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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화자집중훈련이 자발적인 맨드와 택트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 아동들

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만 4~6세 남녀 아동 다섯 명이었으며, 참여자 간 지연된 중다 기초선 설계를 사

용하였다. 화자집중훈련은 화장실 사용, 간식 시간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진행되었다. 중재 절차의 

주요 요소는 설립조작(establishing operation)인데, 즉 참여 아동이 앞서 언급된 일과를 수행하려 할 때 실험

자에 의해 일과 진행이 중단되어 맨드의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 조작되고, 참여 아동의 맨드에 의해 다

시 중단된 활동이 계속되어 그 활동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아동에 따라 하루에 여섯 번에서 

15번의 설립조작이 제시되었다. 목표하는 맨드 관련 강화 이력의 원활한 형성을 위해 설립조작이 이루어

진 상황에서 에코익 촉구가 사용되었다. 아울러 중재에 의한 맨드의 증가가 자발적인 택트의 증가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복도 벽에 게시된 그림이나 사물을 택트하는지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의 맨드의 빈도가 중재 전보다 증가하였다. 공작 시간이나 자유 놀이상황과 같이 중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맨드와 택트가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일반화의 정도는 참여 아동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실험 

결과는 참여 아동들의 언어능력(verbal capabilities) 수준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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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언어능력은 학습의 주요 기반이 되므로(Greer, 2002: Greer & Keohane, 2005; Greer & Ross, 

2004; Greer & Ross, 2008; Greer & Speckman, 2009; Sundberg & Michael, 2001) 언어발달에 결함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아동들을 위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에서 언어능력의 형성과 확장은 주된 목

표이다(Greer & Keohane, 2005; Greer & Ross, 2004; Greer & Ross, 2008; Sundberg & Michael, 2001). 

최근 문헌에서 조기 집중 행동적 중재(Early Intensive Behavioral Intervention, 앞으로 본 논문에서

는 EIBI라 표기함)가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모델로 보고되고 있다(Cohen, 

Amerine-Dickens, & Smith, 2006; Dawson et al., 2012; Eikeseth et al., 2012; Klintwall, Eldevik, & 

Eikeseth, 2015). 언어 행동 분석(verbal behavior analysis, 앞으로 이 논문에서는 VBA라 표기함)은 

EIBI의 주요 이론적 배경을 이룬다. VBA는 Skinner(1957)의 언어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Skinner

는 화자 행동이 청자의 행동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보았다. 환경적 요인과 

언어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를 분석 단위로 설명하였고, 화자 행동을 청자에 미치는 영향, 즉 

언어 행동의 기능적 관계에 따라 맨드(mand), 택트(tact), 인트라버벌(intraverbal), 텍스추얼(textual), 

그리고 오토클리틱(autoclitic)과 같이 기본적인 여섯 언어 행동을 제시하였다.

Skinner(1957)는 맨드가 결핍상황이나 제거하고 싶은 불쾌한 자극이 존재하는 상황과 같은 환

경적 요인의 기능적 통제하에 있으며, 따라서 맨드는 그 행동의 강화제를 지명하는 언어 행동

이라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치통이 있어 약사에게 “진통제 주세요.”라고 말하여서 약사가 제공

한 진통제를 먹고 치통을 제거하였다면 맨드가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맨드는 화자의 기본적 

욕구나 결핍상황을 청자에게 소통하는 기능을 하므로 초기 언어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며 이러

한 이유로 EIBI 상황에서 맨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맨드가 동기적 요인의 강한 효

과 때문에 다른 언어 행동보다 쉽게 관련 강화 이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미숙, 이정

해, 이성봉, 2017; 최진혁, 박혜숙, 2013; 최진혁, 박혜숙, 한윤선, 2015; Greer & Ross, 2008; Greer 

& Ross, 2008/2011).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언어 행동의 형성은 언어 행동과 관련 인지 능력의 발달에 필수적이나

(Greer, 2002: Greer & Keohane, 2005; Greer & Ross, 2004; Greer & Ross, 2008 Greer & Speckman, 

