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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가정에서 실시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아스퍼거 증후군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스퍼거 증후군 남자 아동 1

명을 대상으로 AB 설계를 사용하여 기초선, 중재 순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중재는 기능평가를 기초로

하여 기초선 자료 수집 이후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후속결과 중재, 장기적 지원으로 계획하여 연구자

및 대상 아동의 모가 가정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상 아동의 일과 중 성경쓰기 과제 이후에 보였던 문제행

동과 성경쓰기 과제 수행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배경 및 선행사건, 후속결과, 장기적 지원의

다요소 중재를 통하여 기초선 보다 문제행동의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과제 수행도가 향상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실시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문제행동 및

과제 수행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중재의 특성, 대상 아동의 특성,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주제어> 아스퍼거 증후군,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문제행동,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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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44년 Hans Asperger에 의해 소개되고, 1981년 Lorna Wing에 의해 본격적으로 알려진 아스퍼

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이하 AS)은 전형적인 자폐(Autistic Disorder: AD)와는 다르게 평균

이나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지만 사회적 능력 및 화용적인 언어 능력에서의 어려움, 반복적

이고 정형화된 행동 패턴, 감각 및 운동 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발달장애이다(Attwood, 2010). 최

근 발표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판인

DSM-5에서는 자폐성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를 장애 정도 및 지원 정도의 수준으로 하위

범주를 나누어 AS가 포함되지 않았으나(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1994년에 전반적 발

달장애(PDD) 아래 하위 진단명으로 포함된 이후부터 DSM-Ⅳ-TR에 이르기까지 자폐와는 다른

진단명으로 존재하였다(APA, 2000). 

이러한 AS 학생에게는 행동적으로 부주의함, 분노 폭발, 불안과 두려움 등의 문제를 보이기

도 하는데(손승현, 2008; Attwood, 2010) AS에게 보이는 분노 폭발이나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AS 학생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이다(Church, 

Alisanski, & Amanullah, 2000; Lee, 2009). 이러한 문제행동은 사회적인 단서를 이해하는데 어렵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실패의 경험으로 오는 불안, 강박적인 행동 패턴 등과 결합하여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Attwood, 2010; Sansosti, Powell-Smith, & Cowan, 2010). 이러한 행동상의 특성으로

인해 교사 및 치료사 등의 관련인들은 AS 학생들에게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중재를

제공하여 학생의 행동과 정서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Safran, Safran, & Ellis, 2003). 

앞서 언급하였듯이 AS 학생들은 평균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고, 추상적인 사회적 단서를

어려워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형적인 자폐와는 다른 중재 방법이 필요한데 AS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impson, Ganz, & Mason, 

2012). 

Myles와 Simpson (2002)에 의하면 높은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

는 인지 행동 중재가 AS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국내의 한 연구(김은경, 2012)에서도 AS 학생

의 사회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인지 중심 접근의 중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효과적이라

고 하였다. 인지 행동 중재는 자기조절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교수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행동의 일반화를 증대하며 보다 더욱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며 자기관리 기술, 문제해결 훈련, 분노조절 훈련 등이 포함된다(양명희, 2012). 이렇듯

AS 학생들에게 인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학생이 어려워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과 자

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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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동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처벌 중심의 중재를 사용하기 보다는 학생에게 보

이는 문제행동의 주변 환경을 수정하여 학생이 능동적으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

술을 교수하는 문제행동 예방 전략인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al Supports: 이하 PBS)의

개발 및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Clarke et al., 2002). 이러한 PBS는 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고, 장애를 지닌 학생과 그 가족에게 의미 있고 그들을 존중하며 철학적이고 가

치 중심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능력을 지원함으로써 문제행동의 감소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양명희, 2012; Bambara & Kern, 2008; Scheuermann & 

Hall, 2009).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체계를 변화시킨다는 요소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하

며 학교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교직원, 행정가들이 모두 PBS 실행에 참여하며 가정에서

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 참여하게 된다(Bambara & Kern, 2008; Scheuermann & Hall, 2009). 

