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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환경에서 개별시도교수를 활용한 중재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모방 

기술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합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발달장애 아동 3명을 대상으로 대

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모방 기술로 사물 모방, 대․소근육 모방을 실시하였다. 

개별시도교수 교수 이후, 참여 아동 모두 각 영역의 모방 기술이 매우 큰 중재효과를 보이며

(Tau-U=-1.000) 향상하였고, 중재 종료 후에도 그 효과는 유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어린이집에서 

개별시도교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발달장애 아동의 모방 기술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통합어린이집 내에서의 특수교육 및 중재 제공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개별시도교수, 모방, 발달장애, 통합어린이집, 실행과학

  * 본 논문은 2024년 백석대학교 대학원 연구지원비 수혜 논문임.

 ** 제 1저자: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응용행동분석 박사과정생

*** 교신저자: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yzleebae@bu.ac.kr)

https://doi.org/10.22874/kaba.2024.11.3.3



행동분석・지원연구

- 44 -

Ⅰ. 서론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

와 대조적으로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통계청 어린이집 현황 및 이

용 실태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3년 기준 총 43,770개에서 2023년 28,954개로 10년간 

33.85%가 감소한 반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 867개에서 2023년 1,464개로 같은 

기간 168.86%가 증가하였다. 비슷한 추세로, 전국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1,486,980명에

서 1,011,813명으로 31.96%가 감소했으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3,689명에서 

6,678명으로 무려 181%가 증가한 상황이다. 

전체 아동 인구 감소에 비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아동의 급격한 증가는 특수교육 대상 아

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464개에 재원 중인 장애아동 6,678명을 위한 특수교사는 551명, 치

료사는 1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24). 2022년 교육부의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무

려 83%의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지원인력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고 29.3%의 교사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특성에 대한 전문성과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

였다. 이에 특수교육대상 및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관 및 교사와 치료사의 확충은 물론,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교육부, 2023).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장애별 유형을 살펴보면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은 전체 장애 유형 중 

19.2%를 차지하며 해당 아동의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교육부, 2024), 조기발견 및 조

기 진단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 하지만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가 받았던 조기집중행동중재(Early Intensive Behavioural Intrvention, EIBI)이후, 

통합어린이집이나 통합유치원으로 진학 시, 집중중재기간에 받았던 교육의 공백과 더불어 교육

기관과의 교육 연계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한진영, 2021). 따라서 이 시기의 장애 및 장애위

험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영유아학교와 같은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육 지원강화

가 매우 필요하다(박창현, 2022; 임경수, 김은경, 2024). 

최근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중재는 연구실과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 통합어린이집과 

같은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중재를 시행하는 실행과학(implementation science)이 주

목을 끌고 있다(신수진, 남보람, 이소현, 2021; Toolan & Kasari, 2022; Odom et al., 2013; Tupou, 

van der Meer, Waddington, Sigafoos, 2019). 이는 연구자들이 실제 교육환경에서 효과가 입증된 중

재전략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교육현장에 적용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아동

들의 발달에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Smith et al. 2007). 국외의 경우, 통합어린이집

에서 2-6세 사이의 자폐 범주성 장애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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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도교수 중재연구가 그 예이다(Downs et al., 2007; Eldevik et al., 2012; Eikeseth et al., 2012; 

Garfinkle & Schwartz, 2002; Taubman et al., 2001), 개별시도교수는 응용행동분석 원리에 기반한 

중재로 자폐 범주성 장애나 발달장애 아동에게 교육효과가 검증된 중재방법이다(Frank-Crawford 

et al., 2024; Lovaas, 1987; Smith 2001). 개별시도교수(Discrete Trial Training, DTT)는 구조화되어 있

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일대일 교수전략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여러 번의 반복 시도 수로 