2009; Sundberg & Michael, 2001) 일반적으로 자폐성 장애를 지닌 아동은 타인의 언어적 선행자

극이 부재하는 조건으로는 ‘자발적’ 언어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Choi, 2013; Greer, 2002; Greer 

& Ross, 2004; Pistolijevic, Cahill, & Casarini, 2010; Ross & Greer, 2003; Ross et al., 2006) 맨드 훈련 

시에 ‘자발적’ 맨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Charlop-Christy & Carpenter, 2000; Cho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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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r & Ross, 2004; Pistolijevic, Cahill, & Casarini, 2010; Ross et al., 2006; Ross & Greer, 2003; 

Sundberg, 1993; Shafer, 1994). 맨드를 통제하는 주된 환경적 요인이 앞서 살펴본 비언어적인 동

기 관련 상황이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을 위한 EIBI상황에서 맨드 훈련을 통해 

초기 자발어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맨드의 가장 주요 통제 요인인 동기

적 상황을 포착하거나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EIBI의 맨드 훈련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사항이다(Ross & Greer, 2003; Greer & Ross, 2008; Greer & Ross, 2008/2011; Loughrey et al., 2014).

Michael(1993)은 설립조작(Establishing Operation)을 ‘다른 환경적 사건의 강화 효과를 바꿈으로써 

그 사건에 의해 강화를 받는 행동의 빈도를 바꾸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적 사건, 조작, 혹

은 자극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립조작이 일시적 양상을 띤다는 것이고, 

이 개념이 맨드 훈련에 적용되는 데 있어 주의할 것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설립조작을 포착하거나 고안하는 것의 중요성이다(Sundberg, 1993). 후에 동기 조작(motivational 

operation)이라는 용어가 소개되었는데(Laraway et. al., 2001) 강화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관

련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환경적 사건을 설립조작(establishing operation, EO)으로, 반대로 강

화제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관련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사건을 폐지조작(abolishing 

operation, AO)으로 정의하였다.

맨드 훈련에서 설립조작을 이용한 책략으로 문헌에 보고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발적 교수(incidental teaching)다. 이는 원하는 아이템이나 사건이 있으나 청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포착하여 맨드를 훈련하는 절차이다(McGee, Morrier, & Daly, 1999). 설립조작을 이용한 

또 하나의 절차는 원하는 아이템이나 사건에 대한 단기 결핍 상황(brief deprivation)을 조작하여 

강화제로서의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관련 맨드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절차이다(Schwartz, 1994). 

행동연쇄중단절차(behavior chain interruption strategy,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BCIS로 표기함) 또한 

맨드 훈련 중 일반적으로 쓰이는 절차인데 진행 중인 일과나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활동에 필요

한 물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설립조작이 일어나고, 따라서 맨드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Stafford, Sundberg, & Braam, 1988). Sigafoos와 Littlewood(1999)는 BCIS 절차의 사례로 놀이를 중단

하여 설립조작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참여자의 맨드 빈도를 증가시켰다.

EIBI 상황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은 자폐성 장애 아동들에게 설립조작을 사용하여 맨드 

행동을 형성하였으나 비교수 상황에서 자발적 맨드가 여전히 제한적인 경우다.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구조화된 언어 교수에서 갖는 반응기회보다 좀 더 집중되고 

빈도 높은 강화 이력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맨드 훈련보다 집중적이고 고비율의 반응

기회가 제시되는 화자집중훈련(Speaker Immersion)을 통해 자발이고 독립적인 맨드를 촉진한 사

례가 문헌에 보고되었다(Choi, 2013; Pistoljevic, Cahill, & Casarini, 2010; Ross et al., 2006). Ross 등

(2006)은 교수 상황에서는 맨드를 보이나 비교수 상황에서는 그 행동을 보이지 않는 두 명의 



행동분석・지원연구

- 108 -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일과 중 60분 동안 이루어진 화자집중훈련을 통해 아동들의 

자발적 맨드 비율을 증가시켰다. 집중적이고 고비율의 맨드 강화 이력을 경험시키기 위해 아침 

학교 등교 시간이나 교실에서 전이 시간에 아동이 진행 중이던 일과나 활동을 중단시킨 후 아

동이 맨드를 하면 일과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참여 아동들에게 버스에서 내

리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입기, 교실에 출입하기 등을 맨드 하도록 요구되었고, 이렇게 화자집

중훈련을 받은 두 아동은 비교수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맨드가 증가했다.