이러한 PBS는 학교차원, 학급차원, 개별차원의 PBS로 실시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학교차원

의 PBS가 많이 이루어지고, 필요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학급차원이나 개별차원

의 PBS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미선, 박지연, 2005; 민지영, 김은경, 2011; 이수정, 이소현, 

2011; 최미점, 백은희, 2015; 최진화, 류명옥, 노진아, 2015).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학교나 유치원

외에 가정에서 PBS가 실행된 연구도 이루어졌다(김미선, 2009; 문회원, 박지연, 2008). 이러한

PBS 관련 선행연구들은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적 의사소통, 사회성 기술, 과제수행

행동, 과제 성취도 및 과제 참여행동 등 다양하게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나(박혜진, 신현기, 

2010; 최승희, 이효신, 2011; 한홍석, 박주연, 2011) 연구대상이 다양하지 않고, 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신지체나 ASD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사회적인 해석의 어려움을 보이는 AS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자연스러운 환경인 가정에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인지 행동 중재를 요소로 하는 PBS 실행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AS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실시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AS 초등학생의 문제행동 및 과제 수행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2. 연구문제

첫째, 가정에서 실시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AS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정에서 실시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AS 초등학생의 쓰기 과제수행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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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AS 진단을 받은 1명의 초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AS로 진단받은 아동

둘째,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K-WISC-Ⅲ) 결과 IQ 지수 70 이상인 아동

셋째, 문제행동으로 인해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부모로부터 보고된 아동

넷째,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다섯째, 본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대상 아동의 구체적 특성은 다음 <표 2-1>과 같다. 

2.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단일대상연구 방법 중 A-B설계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이 설계는 중재를 실시하

지 않는 상황인 기초선 단계에서 대상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중재 단계에

서 중재로 인한 대상 아동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기초선과 중재 단계로 이루어진 설계이다

(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0). 따라서 독립변인으로 인한 종속변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

초선, 중재의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수립한 기준에 충족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 최소 3회기 이상의 안정적인 자료를 수집한 후에 중재를 시작하였다. 단일대

상연구 방법의 특징 중 하나는 유연성으로 중재 및 설계의 변경이 연구 도중에도 가능하다는

점이다(양명희, 2015; Kazdin, 2016). 이에 중재가 시작된 이후에 아동의 반응에 따라 독립변인인

중재에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된 중재를 실시하였다. 중재 종료 기준인 중

재 목표는 문제행동의 발생률이 연3회기 0%를 보이면 중재를 종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

였으나 과제 수행도에서 많은 향상을 보이지 않아 칸이 있는 공책으로 자료를 변경하는 것을

추가하여 두 번째 중재를 실시하였으므로 중재 목표를 성경쓰기 정확도가 연3회기 80% 이상이

면 중재를 종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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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연령 만 9세 10개월

학년 초등학교 4학년

성별 남

장애유형 아스퍼거 증후군

K-WISC-Ⅲ

전체 지능(FSIQ) : 137

동작성 지능(PIQ) : 128

언어성 지능(VIQ) : 144

KISE-BAAT

읽기 : 100

수학 : 100

쓰기 : 84(글 구성력 44)

학업적 특성

∙ 수학과 과학에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며 관련 책 읽기를 좋아함. 

∙ 기초학습 영역 중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글씨 쓰기(handwriting)에서 정확도와

유창성이 떨어져 글자의 크기가 다르고 글자를 겹쳐 써서 알아보지 못함. 3학년까지

는 학교성적이 상위권이었으나 서술형평가로 인해 성적이 떨어졌으며 이점을 대상

아동 또한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 

언어적 특성

∙ 자신의 관심사(과학, 통계 자료)에 대해 성인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함. 

∙ 기본적인 얼굴 표정의 인지는 가능하나 복잡한 비언어적인 단서를 해석하는데 어려

워함. 