구성된다(Steinbrenner et al., 2020). 중재자가 명확한 지시어나 자극을 제시하고 아동의 반응에 따

라 칭찬이나 강화물을 제공하거나 오류수정절차를 제공한다. 지난 20년간 발표된 개별시도교수 

중재 연구 중, What Works Clearinghouse (WWC) 평가지표에 부합한 연구 82개를 선정하여 효과

를 분석한 주제 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에서 개별시도교수는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데 최선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Frank‐Crawford et al., 

2024). 특히 아동이 이전에 하지 못하던 새로운 모방 기술, 대․소근육과 같은 근육의 움직임을 

요하는 모방이나 음성 모방에 효과적임을 밝혔다(Smith, 2001). 국내의 경우, 통합어린이집 환경

에서 이뤄지는 중재로는,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문제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박현옥, 김정현, 

2022)이나 울화 및 자해행동(임희정, 이선희, 백은희, 2020),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자해 

행동(김유림, 이재욱, 2023) 중재가 있다. 국내의 연구는 주로 발달장애 아동들의 도전적 행동 

감소를 위한 중재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며 아동의 특성에 맞춰 학습과 자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통합 상황에서 개별시도교수를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과 자조기술을 익히는데 중요한 모방 능력은 아동의 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인지, 사

회성 발달에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Young et al., 2011). Young 등(2011)은 생후 첫 2

년 동안의 모방 기술 발달이 언어 및 사회인지 발달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

다. 자폐 범주성 장애에서 보이는 모방 능력 결핍은 영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지연된 모방 기술은 언어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Young et 

al., 2011). 모방이란 한 개인의 행동을 시간 차를 두고 따라하는 것으로 모방의 형태는 따라하

도록 제시된 행동에 의해 조절받는다(Baer, Peteron, Sherman, 1967). Cooper, Heron, Heward (2019)

는 모방에 관한 실험적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모방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강화를 제공하면 모방의 빈도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강화가 제공되지 않아도 새로운 

형태의 모방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방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촉구를 제공

하고 나타난 반응과 촉구를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난 정반응 모두 강화를 제공할 것, 

3-5초 이내로 따라한 행동만 강화할 것, 강화는 칭찬이나 관심과 함께 소량의 간식을 강화물로 

제공할 것을 지침하였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위한 모방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물과 대

근육 모방(Espanola Aguirre & Gutierrez, 2019), 사물 모방과 동작모방 및 구강모방(Young et al., 

2011), 사회성 기술을 위한 또래 모방(Garfinkle & Schwartz, 2002) 등이 있다. 특히 사물 모방이나 

신체 모방과 같은 간단한 모방에서 음성 모방이나 얼굴 표정 모방과 같은 복잡한 모방 기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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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달이 이뤄진다는 모방의 계층적 구조(Espanola Aguirre & Gutierrez, 2019)는 아동의 모방 

프로그램 구성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모방 기술을 목표행동으로 하는 중재 외에도 다른 학습

영역기술에 모방 기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중재 모델(Comprehensive Treatment Models, CTMs)에

는 Lovaas 모델(Lovaas, 1987), 덴버모델(Rogers et al., 2000) 등이 있다. 국내의 모방 기술에 관한 

중재프로그램연구는 모방놀이를 통한 감정표현(이희영, 강수균, 2007), 행동모방을 통한 유치원

생의 시각적 조망 수용(최진혁, 2016) 등으로 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심세화 등, 20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어린이집 상황에서 개별시도교수를 적용하여 아동의 모방 

향상을 살펴본 국내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공교

육현장인 통합어린이집이라는 환경을 선정하여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

에게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라고 알려진 개별시도교수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시도교수가 발달장애 아동의 사물 모방 기술에 향상을 가져오는가? 

둘째, 개별시도교수가 발달장애 아동의 소근육 모방 기술의 향상을 가져오는가? 