Pistoljevic 등(2010)은 발달 지연을 보이는 두 명의 학령 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화자집중훈련을 

시행하였다. 첫째 종속 변인으로 비교수 상황에서 10분 동안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맨드

와 택트의 수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비교수 상황, 즉 그룹 활동(블록, 찰흙 놀이, 혹

은 퍼즐)이 이루어지는 테이블, 점심을 먹는 테이블, 그리고 자유 놀이 시간에 놀이 영역에서 

각 10분 동안 자발적인 맨드와 택트의 빈도가 점검되었다. 두 번째 종속 변인은 설립조작이 30

번 제시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자발적 맨드이다. 중재로는 설립조작이 제시된 상황에서 에코일

(echoic) 촉구가 주어졌고, 촉구의 제거절차로 10초-시간 지연 절차가 이용되었다. 각 중재 회기 

동안 30번의 설립조작이 제시되었다. 참여 아동들은 중재 후 세 가지 비교수 상황과 설립조작

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모두 현저하게 맨드가 증가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제시된 설립조작의 횟수나 설립조작이 

제시된 시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화자집중훈련은 일과 중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고안된 동기

적 맥락에서 발달 지연을 보이는 학령기 전 아동에게서 자발적 맨드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Ross 등(2006)은 두 시험에 걸쳐 하루에 60분과 10분의 다른 시간 동안 중재

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였다. 두 실험에서 모두 참여 아동들의 자발적 맨드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Pistoljevic 등(2010)은 하루에 일 회 시행한 화자집중훈련을 위해 일과 수행 중이거

나 전이 중에 30번의 설립조작을 제시하였다.

김연옥 등(2012)은 지적장애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연쇄중단 절차를 사용하였는데,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중단이 제시되었을 때 아동이 보이는 스트레스 정도를 선정 기준에 포함

하였다. 이는 일과 진행이나 놀이 등 선호하는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화자집중훈련은 그 절차

를 실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화자집중훈련 중 중단된 횟수나 설

립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의 길이를 절차의 효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과나 전이를 침해하는 정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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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 목적은 화자집중훈련이 자폐성 장애를 보이는 학령 전 아동의 자발적 맨드와 택트

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또한, 화자집중훈련을 실행하면서 기존의 연구에서보다 

좀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적은 횟수의 행동연쇄중단이 제시되었을 때 자폐성 장애를 보이는 아

동들의 자발적 맨드와 택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자집중훈련절차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자발적 맨드와 택트를 증가시킬까?

둘째, 화자집중훈련절차를 통해 보인 맨드 행동의 변화가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반화

가 될까? 

셋째, 화자집중훈련절차를 통해 보인 맨드, 택트 행동의 변화가 훈련이 중단된 후에도 유지

가 될까? 

3. 용어

1) 맨드(Mand)

맨드는 요구하기 행동으로 “특정 후속 결과에 따라 강화되며, 따라서 결핍상태나 불쾌한 자극

과 같은 동기적 상황에 의해 조절되는” 언어 행동이다(Skinner, 1957, pp. 35-36). 예를 들어 짠 스

낵을 먹어서 물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물”이라 해서 엄마가 물을 마시도록 해

주었다면 맨드가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청자에게 맨드의 강화제를 지명한다. 맨드의 형

태는 음성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몸짓, 그림, 수화 등 앞서 기술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의 형태는 모두 맨드에 포함된다. 아울러 문제행동의 기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은선, 김은경, 2016).