∙ 어색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수 있으며 두 번 정도의 대화가 오고가

는 것은 가능함. 

사회․정서적

특성

∙ 또래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은 습득하였으나 수행의 어려움을 보임. 

2~3명의 집단에서는 어울릴 수 있으나 집단이 커질수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

관함. 

∙ 자신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또래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2~3명의 친구들과 방과 후에 놀이를 함. 

∙ 상황 인지를 어려워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분노폭발을 보였으나 최

근에는 그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는 표현을 함. 

∙ 모나 여자형제와의 관계가 집중적이었으나 최근 부와의 관계가 호전되어 전체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대상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지지가 높은 편임. 

행동 특성

∙ 자신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울거나 언어적인 공격행동

(뭐 이래!, 마귀가 따로 없어! 등)을 보이며 물건을 파괴하려는 공격행동(문을 쾅 닫기, 

던지기 등)을 보임. 

∙ 자신의 행동을 계획한대로 조직하여 행하는 자기조절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보였지만

집에서의 일과를 예측 가능하게 구조화시켜 자기점검을 통해 행동을 조절하고 있음. 

<표 2-1> 대상 아동 검사 결과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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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실험 기간 및 장소

총 실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다. 연구 대상 아동의 선정은 9월 13일에 부모

와 대상 아동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기능평가는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

었다. 10월 16일부터 문제행동 및 과제수행에 관한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초선 자료 수

집 후에 중재를 시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재 및 관찰은 대상 아동의 가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인위적인 환경이 아닌 대상 아동이 생

활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대상 아동은 글씨 쓰기에 어려움을 보여 하루 일과

중 성경 한 페이지를 쓰기 연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다. 연구자와의 수업이 끝난 후 성경

쓰기를 하는 거실과 아동이 성경쓰기를 하는 동안 연구자와 대상 아동 모와의 상담이 이루어지

는 아동의 방에서 중재 및 관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대상 아동 모와의 면담을 통해

선정되었다.

2) 기능평가

기능평가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사건이나 후속결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고, 문

제행동에 관한 가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절차이다(양명희, 2012; Bambara & 

Kern, 2008). 이 연구에서는 기능평가의 세 가지 방법인 간접적 방법, 직접적 방법, 기능분석(양

명희, 2012) 중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행동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1) 간접적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부모 및 대상 아동 면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부모 면

담을 통해서 삶의 주요 사건들, 건강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한 개괄적 정보와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사건, 후속결과 등 문제행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체적 정보를 모두 수집하였다. 대상 아

동의 문제행동은 연구자와의 수업이 끝나고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특히 빈번하게 발생

하고, 엄마를 향해 언어적인 공격행동을 하거나 문을 크게 닫는 등의 물건 파괴 행동으로 나타

나며 그 외에 가정에서의 다른 상황에서는 문제행동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Durand와 Crimmins (1988)의 문제행동 발생동기 평가척도(Motivation 

Assessment Scale: MAS)를 대상 아동의 모가 작성하였다. 문제행동 발생동기 평가척도(MAS)를 사

용하여 문제행동의 동기를 파악한 결과 <표 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물건 파괴하기와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하기는 보상변인과 가장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상 아동과

의 면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

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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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적 방법

직접적인 방법으로 연구자가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직접 관찰하였다. 연구자와 모와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에서의 직접 관찰과 대상 아동이 거실에서 성경쓰기를 하는 상황은 동영

상 촬영을 통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관찰하였다. 