셋째, 개별시도교수가 발달장애 아동의 대근육 모방 기술의 향상을 가져오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시 국공립 통합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발달장애 아동 3명이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아동 선정을 위해 국공립 통합어린이집의 원장과 원감, 장애통합주임교사, 담당

선정 기준

1 현재 통합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만 4-6세) 

2 의료기관에서 발달지연 혹은 자폐 범주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3
간단한 사물 및 대․소근육 모방 (예, 블록 컵에 넣기, 박수치기, 앉아)을 학습중이나, 또래에 

비해 모방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4 간단한 지시 따르기가 가능한 아동 (예, 일어나, 앉아, 넣어)

5.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표 1>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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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4명으로 구성된 지원팀과 상의를 거쳐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 아동 선정기준은 

<표 1>과 같다.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 대상자의 성별, 장애유형, 언어 및 발달검사점수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대상아동의 특성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고 및 연구자의 관찰 후, 작성하였다. 

아동 1을 제외하고 아동 2와 3의 경우, 개별시도교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동이었다. 아동 1은 

현재 주 2회 응용행동분석을 기반으로 한 중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아동 1이 

받고 있는 타 중재프로그램에서 목표행동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제한적인 기능을 가진 모방 기

술을 목표행동으로 세웠다. 

아동 1 아동 2 아동 3

성별/ 나이 남 / 만 5세a 남 / 만 5세 남 / 만 4세

장애 유형 자폐 범주성 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의심

K-CARSb 31점 31.5점 35.5점

사회성숙도검사

(SMS)C
추정 사회 연령: 2.27세

추정 사회 지수: 51.4

추정 사회 연령: 2세 11개월

추정 사회 지수: 54
미실시

언어적 특성

두 단어를 사용하여 

요구하기 가능하고 간

단한 지시 따르기 가

능함. 반향어를 보임

간단한 지시어를 듣고 수행

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음 

수준의 발성만 가능한 단계

임. 한 글자씩 따라 말하기 

가능

모음 수준의 발성만 가능

한 단계임. 단단어 모방이 

어렵고 발성의 제한이 있

음.

행동적 특성

손털기와 같은 상동행

동 보임. 과제 완료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함. 

뜻대로 안되면 짜증 

내나 10분이내로 진정

됨.

하루 1-2회 정도 방방 뛰면

서 팔을 돌림. 과제를 회피

하기 위해 드러눕거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도 함. 갑자

기 울때가 있으나 오래 가

지 않음.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 함. 

양손을 눈 앞에 대며 흔

들거나 날개짓 하듯 손을 

움직이기, 까치발 걷기와 

같은 감각추구와 상동행

동 자주 보임. 과제를 제

시할 때 시각적 집중력이 

떨어짐.

a 생활연령은 2024. 7. 1 기준으로 산출됨
b K-CARS 2-ST: 한국판 아동기 자폐평정척도2 표준형(Korean-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2nd–Standard, 이

소현, 윤선아, 신민섭, 2019)
c SMS: 사회성숙도검사(Social Maturity Scale, 김승국, 김옥기, 1995) 

<표 2> 연구 대상자 기본 정보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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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여 독립변인인 개별시도교수가 종속변인

인 모방 기술의 향상을 가져오는가를 평가하였다. 3명의 발달장애 아동에게 개별시도교수를 진

행하였고 아동의 사물 및 대․소근육 모방 기술 향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연구자는 해

당 어린이집을 주 2-3회 이상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및 학부모와의 협조 아래 대

면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를 실행하였다. 

3. 연구 환경

연구자는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및 학부모와의 협조 아래 대면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소

통하며 아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어린이집을 주 2-3회 이상 방

문하여 중재를 실행하였다. 

1) 기록 검토

연구 대상에 대한 기초 정보 및 병원 진단 결과 기록지는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동의를 거쳐 

수집하였다. 원장과 원감, 부장교사,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유아의 특성 및 생활에 대한 기

초 정보를 수집하였고 병원 평가기록지는 학부모에게서 제공받았다. 