2) 택트(Tact)

택트는 오감을 통해 수용된 환경적 자극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택트는 청자의 사회적 반

응 때문에 강화된다. 아이가 지나가는 소방차를 보고 옆에 엄마에게 “소방차야” 하고 말하자 

엄마가 “그래”하며 미소를 띠었다면 택트가 일어난 것이다. 택트 형태 또한 맨드와 같이 음성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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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선정 기준

이 연구의 참여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만 4, 6세 남녀 학령기 전 아동 다섯 명

이다. 참여 아동들은 사설 기관에서 그룹으로 제공되는 EIBI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었다. 참여 

아동의 선정 기준은 첫째, 맨드 기능으로 5개 이상의 단어를 습득하였고, 둘째, 택트 기능으로 

20개 이상의 단어를 습득하였고, 셋째, 동작이 묘사된 그림이 제시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택트 

할 수 있으나, 넷째, 비 학습 상황에서 자발적인 맨드와 택트를 보이지 않는 아동이었다.

2) 대상자 특징

참여 아동들은 교수 상황에서 단 단어 또는 두 단어 구를 사용해서 맨드와 택트를 하였다. 

그러나 비교수 상황에서 자발적인 맨드가 제한적이고 자발적인 택트 또한 보이지 않았다. 특히 

아동 A와 아동 B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이나 울기

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 참여 아동의 정보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아동A 아동B 아동C 아동D 아동E

나이 4세 6개월 6세 6세 1개월 4세 5개월 4세 7개월

성별 남 여 남 여 남

진단명 자폐증 자폐증 자폐증 자폐증 자폐증

발달 평가

(평가 시기)

PEP-R

(28개월)

18개월

PEP-R

(38개월)

18개월

PEP-R

(40개월)

28개월

PEP-R

(40개월)

28개월

PEP-R

(37개월)

14개월

언어평가

(평가 시기)

SELSI

(33개월)

표현 24개월

수용 23개월

SELSI

(42개월)

표현 19개월

수용 27개월

PRESS

(43개월)

표현 26개월

수용 31개월

PRESS

(43개월)

표현 24개월

수용 30개월

SELSI

(39개월)

표현 10개월

수용 6개월

언어능력 
화자·청자 네이밍*,

2어절 맨드와 택트

청자 네이밍,

단 단어 맨드와 

택트

화자·청자 네이밍,

2어절 맨드와 

택트

화자·청자 네이밍,

2어절 맨드와 

택트

일반화된 매칭,

단 단어 맨드와 

택트

* 네이밍은 직접적인 강화 이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파생적 언어 행동으로 한 자극에 대해 교수 이

력을 통해 화자 행동(청자 행동)이 형성되면 청자 행동(화자 행동)이 파생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표 1> 참여 아동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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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화자집중훈련(Speaker Immersion Procedure)

화자집중훈련(Greer & Ross, 2008; Ross et al., 2006)은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화자 행동을 증가

시키기 위한 절차로, 이 절차가 실행되는 동안 고비율의 설립조작이 제시되어 자발적이고 독립

적인 맨드 관련 강화 이력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설립조작을 위해 간식 먹기와 화장실 

이용하기처럼 일련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일과나 활동의 진행을 중단하는 BCIS가 사용되었다. 

설립조작에 아동이 반응하여 맨드를 하면 중단된 일과나 활동이 다시 진행되어 완수하도록 한

다.

2) 행동연쇄중단절차(Behavior Chain Interruption Strategy)

아동이 간식 시간이나 화장실 이용과 같은 일과를 수행하는 중이거나 장소와 장소 간의 전

이 중일 때 실험자가 그 일과나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활동에 필요한 사물을 제거하여 맨드의 

비언어 선행 조건인 설립조작을 설정하는 절차다. 본 연구에서는 화장실 사용과 간식 시간에 

중재가, 놀이터 또는 미술 및 자유 놀이 시간에 진행된 일반화 프로브가 BCIS를 통한 설립조작

이 이용되었다.

3. 연구 장소

이 연구의 실험 장소는 EIBI가 제공되는 대도시 소재 사설 기관의 그룹치료실과 복도, 그리고 

화장실이었다. 크기가 가로×세로가 8×8㎡ 정도인 그룹치료실에서는 다섯 유아가 함께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다. 개별교수를 위한 아동용 책상과 의자들이 있었고 크기는 가로×세로 40×60㎠

이었다. 그리고 놀이 영역에 책들과 놀잇감이 배열된 선반이 배치되어 있었다. 간식 먹기는 그

룹치료실에서 이루어졌고, 화장실은 그룹치료실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화장실에는 아동

용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세면대 위에 액체 비누가, 그리고 그 위의 벽면에 일회용 

종이 수건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복도에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선호하는 만화 등장인물과 동물들

의 사진이나 그림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컴퓨터에서 출력되었고 평균적으로 20×20㎠의 크기였

다. 프로브와 중재는 각 그룹 프로그램의 수석 담당자와 슈퍼바이저에 의해 실행되었다.