직접 관찰에 대한 ABC 분석 결과 <표 2-3>과 같이 대상 아동은 관찰 기간인 연구자와의 수

업이 끝난 후 부모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행동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성경 쓰기의 결과물

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엄마의 지시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성경쓰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시에는 문제행동을 보였다. 또한

      상관순위

문제행동

1 2 3 4

전체

점수

평균

점수

전체

점수

평균

점수

전체

점수

평균

점수

전체

점수

평균

점수

물건 파괴하기
보상변인 회피변인 관심변인 감각변인

20 5 13 3.25 7 1.75 4 1

신체 및 언어적

공격하기

보상변인 회피변인 관심변인 감각변인

20 5 13 3.25 7 1.75 4 1

<표 2-2> 문제행동 발생동기 평가척도 검사 결과

날짜 선행사건(A) 행동(B) 후속결과(C)

9/25

성경쓰기 결과물을 자세히 본 후

구체적으로 글자를 가리키며 너

무 못썼다고 다시 쓰라고 말함. 

아동은 울먹이는 작은 목소

리로 “너무해.”라고 말함.

성경쓰기 활동을 다시 함.

9/27

엄마는 성경쓰기 결과물을 자세

히 보지 않았고, 알겠으니 아이패

드를 가져오라고 말함. 

아동은 “앗싸~”라고 말하며

아이패드를 가지러 감.

엄마는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주었고, 아동은 15분

간 게임을 함. 

10/1

성경쓰기 결과물을 자세히 본 후

“우리 아들 오늘 글씨 잘 썼네.”

라고 칭찬하고, 아이패드를 가져

오라고 말함.  

아동은 “네~”라고 말하며 아

이패드를 가지러 감.

엄마는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주었고, 아동은 15분

간 게임을 함.

10/4

성경쓰기 결과물을 대충 훑어 본

후 너무 못 썼으니 다시 쓰라고

지시함.

아동은 큰 소리로 “자기 마

음대로야! 엄마는 악마야!”라

고 말하며 문을 쿵 닫고 방

을 나감. 

엄마는 아동을 불러 게임

시간이 5분 단축되었다고

말함. 

<표 2-3> ABC 분석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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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쓰기 결과물에 대한 엄마의 피드백이 구체적일수록 대상 아동에게 보이는 문제행동의 강도

가 약하고, 피드백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문제행동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가설설정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

였다. 검증 가능한 가설 문장에는 아동의 이름, 선행사건,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기능을 포함해

야 한다(양명희, 2012).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 세 가지의 가설을 기술하였다.

가설 1
성경쓰기 후 다시 쓰라는 지시를 받으면 OO는 과제를 피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크게 닫는 행동을 한다. 

가설 2
성경쓰기 후 다시 쓰라는 지시를 받으면 OO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소리

를 지르거나 문을 크게 닫는 행동을 한다. 

가설 3
성경쓰기 후 구체적이지 않은 피드백을 받으면 OO는 과제를 피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기 위해 크게 소리 지르고 문을 크게 닫는 행동을 한다. 

<표 2-4> 문제행동에 대한 가설

3) 기초선

대상 아동에게 중재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인 기초선 단계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자료와 성

경쓰기 과제수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성경쓰기 과제에 대해 모의

일관되지 않은 피드백과 강화물(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이 제공되었다. 하루 일과 중 연구자와

모의 부모 상담 및 대상 아동의 성경쓰기 과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부모 상담이 끝나는 시간

까지 대상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4) 중재

중재는 기능평가를 기초로 하여 기초선 자료 수집 이후 연구자에 의해 계획된 중재를 연구

자 및 대상 아동의 모가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에게 적용한 구체적인 중재의 내용은 <표 2-5>

와 같다. 

(1)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는 문제행동의 촉발요인들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변화되어서 더 이상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양명희, 2012; 

Bambara & Kern, 2008; Scheuermann & Hall, 2009). 이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이 성경쓰기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문제행동의 강도가 약하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선행사건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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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쓰기 결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채점 및 평가 할 수 있도록 채점 기준안을 마련하였

다. 채점 기준안은 낱글자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각각의 낱글

자가 서로 겹쳐지지 않았는지, 글자의 크기가 일정한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

한 채점 기준안을 마련한 후에 대상 아동에게 각각의 규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성경 쓰기 이후

에 스스로 자신의 결과물을 원본과 비교하여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자기점검의 방법을 교수하였

다. 이에 대상 아동은 성경 쓰기 과제 수행 후에 스스로 원본과 비교하여 채점을 하였으며 자

기점검지에 그 날의 점수를 기입하였다. 