2) 연구 장소 및 기간

이 연구는 인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발달장애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으며, 중재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치료실에서 실시하였다. 치료실에는 아동용 책상과 의자 

2개, 3단형 낮은 교구장 2개가 치료실 한 쪽벽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교구장에는 아동용 

장난감과 치료용 교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연구 대상 아동과 연구자는 마주 보고 앉았고 교

구장은 아동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해 중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0cm×140cm의 매트를 이용하여 교구장을 가려 자리 배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는 주 2-3회

씩, 회기당 30분 정도 진행하였고 연구 목적을 위해 영상은 녹화되었다. 연구 기간은 2024년 4

월부터 7월까지였다. 

4. 연구 절차

1) 기초평가

연구 대상 아동들의 해당년도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고려하여 아동들의 수행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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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어린이집 장애통합 주임교사와 담당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2차례의 아동 관찰을 

통해 기초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현 학업 습득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지시 따르기와 모방 기술 여부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아동이 지시어인 선행자극을 따라 3

초 이내에 정반응을 보였을 경우는 +로, 3초 이내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수행 기준에 따라 반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오반응으로 보고 –로 기록하였다. 기초평가 시에는 강화물을 제공하

지 않았고 오반응에 따른 오류수정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아동의 반응에 따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모방 기술 평가 아동 1 아동 2 아동 3 지시따르기 평가 아동 1 아동 2 아동 3

박수쳐 + + + 앉아 + + +

만세 + + + 일어서 + - -

책상 두드리기 - - + 블록 컵에 넣어 + + -

<표 3> 모방 기술과 지시따르기 기초평가 목록 및 반응

2) 자극 선호 평가

두 자극 선호도 평가(paired stimulus assessment)를 통해 아동이 선호하는 음식물이나 장난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동 1에게는 가장 선호하는 시리얼과 낚시 장난감, 자석이 붙

은 장난감이 제공되었고, 아동 2에게는 마이쮸, 비타민과 꼭지 퍼즐이 제공되었다. 아동 3에게

는 마이쮸, 비타민, 레고 장난감이 제공되었다. 

3) 조작적 정의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사물 모방, 대․소근육 모방 기술이다.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표 

4>와 같다. 

4) 기초선

기초선 절차는 중재와 동일하였으나 연구 대상 아동에게 촉구나 칭찬, 강화물과 오류수정절

차를 제공하지 않았다. 목표 행동은 총 6가지로 사물을 이용한 모방 기술은 총 20개의 학습단

위(learn unit, LU), 곤지곤지, 폼폼 옮기기, 한 발 서기, 장애물 건너기, 한 바퀴 돌기는 각각 10 

LU씩 실시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 아동의 모방 기술에 대한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초선 

자료가 안정적일 때 중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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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행동 조작적 정의 정반응 오반응

사물 

모방 

블록 

모방

선행자극 후 3초 이내, 

색깔이 다른 2개의 크고 

작은 블록을 제시된 대

로 동일한 색의 블록을 

동일한 위치에 정확히 

놓는다.

선행자극 제시 후 3초 

이내, 한 손은 블록을 

고정하고 다른 한 손은 

제시된 모양대로 블록을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

3초 이상 반응이 없거나 

목표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해당되는 촉구이

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근육 

모방

곤지 

곤지

선행자극 후 3초 이내, 

한 쪽 검지손가락을 다

른 쪽 손바닥에 찌르는 

동작을 수행한다.

선행자극 제시 후 3초 

이내, 한쪽 손 검지를 

다른 손 손바닥에 대고 

찌르는 동작을 수행한

다.

3초 이상 반응이 없거나 

목표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해당되는 촉구이

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폼폼 

옮기기

선행자극 후 3초 이내, 

한 손으로 플라스틱 집

게를 잡고 접시에 놓인 

크기 30mm의 폼폼을 옆

에 놓인 다른 접시 위에 

옮긴다.

선행자극 제시 후 3초 

이내, 집게로 폼폼을 집

어 접시 위에 올린다. 