4. 목표 행동 및 자료 측정

1) 자발적인 맨드

자발적인 맨드는 기초선 단계, 중재 단계, 일반화 단계, 그리고 유지 단계에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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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해 간식 시간과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 중에 설립조작이 제시되었다. 일반화를 점검하

기 위해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조작이 제시되었는데, 아동 A와 아동 B는 놀이터에서, 아

동 C와 아동 D는 미술활동 시간에, 아동 E는 자유 놀이상황에서 일반화 프로브가 실시되었다. 

일과 수행 중 BCIS를 통해 비언어적 자극 조건인 설립조작이 제시되고 3~5초 이내에 중단된 

활동이나 제거된 사물을 두 단어 구문을 이용하여(예: “휴지 주세요.”) 독립적으로 맨드하면 

“+”, 3~4초가 경과하여 실험자가 에코익 촉구를 주어 맨드 하면 “P”로 표기하였다. 독립반응과 

촉구된 반응의 기회 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목표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로 표기하

였다. 그래프에는 전체 시도 당 정반응을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2) 부적절한 맨드

아동 A와 아동 B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제거하였을 때 적절한 맨드 대

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울음을 보여 ‘부적절한 맨드’로 별도로 체크 하였다. 전체 시도에

서 부적절한 맨드가 나타난 빈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3) 자발적인 택트

아동의 연령 수준에 적합한 그림자극(예, 동물, 캐릭터 등)이 붙어있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교

사의 지시어나 큐가 없는 상태에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그 이름을 택트하는지 측정하였다. 자발

적인 택트는 기초선 단계와 중재 종료 후 관찰 기록하였다. 아동이 보인 택트는 사건 기록법을 

이용하여 점검하였는데, 아동 A, 아동 B, 아동 E와는 5분 동안 관찰 기록하였고 아동 C와 아동 

D와는 3분 동안 관찰 기록하였다. 관찰 기간 보인 택트의 수를 분으로 나누어서 분당 나타난 

택트의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5. 연구 설계 및 절차

이 연구는 지연된 참여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time-delayed multiple baseline across participants) 

(Hall et al., 1970)를 이용하여 화자집중훈련이 아동의 자발적인 맨드 및 택트 행동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았다. 기초선, 중재, 유지, 일반화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기초선

(1) 맨드

화자집중훈련 절차의 목표 행동인 자발적인 맨드를 프로브하기 위해 아동이 앞서 기술된 일

과를 진행 중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설립조작을 제시하고 반응을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

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잡이를 잡고 기다리며 “문 열어요.”라고 말하는지 3~5초간 대기 하



박혜숙 외 / 화자집중훈련(Speaker Immersion)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유아의 자발적인 맨드(Mand) 및 택트(Tact) 행동 증가에 미치는 영향

- 113 -

였다. 아동이 3~5초 안에 목표 맨드를 보이면 문을 열도록 하여 일과의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

였고, 대기 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다시 기회를 제공하고 3~5초 후에 반응이 없으면 그 단

계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록지에 “-”로 표기하였다. 간식 시간과 화장실 사용 중에 설립조작이 

제시되었는데, 아동 A, 아동 B, 아동 C, 아동 D에게는 15회의 설립조작이 제시되었고, 아동 E에

게는 6회의 설립조작이 제시되었다.

(2) 일반화 맨드

중재 상황과 별도로 놀이터, 미술 시간, 혹은 자유 놀이 시간과 같은 일반화 상황에서 설립

조작을 제시하고 자발적 맨드를 하는지 프로브 하였다. 절차는 중재 상황과 동일하였다. 일반화 

상황에서는 총 10회의 설립조작이 제시되었다.