이러한 채점 기준안을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도에는 많

은 변화를 보이지 않아 추가적인 선행사건 중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중재 단계에서 대상 아

동은 성경쓰기를 줄 공책에 작성하였고, 두 번째 중재에서는 칸 공책으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칸 공책을 통해 대상 아동이 칸에 맞게 글씨의 크기를 조절하고 띄어쓰기를 하

여 과제수행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선행사건 중재를 추가한 것이다.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후속결과 중재 장기적 지원

∙ 채점 기준안을 마련하여 자기점검

을 통해 직접 자신의 쓰기 결과물

을 채점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 줄 공책으로 제공되었던 자료를

칸이 있는 공책으로 제공하여 과

제 수행 시 아동이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엄마로부터 칭찬을 듣는

다. 

∙ 정해진 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 

∙ 복잡한 문제해결 기술을 가

르친다. 

∙ 과제의 길이가 많은 경우

“써야하는 양이 너무 많아

요. 줄여주세요.”라는 요청

하기 기술을 가르친다.

 

<표 2-5> 대상 아동에 대한 다요소 중재 내용

(2) 후속결과 중재

문제행동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배경이나 선행사건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동 발생에 뒤따라 그 행동이 제공하는 목적 또는 기능, 행동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조건 또

한 고려해야 한다(양명희, 2012; Bambara & Kern, 2008). 이 연구에서는 후속결과 중재와 관련하

여 대상 아동의 목표행동에 대해 정적강화를 하였다.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란 증가시키

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발생하면 즉시 유쾌하고 정적인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그 표적행동

의 미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양명희, 2012). 따라서 성경쓰기 과제 수행의 목표 도달 행

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시키기 위하여 성경쓰기 과제 이후 대상 아동 모는 사회적 칭찬

과 함께 대상 아동이 선호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강화하였다. 성경쓰기 과

제 완성 후 채점을 하였고, 60점 이상일 경우 이러한 정적강화가 적용되었다.



행동분석・지원연구

- 74 -

대상 아동이 추상적인 표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므로 대상 아동 모가 제공하는 사회

적 칭찬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연구자는 대상 아동 모에게 칭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 아동이 신체적 접촉을 좋아하여 안아주기와 같은 신체적 접촉과

함께 “글씨가 겹쳐지지 않았고, 예쁘게 잘 썼다.”와 같이 대상 아동의 모는 구체적인 칭찬을 제

공하였다. 

(3) 장기적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네 번째 요소는 장기적인 예방 및 긍정적인 성과 유지로 대상의 삶의 양

식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되며(Bambara & Kern, 2008) 이러한 체계 변화를 통한 장기적 지원은

PBS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Scheuermann & Hall, 2009). 이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두 가지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먼저 대상 아동이 AS라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교수하였다. 대상 아동은 간단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해결 기

술은 습득하였으나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어려워하였다. 따

라서 대상 아동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선정하였고, 내용에서 복잡한 문제 상황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 문제해결 기술을 교수하였다. 문제해결 훈련은 형식을 갖춘 훈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양명희, 2012; Zirpoli, 2008). 이러한 문제

해결 훈련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 잠정적

인 해결 방안 도출 및 평가, 선택한 해결 방법 평가의 순으로 진행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

한 해결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아동은 중재자인 연구자와 함께 동화책에서 선별한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도출해 보았고, 바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대상 아동에게

발생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여 책의 상황과 실제 상황을 매칭하고, 일반화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대상 아동은 성경쓰기 과제의 양이 많아도 그에 대한 불만 표현이나 과제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모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

청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장기적 지원으로 자신의 역량으로 할

수 없거나 힘든 상황일 경우 도움을 청하는 요청하기 기술을 교수하였다. 주로 성경쓰기 과제

와 관련하여 교수하였으며 이 외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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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분석

1) 종속변인의 정의

(1)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모와의 면담과 직접 관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대상

아동에게 보이는 물건 파괴하기 및 신체 및 언어적 공격하기는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강

도를 고려하지 않았고, 모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

는 행동이라고 판단되어 문제행동에 포함시켰다.