3초 이상 반응이 없거나 

목표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해당되는 촉구이

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근육 

모방

한 발 

서기

선행자극 후 3초 이내, 

한쪽 발을 지면에서 1초 

이상 위로 들어 올린다.

선행자극 제시 후 3초 

이내, 한 발을 1초 이상 

지면으로부터 들어 올린

다.

3초 이상 반응이 없거나 

목표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해당되는 촉구이

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애물 

건너기

선행자극 후 3초 이내, 

한 발을 들어 올려 높이 

4센티, 길이 90센티의 

종이블럭로 만든 장애물

을 건넌 후 연이어 다른 

한 발을 들어 올려 장애

물을 건넌다. 

선행자극 제시 후 3초 

이내, 아동의 발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건너간

다. 

3초 이상 반응이 없거나, 

장애물을 밟거나 두발로 

뛰어넘거나 목표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해

당되는 촉구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 바퀴 

돌기

선행자극 후 3초 이내, 

한 쪽 방향으로 한 바퀴

를 돌아 제 자리에 선

다. 

선행자극 제시 후 3초이

내, 한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 시작한 위

치에 선다.

3초 이상 반응이 없거나, 

한 바퀴가 안되게 돌거나 

한 번 이상 돌았을 때, 목

표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

이거나 해당되는 촉구이상

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표 4>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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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

본 연구의 중재는 블록을 이용한 사물 모방과 대․소근육 모방으로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중재에서 쓰인 개별시도교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물 모방은 2개의 색깔이 다른 길고 

작은 블록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제시하는 간단한 블록 모양을 따라 하도록 하였고 총 20개의 

학습단위(LU)를 시도하였다. 소근육 모방은 양손을 이용한 곤지곤지 동작과 플라스틱 집게를 이

용하여 접시에 폼폼 옮겨 담기 각각 10번씩, 총 20개의 LU를 측정하였다. 대근육 모방은 한 발 

서기, 장애물 건너기, 한바퀴 돌기 각각 10번씩, 총 30개의 LU를 측정하였다. 대근육 모방 중재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연구자는 아동과 30센티 정도로 가까운 거리를 두고 서서 진행하였다. 

이는 아동이 넘어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중재는 두 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촉구를 활용한 중재단계로, 전체 신체 촉구단계(hand 

over hand, HOH)와 부분 신체 촉구단계(partial physical prompt, PP)였으며, 두번째는 독립반응과 

오반응 수정단계(independent & error correction procedure)였다. 촉구는 최대 촉구에서 최소 촉구 단

계 순서로 진행하였다. 독립반응에서 오반응인 경우, 부분 신체 촉구(partial physical prompt, PP)

를 제공하여 정반응을 배울 수 있도록 한 후, 선행자극을 다시 제공하여 정반응을 유도하였다. 

각 단계에서 2회 이상 연속으로 80%이상 정반응 수행률을 보였을 때 해당 단계가 완료된 것으

로 보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였다. 중재와 유지 동안, 정반응의 경우는 +로 기록하고 칭찬과 강

화물을 제공하였다. 강화물은 아동의 개별과제의 난이도와 수행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고정비

율과 변동비율 강화계획을 세워 진행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개별화시도교수에서는 학습단위(learn unit, LU)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학습 단위는 지시어인 선행자극과 아동의 반응, 반응에 따른 결과를 말한다(Greer, McDonough, 

1999). 선행자극 제시 후 아동의 반응이 정반응이면 +, 오반응이나 무반응은 –로 기록하였다. 

무반응은 선행자극 제시 후, 3초 동안 반응이 없을 때로 정하였다. 각 모방영역의 목표행동에 

따른 정반응과 오반응의 기준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각 모방 영역별로 정반응

을 보인 학습 단위 수를 전체 학습 단위 수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시각화하였다. 