(3) 자발적 택트

자발적인 택트를 측정하기 위해 교사와 아동은 함께 복도를 돌아다녔다. 이 경우 아동이 단

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여 벽에 붙어있는 사물이나 그림을 택트하면 칭찬하는 등 사회적 반응을 

제공하였다. 관찰 기간 (5분 혹은 3분) 동안 보인 택트의 횟수를 기록하였다.

2) 중재

중재 단계에서는 화자집중훈련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선 단계와 동일하게 설립조작을 제시

하였다. 즉 아동에게 행동연쇄중단절차를 사용하여 설립조작을 제시한 후 3~5초 동안 대기 하

였다. 설립조작에 의한 비언어적인 동기적 상황에 대해 자발적인 맨드를 보이면 그 맨드가 지

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이 손을 씻는 과정에서 세면대에 서서 3~5초 대기 

하여, 아동이 “물 틀어요” 하면 물을 틀도록 하였다. 만약 아동이 3~5초 이내에 반응하지 않거

나 혹은 올바르게 맨드하지 못하면 3~5초 더 기다리며 한 번 더 독립적으로 맨드할 기회를 제

공한다. 두 번의 기회 동안 아동이 올바르게 맨드하지 못하면 실험자가 “물 틀어요.”라고 말하

여 에코익 촉구를 주었다. 아동이 촉구된 목표 맨드를 따라 하면 물을 틀도록 하여 손 씻기 일

과의 첫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에코익 촉구가 주어졌으나 목표 맨드를 하지 않으

면 다시 3~5초 동안 대기하여 독립반응의 기회를 주었다. 아동이 목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에코익 촉구를 주고, 그 촉구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로 기록하고, 반응이 없었을지라도 그 단

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여러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화장실 이용이 완수되고 이어 간

식 먹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화자집중훈련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

고 싶을 때, 아동은 휴지를 들고 쓰레기통 앞에 서 있고 실험자는 휴지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

았다. 아동이 3~5초 이내에 독립적으로 “휴지 버려요.”라고 맨드하면 실험자는 비켜서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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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다. 만약 아동이 3~5초 이내에 목표 맨드를 보이지 않으면 위에 기

술된 절차를 실행하였다. 화자집중훈련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하루에 총 15회의 설립조작이 제

시되었고, 아동이 연속적인 두 회기 동안 90%의 정확도로 맨드를 보이면 준거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중재가 종료되었다. 

3) 사후 프로브(Probe)

화자집중훈련이 종료되면 맨드 일반화 프로브와 사후 택트 프로브, 그리고 2~4주 후에 훈련

된 맨드 행동의 유지를 점검하는 프로브가 실시되었다.

(1) 맨드 일반화 프로브

화자집중훈련 중재가 끝난 이후 일반화 상황(예, 놀이터, 미술놀이, 자유 놀이)에서의 자발적

인 맨드를 점검하였다. 이때 절차는 기초선 단계에서와 같다.

(2) 택트 사후 프로브

맨드를 목표로 한 화자집중훈련 중재가 종료되고, 맨드행동의 변화가 직접적인 훈련이 시행

되지 않았던 택트에 영향을 끼쳤는지 점검하였다. 이때 절차는 기초선 단계와 같았다.

(3) 유지 프로브

화자집중훈련이 종료되고 2~4주 후 훈련된 맨드가 유지되는지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

선 단계와 같은 절차가 실시되었다.

6. 관찰자 간 신뢰도

관찰자 간 신뢰도(Inter-Observer Agreement, IOA) 측정을 위해 아동의 수행을 두 명의 관찰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관찰 기록하였다. ‘화자집중훈련’과 ‘맨드’ 상황에서의 관찰자 간 신뢰도는 전

체 기회에서 두 관찰자가 모두 동일하게 정반응 또는 오 반응이라고 기재한 항목의 수를 백분

율로 나타내었다. 택트의 경우 주어진 시간 동안 아동이 보인 발화 횟수를 체크하여, 두 관찰자

가 기록한 횟수 중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냈다(Cooper, Heron, Heward, 2007). 

