터 1주 후 기초선과 중재 단계와 같

<그림 1> BCIS 눈맞춤 훈련에 따른 ASD 아동의 호명에 대한 눈맞춤 변화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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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식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 아동이 눈맞춤을 보이는지 유지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세 

아동 모두 중재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1은 유지 평가에서 2회기 모

두 8의 정반응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아동 2는 유지 회기 80%에서 90%의 눈맞춤

을, 아동 3 역시 유지 첫 회기에는 중재 회기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80%의 눈맞춤을 보여주

었으나 거듭된 다음 회기에서는 90% 눈맞춤으로 중재 단계 수준을 회복하였다. 기초선 대비 

유지 단계의 PND는 세 명의 참여아동 모두 100%로 높은 수준의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BCIS로 필요한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맨드 기능의 눈맞

춤을 유도하는 방식의 훈련을 적용하고, 세션을 마친 후 이름을 불렀을 때 아동의 눈맞춤이 향

상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세 명의 참여아동 모두 그래프의 시각적 분석을 통해 기

초선과 중재 기간의 수행률 평균 수준의 변화가 있었으며, BCIS 맨드 눈맞춤 훈련에서의 아동

의 수행률 추세선과 호명에 대한 눈맞춤 추세선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의 평행선을 달리며 

같은 경향의 상향추세와 높은 값의 PND를 보임으로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눈맞춤 훈련에서 행동연쇄가 단절되었을 때 행동의 계속을 요구하는 맨드 기

능의 눈맞춤이 발현되었을 때가 아닌, 일련의 연쇄로 구성된 하나의 활동이 완성되었을 때, 그

것에 대한 강화를 제공하였다. 이는 동기확립조작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했다. 연쇄된 행

동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물품의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조건화된 동기조작이 이루어져 제공이 

중단된 물품에 대한 일시적 강화제 효과를 증가시켰다(Hall & Sundberg, 1987). 

실험에 참가한 참여 아동 모두 초기 학습자로, 눈맞춤 부족이라는 특징 외에 주의집중과 지

시 따르기의 어려움과 주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를 잃고 산만해지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

다. Roberts-Pennell과 Sigafoos(1999)는 BCIS의 효과는 활동 선호도와 참여 의도, 활동 재개 가능성

과 관련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BCIS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기술에 대

한 사전 훈련을 실시함과 더불어 연쇄행동을 선정하는 데 몇 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먼저, 

BCIS에 사용될 연쇄된 행동은 아동의 행동 레퍼토리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련의 연쇄 행

동들로 완성되는 하나의 활동은 아동이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선택되었다. 둘째,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한 행동은 대상 행동 목록에서 제외하고 

단순한 형태로 반복되는 행동연쇄를 선택하였다. 발달 초기에 있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잡한 기술을 요하거나 반응 지연시간이 소요되는 활동들은 아동의 주의를 분산시켜 동기

확립조작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동기조작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모멘텀을 형성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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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활동들을 선정하였다. 아동 2의 경우, 다른 두 명의 참여자

에 비해 인지 및 언어 표현 수준이 높았음에도 눈맞춤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많은 회

기의 중재가 필요하였다. 이는 다른 두 아동에게 적용된 단순한 활동들에 비해 아동 2에게 적

용된 꼭지퍼즐 활동이 완성에 대한 강화 효과보다 활동 과정 자체에서 얻는 강화가 크기 때문

에 빠른 행동모멘텀 형성이 비교적 느슨했던 탓으로 보인다. 따라서 BCIS 눈맞춤 훈련에서 보

다 빠른 성취를 원한다면 되도록 단순한 형태의 활동들을 추천한다. 셋째, 아동이 지나치게 애

착을 가지거나 집착하는 대상물의 사용은 제한하였다. 아동이 대상물의 특성에 집착하여 그것

을 즐기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활동 완성에 대한 동기가 약해지면서 동기해지조작(Abolishing 

Operation: AO)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Hunt와 Goetz (1988)는 BCIS의 요소 중

의 하나로 행동연쇄의 일시적 중단이 참여자에게 주는 스트레스 수준이 적절한 정도여야 한다

는 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양송이, 박혜숙(2022)도 동기조작 절차에서 원하는 아이템에 대한 접

근이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적

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최선호 활동의 중단은 아동에게 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지나쳐 다른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의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BCIS 중재를 위한 선수기술로 기다리기 훈련과 각 참여 아동들에게 적합한 행

동을 선정하거나 또는 가르치는 과정을 사전훈련으로 배치한 것도 중재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박은혜와 김옥경(2003)의 연구에서도 BCIS를 사용할 때 대상자가 언어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행동 중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행동문제로 발전할 가

능성을 줄이고 연구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BCIS는 대체로 중도장애인의 의사소통 지도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며(박은혜, 김옥경, 2003), 

의사소통 기술 중에서도 특히 요구하기를 가르치는 데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 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단전략의 적용 범위를 의사소통 기술 외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초기 기술인 눈맞춤에

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ASD를 가진 

개인들에게 상호작용을 위해 필수적인 눈맞춤 기술을 촉구를 사용하지 않고 정미숙 등(2017)의 

동기조작에 의한 맨드 기술 교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효과적인 중재의 개발이라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연구 결과, 호명에 대한 눈맞춤 외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눈맞춤 빈도가 늘었다는 부모

님들의 보고가 있었으며 중재 회기 때 인사 시 또는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서 눈맞춤이 증가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맥락이 아닌 구조화된 환경에서 단순

하고 임의적인 BCIS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일상의 상황에서 보다 자연스럽고 다양한 활동으로 체계적인 일반화를 위한 시도와 자료 

측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언어적 변별자극이나 물리적 촉구 없이 오로지 동기조작에 기반하



행동분석・지원연구

- 238 -

여 눈맞춤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Levin 등(2009)과 Carbone(2013)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선호 활동 중단으로 눈맞춤을 유도하고 5초 지속시간까지 형성한 Levin 등(2003)

은 “나를 봐.”라는 언어 촉구보다 동기조작에 기반한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Carbone(2013)은 소거와 차별강화를 사용하여 눈맞춤의 빠른 성취를 보았는데, 눈맞춤 향상을 위

한 다른 접근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서는 눈맞춤의 지속시간 또는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잠깐이라도 눈을 정확히 응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앞으로 눈맞춤

의 지속시간(duration)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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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Behavioral Chain Interruption Strategy on 

Eye contact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der

Park Haejoung*(BaekseokABACenter)

Deficits of eye contact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ASD) is a major factor interfering with 

social interaction and attention in learning situ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effective 

intervention to improve their eye contact skills is so important. This study attempted to teach eye contact 

skills to children with autism in a way that children elicit natural eye contact of demand function by 

motivating operations without relying on any verbal SD or promptings. Three autistic children aged 4 to 

5 years participated in the study.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 was  employed. And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BCI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making eye 

contact when they were called their names as the dependent variable. Result show that all three 

participants achieved targeted behavior within 20 sessions intervention, and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was maintained during follow up probes 1 week later. It is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behavior chain interruption strategy, eye contact, autism, motivating operation, 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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