중재 효과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Tau-U 온라인 계산 프로그램(http://www.singlecaseresearch.org/ 

calculators/tau-u)을 사용하였다. Tau-U 값은 0.93∼1.00은 중재 효과가 크고, 0.66∼0.92는 중간 효

과, 0∼0.65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해석하였다(Parker & Vannet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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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찰자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제 2의 관찰자가 각자 녹화된 영상을 보며 관찰자 간 신뢰도를 측

정하였다. 연구자는 미국의 행동분석가 자격위원회(Behavior Analysis Cerfitication Board, BACB)에서 

행동분석가(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BCBA) 자격을 취득하고 다년간의 개별시도교수 경험

이 있는 응용행동분석 박사과정생이다. 제 2의 관찰자는 교육학 석사 졸업 후, 국제행동분석전

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코스워크와 필드워크 수련 중이다. 연구자는 제2의 관찰자에게 

종속변인인 모방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숙지하게 한 후, 측정 연습을 실시하였다. 관찰자 신뢰

도가 90% 이상 되었을 때 기초선, 중재 단계, 유지 전 회기의 각 단계의 30%를 산정하여 점검

하였다. 관찰자 간 신뢰도는 개별시도교수의 일치도를 보인 시도 수를 총 학습 단위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관찰자 간 신뢰도는 98.64%(96.67∼100%)로 나타났다. 

7. 중재 충실도

중재 충실도는 중재 내용을 절차에 맞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중재 종료 후, 녹화

한 동영상을 무작위로 30%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중재 충실도는 Teacher Performance Rate and 

Accuracy Scale(TPRA)를 일부 수정하여 9개 문항의 3점 척도로 평가하였다(Ross et al., 2005). 연구

자는 교육학 석사 졸업 후, 국제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코스워크와 필드워크 

수련 중인 제 2 관찰자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응용행동분석을 전공 중인 제 3의 

관찰자에게 연구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관찰자 2명은 각각 녹화된 동영상을 보며 분석하였다. 

중재충실도는 전체 척도 점수의 합을 표시된 척도 점수의 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

로 환산하였다. 중재 충실도는 89.96%(70∼100%)로 나타났다. 

8. 사회적 타당도

사회적 타당도는 중재평정프로파일(Intervention Rating Profile, IRP)을 사용하여 해당 어린이집 

교사 3명과 부모 3명을 대상으로 중재 목표와 결과의 중요성 및 절차의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Witt & Martens, 1983). 이 타당도는 20개 문항의 6점 척도로 총합이 높을수록 수

용성이 더 높은 것이다. 평가 결과, 학습에 미치는 효과항목인 ‘개별시도교수는 아동에게 유용

할 것이다’가 가장 높은 점수인 5.4점을 받았고 ‘테크니컬한 기술이 적어서 교사나 부모가 쓸 

수 있다’라는 항목과 ‘효과적으로 중재하는데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아도 교사나 부모가 이 중재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실행의 용이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5.3점)를 받았다. 사회적 타당도

의 평균값의 범위는 3.8점에서 5.4점이었고 평균은 4.74로 높게 나왔다. 



이성은․이영지 / 개별시도교수가 통합어린이집 발달장애 아동의 모방 기술에 미치는 효과

- 53 -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별시도교수가 발달장애 아동의 모방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합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3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다. 

중재는 전체 신체 촉구 단계와 부분 신체 촉구 단계를 거쳐 독립반응과 오반응 수정단계 순으

로 시행하였다. 