문제

행동

물건 파괴하기
∙ 문을 큰 소리가 나게 닫는 행동

∙ 공책, 책, 연필 등을 던지는 행동

신체 및 언어적 공격하기

∙ 손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미는 행동

∙ 소리를 지르며 “너무해!” “악마 같아!” 

∙ 소리 내어 울거나 흐느껴 우는 행동

<표 2-6> 문제행동의 조작적 정의

(2) 과제 수행도

과제 수행도는 성경쓰기 과제에 대한 낱글자, 띄어쓰기, 문장부호의 정확도를 말하며 채점

기준안을 통한 채점, 교수 자료인 줄 공책에서 칸 공책으로의 변경이 이러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정확도 ∙ 낱글자와 문장부호, 띄어쓰기가 맞게 쓰여진 개수

<표 2-7> 정확도의 조작적 정의

2) 관찰 및 자료 수집 방법

대상 아동의 문제행동과 과제 수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와의 중재가 끝난 이후 성경

쓰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성경 쓰기 과제 완성 및 채점까지의 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을 통한

관찰 및 연구자 직접 관찰을 실시하였다. 

문제행동의 경우 부분간격기록법을 사용하여 전체 관찰 시간을 15초 간격(10초 관찰, 5초 기

록)으로 나누고 단위시간 중 어느 때라도 표적행동이 나타나면 “+”로 기록을 하고 보이지 않으

면 “-”로 기록하였다. 과제 수행도의 경우 영속적 행동결과 기록(permanent product recording)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회기별로 공책에 전체 글자 및 띄어쓰기의 개수와 이 중 대상 아동이 정확

하게 작성한 글자 및 띄어쓰기 칸의 수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과제 수행도의 정확도는 정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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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반응의 빈도를 통해 비율로 산출되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해 시각적 분석법을 사용하여 중재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각적 분석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측면의 미세한 변화를 탐지할

수 있으며, 중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독립변인들을 판별할 수 있고, 자료의 모든 측면을

점검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양명희, 2015; 이소현, 박은혜, 김영

태, 2000; Alberto & Troutman, 2007; Kazdin, 2016). 표적 행동의 수행 수준(level) 변화율, 4분법

(quater-intersect method)을 사용한 경향(trend), 평균(mean), 인접구간에서의 비중복비율(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ND) 등에 대한 시각적 분석을 하였다. 

5. 관찰자 훈련 및 관찰자간 신뢰도

관찰 및 평가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외에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을

제 2관찰자로 선정하여 목표행동을 측정하였다. 제 2관찰자는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숙지하였으며 관찰자간 일치도가 연속 2회 90% 이상 보일 때까지 관찰자 훈련을 지속하였다. 

전체 과정 중 3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자와 제 2관찰자간

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시간 간격별 부분간격기록법으로 측정한 공격행동의 신뢰도

는 (일치한 간격의 수/전체 간격의 수)×100, 비율로 평가한 과제 수행동의 신뢰도는 (작은 수/큰

수)×100의 공식으로 산출되었다. 대상 아동에게 나타난 공격행동의 관찰자간 신뢰도 결과는

93.90%이며 과제 수행도의 평가자간 신뢰도 결과는 100%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공격행동의 변화

대상 아동이 보인 단계별 문제행동의 변화는 <표 3-1>과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기초선 중재1 중재2

평균 66.75 8.75 0

범위 0-92 0-20 0

<표 3-1> 단계별 문제행동 발생률의 평균과 범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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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단계별 문제행동의 변화