1. 사물을 이용한 모방 기술

블록을 이용한 모방 기술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기초선에서 아동들의 수행도는 0∼25%

로 평균 5%를 보였다. 개별시도교수 중재 이후의 수행도를 살펴보면, 전체 신체 촉구 단계의 

경우, 아동 세 명의 수행률은 평균 100%였고 부분 신체 촉구 단계에서는 평균 93.33%, 독립반

<그림 1> 발달장애 아동의 사물 모방 수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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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오반응 수정단계에서는 평균 75%(62.5∼82.5%)를 보였다. 특히, 아동 1과 아동 2는 촉구 

단계 이후, 각각 4번, 2번의 중재를 거쳐 완료하여 높은 수행률을 보였다. 유지 단계를 살펴보

면, 아동 1은 평균 80.25%(75∼89%), 아동 2는 평균 77.75%(69∼85%), 아동 3은 평균 81.5%(73∼

89%)로 전반적으로 높은 유지 수행률을 나타냈다. 특히, 아동 2는 독립반응과 오반응 수정단계

에서 중재 2회 만에 평균 80% 이상의 수행률을 연속으로 나타내어 해당 성취 기준을 빠르게 

충족하였다. 아동 3은 중재 단계에서 시각적 감각 추구로 인해 3초 이내 반응하지 않아 오반응 

처리되는 어려움을 보였으나 유지 단계에서 평균 81.5%의 수행률을 보여 향상된 결과를 나타

냈다. Tau-U 효과 크기는 중재효과가 크다고 나타났다(Tau-U=-1.000, 90% CI=-1.000∼-0.360).

2. 소근육 모방 기술

곤지곤지 동작과 폼폼 옮기기 동작을 이용한 소근육 모방 기술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기

초선에서 아동들의 수행도는 평균 0%였으나 개별시도교수 중재 이후 수행도는 아동 세 명 모

<그림 2> 발달장애 아동의 소근육 모방 수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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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향상되었다. 전체 신체 촉구 단계에서 아동 세 명의 수행률은 평균 99.17%(97.5∼100%)였고, 

부분 신체 촉구 단계에서는 평균 95%(87.5∼100%), 독립반응과 오반응 수정단계에서는 평균 

83.33%(78.75∼88.75%)의 높은 수행률을 보였다. 특히 아동 세 명 모두, 독립반응과 오반응 수정

단계에서 중재 4회 만에 평균 80% 이상 2회 연속의 수행률을 보여 해당 단계 성취 기준을 빠

르게 완료하였다. 유지 단계를 살펴보면, 아동 1은 평균 82%(75∼89%), 아동 2는 평균 83.5%(68

∼92%), 아동 3은 평균 87%(73∼100%)로 중재 효과가 지속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u-U 효과크기는 중재효과가 크다고 나타났다(Tau-U=-1.000, 90% CI=-1.000∼ -0.418).

3. 대근육 모방 기술

한 발 서기, 장애물 건너기, 한 바퀴 돌기동작을 이용한 대근육 모방 기술의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기초선에서 아동들의 수행도는 평균 8%(0～23%)였으나 개별시도교수 중재 이후 

<그림 3> 발달장애 아동의 대근육 모방 수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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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도는 다음과 같이 향상되었다. 전체 신체 촉구 단계에서 아동 세 명의 수행률은 평균 

98.33%(96.5～100%)였고, 부분 신체 촉구 단계에서는 평균 90.44%(76.33～98.5%), 독립반응과 오

반응 수정단계에서는 평균 80.25%(80.0～80.75%)를 보였다. 특히, 아동 세 명 모두, 독립반응과 

오반응 수정단계에서 중재 4회 만에 평균 80% 이상 2회 연속의 수행률로 해당 단계를 완료하

였다. 유지 단계를 살펴보면, 아동 1은 평균 86%(83～93%), 아동 2는 평균 81.75%(80～84%), 아

동 3은 평균 92%(84～96%)를 나타내 세 아동 모두 중재 효과를 유지하였다. Tau-U 효과크기는 

중재효과가 크다고 나타났다(Tau-U=-1.000, 90% CI=-1.000∼ -0.418).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별시도교수가 발달장애 아동의 모방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합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발달 장애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시도

교수로 모방 능력을 학습한 아동들은 사물 모방 능력, 대․소근육 모방 능력 모두에서 큰 효과

크기의 향상을 보였으며, 중재 후에도 모방 능력은 유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의의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어린이집이라는 환경은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며 배움이 이뤄지

는 곳이다. 교사,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에 궁극적으로 자연스런 중재가 가능

하며, 아동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운 기술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사회적 의사소통이 장애의 주된 요인인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합교육환경을 선택한 부모들은 자녀가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성을 학습할 수 있고,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이유로 통합교육 환경을 선택하였다고 보고했다(이소현, 윤

선아, 2017). 발달장애 아동에게 통합교육 환경은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모방, 우연교수를 통

한 학습이 어렵기에 개별 집중 중재 또한 필요로 한다(Smith, 2001). 따라서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개별시도교수가 함께 시행되는 것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통합어린이집에서 전문가의 개별시도교수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임경수, 김은경, 2024). 현실적 제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어린이집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시도교수가 가능함을 보여주어, 실제 현장 적용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아동의 모방 능력은 언어와 인지, 사회성 등 전반적 발달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제

로서, 교사와 또래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모방이 궁극적 목표가 된다. 

또한 모방 능력은 조기에 습득할수록 발달을 촉진하기에 영유아기부터 아동기의 모방 중재는 

더욱 중요시된다(Young et al., 2011). 이러한 중요성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방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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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teinbrenner et al., 2020). 하지만, 국내의 경우, 

주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 아동 연구가 대부분이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

방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심세화 외, 2023). 본 연구는 4-6세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모방 

중재를 실시한 연구로, 부족한 연구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며 효과성 탐색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들이 통합어린이집에서 연구 이전부터 모방 기술을 학습하고 있었지만, 그

룹 상황에서는 학습의 속도가 느려서 기초선 기간 동안 도움없이는 모방이 불가했던 것에 비해 

중재 이후에는 오류 수정을 포함한 독립적 수행부터 유지까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지만 집중적인 모방 개별교수가 효율적으로 통합어린이집에서 활용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

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셋째, 사회적 타당도 결과, 본 연구의 중재 과정을 관찰한 교사들은 중재 방법이 아동에게 

유용하며, 적합하다고 여긴다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중재 적용도 복잡하지 않아 

간단한 훈련으로 교사들의 직접 중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

율적인 중재를 위해 교사나 치료사가 직접 증거기반의 개별시도교수 훈련을 받아 실시해야 한

다는 선행연구(이소현, 홍경, 강수연, 2012)를 뒷받침하며, 실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

지만 발달장애 아동에게 여전히 개별적인 중재가 필요하기에, 잠시 동안이지만 통합환경에서 

분리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훈련 받은 어린이집 교사의 중재 충실도에 관한 뒷받침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재와 유지 단계

까지만 측정이 되었고, 일반화 측정이 불가하였다. 통합어린이집의 교육 일정으로 일반화 측정

이 불가했는데, 모방 능력의 향상이 아동의 실제 어린이집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는 일반화 측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시도교수를 통해 향상된 능

력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화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은 손뼉 따라치기와 같은 간단한 모방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미 

습득된 모방 능력이 이후 모방의 큰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에 비해 

낮은 능력이었고, 습득 속도가 느렸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방 능력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더 폭넓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통합어린이집 상

황에서 분리하여 개별시도교수를 시행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분리를 경험케 하였다. 개별시도교

수가 필요한 발달 장애아동들이지만, 통합상황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집중 교육 실행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발달 장애아동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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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ing Imitation to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ing Discrete Trial Training in 

an Inclusive Preschool*

Sungeun Lee** (Baekseok University)

Youngzie Lee***(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imitation training using discrete trial training is effective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ultiple prob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s study was conducted in an 

inclusive preschool. The targeted imitation skills included object imitation, fine motor imitation, and gross 

motor imitation tasks. The results indicated all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imitation skills across each domain(Tau-U=-1.000), and these effects were maintained after the training 

was completed.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discrete trial training is feasible in an inclusive 

preschool and effective in improving imitation skill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discussions on special education and intervention 

delivery in inclusive preschoo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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