대상 아동에게 나타난 문제행동의 경우 기초선 단계에서는 평균 66.75%(범위 0-92%)의 발생

률을 보였다. 이 단계는 중재가 투입되지 않은 단계로 엄마로부터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성경쓰기 과제 수행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받았으며 이때 아동은 줄 공책에 성경쓰기 과제

를 수행하였다. 기초선 단계 중 3회기에는 대상 아동의 모가 아동의 성경 쓰기 과제에 대한 피

드백을 제공하지 않았고, 수행도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

상 아동은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3회기의 발생률을 제외하더라도 1, 2, 4회기 문제

행동 발생률의 평균은 89%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선 단계 이후 구체적인 성경쓰기 과제에 대한 채점 기준안이 마련되고, 아동이 직접 채

점을 시행하는 중재가 시행되자 문제행동의 발생률이 20%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중재1 

단계에서는 문제행동의 발생률이 평균 8.75%(범위: 0-20)로 기초선 단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

다. 특히 7회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행동 발생률이 0%로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줄 공책을

칸 공책으로 변경한 중재2 단계에서도 문제행동의 발생률이 0%로 교수자료와는 상관없이 안정

적으로 나타났다.

2. 과제 수행도의 변화

대상 아동의 과제 수행도에 대한 변화는 <표 3-2>와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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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선 중재1 중재2
기초선-중재1 

PND

중재1-중재2 

PND

평균 41 61.25 81
100 100

범위 25-48 54-70 78-84

<표 3-2> 단계별 과제 수행도의 평균과 범위 (단위 : %)

<그림 3-2> 단계별 과제 수행도의 변화

대상 아동에게 나타난 과제수행도의 경우 기초선 단계에서는 평균 41%(범위 25-48%)의 정확

도를 보였다. 평소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피드백과 강화물이 제공된 단계이며 안정적인 수행은

아니지만 증감을 보이며 아동은 줄 공책에 성경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채점 기준안이 마련되고, 대상 아동이 직접 채점을 하는 자기점검 중재가 제공되자 약간 증

가된 수준으로 62%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칸 공책으로 변경하는 두 번째 중재가 제공되기 전인

8회기까지 계속적으로 증감은 있지만 향상의 경향을 보였다. 문제행동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

이지 않아 두 번째 중재인 칸 공책으로 자료를 변경하는 것을 추가로 제공하자 과제 수행도인

정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의 경향을 보였다. 

기초선과 중재1 단계에서의 자료점의 비중복비율인 PND는 100%를 보여 중재1이 과제 수행

도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중재1과 중재2 단계에서의 PND 또한 100%를 보여 중재

2가 과제 수행도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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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AS 아동에게 실시하였을 때 문제행

동과 과제 수행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배경 및 선행사건, 후속

결과, 장기적 지원의 다요소 중재를 통하여 기초선 보다 문제행동의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과

제수행도가 향상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AS 아동의 문제행동 및 과제 수행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중재의 특성, 대상 아동의 특성,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기능평가에 근거하여 중재를 계획 및 실행한 점이 AS 아동의 문제행동에 개

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포괄적인 PBS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괄적 정보와 구체적

정보 모두를 고려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인 기능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

능평가를 통해 종합적이고 다요소(선행사건중재, 대체행동교수, 후속사건중재, 장기적 지원) 중

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양명희, 2012; Bambara & Kern, 2008; Scheuermann & 

Hall, 2009). 이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 관찰을 통해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요소 중재를 실시하였다. 이는 기능평가를 통한 행동지원이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정선, 여광응, 2005; 민

지영, 김은경, 2011). 

둘째, AS 아동에게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 및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함을 알 수 있

었다. AS 아동들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인 단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사회적인 해석의 어려움으로 분노폭발이나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인다(Sansosti, 

Powell-Smith, & Cowan, 2010). 이 연구에서의 대상 아동에게 과제 수행 후에 받는 피드백은 이해

할 수 없는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평가였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강도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과제를 채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채점 기준안을 마련하여 아동 스스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점검의 중재를 실시하자 급격한 문제행동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대

상 아동에게 어려웠던 구체적이지 않은 피드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나타난 것

으로 여겨지며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안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채점 기준안은 자

신의 과제 수행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는 AS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인지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인 해석 및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 중재가 효과적

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은경, 2012)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AS 아동 특성에 맞는 글씨 쓰기(handwriting) 교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S은 근육 및

운동 능력에 있어서의 서투름과 난필이거나 걸음걸이가 어색한 특성을 보인다(이소현, 2006; 

Attwood, 2010; Sasosti, Powell-Smith, & Cowan, 2010). 대상 아동은 중재단계에서 문제행동에 비해

과제수행도는 많은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줄 공책을 칸 공책으로 변경하여 자료를 수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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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AS 아동의 글씨 쓰기를 위

해서 자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고 AS 아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

등의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글씨 쓰기는 소근육 운동 기술(fine motor 

skills)뿐만 아니라 표기처리 능력(낱자 및 글자의 형태에 대한 인식)에 더욱 많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Abbott & Berninger, 1993). AS 아동의 경우 소근육 운동 기술에서의 어려움을 보

이지만 정보를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에서 강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Attwood, 2010) 글자

크기나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므로 일반 학생들의 글씨 쓰기 교수로

는 AS 아동의 글씨 쓰기 교수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가족이 참여한 PBS가 AS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PBS는 응용행동분석과는 달리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체계를 변화시

키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 특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모가 연

구에 참여하였고, 성경 쓰기 과제 수행 후에 대상 아동에게 구체적인 칭찬을 제공하였다. 가족

구성원이 연구에 참여하여 대상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중재를 한 점이 AS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상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함께

대상 아동과 모의 관계도 좋아짐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참여한

PBS는 대상 아동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미선, 2009; 문회원, 박지연,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가정에서 실시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은 AS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과제수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기술 교수를 포함한 다요소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

에서는 다요소 중재를 적용하였지만 문제행동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기술 교수는 포함

하지 않았다. 대체기술 교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의 발생률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므로 대체기술 교수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와 그렇지 않은 중재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상 아동은 수학과 과학 영역에 있어서 매우 높은 흥미를 보였으며 쓰기에 있어서 흥

미가 매우 낮고 글 구성력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실험

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성경쓰기 과제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대상 아동의

쓰기 능력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더 장기적으로 쓰기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 및 흥미 영역을 고려한 쓰기 교수와 작문 능력에 관한 체계적인

중재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

다. 이 연구는 한 명의 AS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지 및 일반화를 실시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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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연구설계에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설계된 방법으로 내적타당도 및 외적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AS 아동의 글씨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

듯이 일반 학생들의 글씨 쓰기 능력에 미치는 요인과 AS 아동의 글씨 쓰기 능력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AS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씨 쓰기 교수에 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많은 AS 아동들에게 보이는 난필을 중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AS 아동에게 보이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느끼는 변화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서 대상 아동과 모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생태학적인 접근이라는 PBS의 핵심 특성에 맞추어 대상

및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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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al Supports on Problem 

Behaviors and On-Task Behavior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ith Asperger’s Syndrome at Home

Lee, Jonghee*

The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al supports on problem behaviors and 

on-task behavior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ith asperger‘s syndrome at home.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ith asperger‘s syndrome participa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functional assessment,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al supports plan was established for this child. A-B design has been used. 

And child’s problem behaviors were measured using a partial interval recording and on-task behavior was 

measured permanent product recording. The results are encouraging because they suggest that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al supports at home could change on problem behaviors of a child with 

asperger‘s syndrome. Implication for implementing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al supports were 

discussed. 

Keywords: Asperger‘s Syndrome,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al Supports, Problem Behavior, On-task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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