관찰자 간 신뢰도는 전체 회기 중 기초선 기간의 66.6-100%, 중재 기간의 38.1-80%, 일반화 기

간의 67-100%, 유지 기간의 83.3-100%가 산정되었다. 각 아동에 대한 구간별 관찰자 간 신뢰도

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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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재 충실도

중재 충실도는 교사 훈련 도구인 ‘교사 수행 정확도 및 속도 척도’(Teacher Performance Rate 

and Accuracy Scale, 앞으로 이 논문에서는 TPRA라 표기)(Ross, Singer-Dudek, & Greer, 2005)를 사용

하여 측정되었다. TPRA는 교수시도가 제시되는 중에 선행자극과 후속 결과와 같은 교수시도의 

주요 요소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교수시도가 전달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교

수 수행자 훈련 도구다. 이 논문에서 기술된 관찰자 간 신뢰도를 측정할 때 슈퍼바이저가 관찰

자로 참여하였고, 이때 TPRA가 이용되었다. 즉 슈퍼바이저는 화자집중훈련 절차가 시행되는 동

안 TPRA를 이용하여 대상 아동의 반응은 물론, 교수 수행자의 수행 부분인 선행자극 제시와 

후속 결과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TPRA 양식에 기록하였다. 이처럼 TPRA는 관찰자 간 

신뢰도와 중재 충실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실행된 TPRA 결과에 의하면 실험자

들의 수행은 무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사회적 타당도

이 연구에서의 중재 목표와 결과가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갖는 중요성과 중재 절차의 적절

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 중재 참여자인 치료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 검사를 하였다. 사

회적 타당도 검사는 중재에 대한 질문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절대적으로 그렇다’까지 5

아동 A 아동 B 아동 C 아동 D 아동 E

IOA 비율

(%)

기초선 66.6 80 100 100 100

중재 38.1 62.5 80 65 42

일반화 85.7 83.3 100 67 100

유지 50 50 67 100 -

IOA 평균

(범위)

기초선-맨드 100 100 100 100 100

기초선-택트 100 100 100 100 100

중재-화자집중훈련 100 100 100 100 100

일반화-맨드 100 100 100 100 100

일반화-택트 100 100
85.6

(67-100)
100 100

유지-화자집중훈련 100 100 100 100 -

<표 2> 대상자별 관찰자 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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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분석결과 평균은 총점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나타

났다. 각 문항 내용과 평균(범위)은 <표 3>과 같다. 

Ⅲ.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 살펴본 화자집중훈련절차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자발적 맨드와 택트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자발적 맨드와 택트의 발생률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1. 맨드 발생률의 변화

이 연구는 화자집중훈련절차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자발적인 맨드를 증가시킴과 아울러 부적

절한 맨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절차임을 보여주었다.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아동의 

자발적이고 독립적 맨드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아동(아동 A, 아동 B)에게서 나타났던 부적절한 

맨드가 감소하거나 소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A의 경우 중재 13 회기부터 소거되었

으며 중재 이후에도 소거된 상태가 유지되었고, 아동 B는 중재 기간 동안 기초선과 비교해 현

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다 중재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A는 중재 전 기초선 단계에서 자발적인 맨드가 관찰되지 않았다. 중재가 진행되면서 준

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73.3%로 중재를 종료하였다. 중재 이후 맨드 수준이 유지되는지를 

문항 내용 평균(범위)

1 중재 목표의 중요성
5

(5)

2 중재 절차의 적절성
4.5

(4-5)

3 중재 절차의 실행 용이성
4.5

(4-5)

4 중재 절차의 일반화 적용 가능성 
4

(3-5)

5 중재 결과의 발달적 중요성 
3.83

(3-5)

<표 3> 사회적 타당도의 문항 내용과 평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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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한 시도에서 평균 89.8%(범위: 87~93%)로 높은 수행을 보였으며, 일반화 프로브 중

에는 평균 60%의 수행을 보였다.

아동 B는 기초선 평균 14.3%(범위: 0-21%)와 16.7%(범위: 10~20%)로 제한된 맨드 능력을 보

였으나 중재 기간 동안 평균 67.0%(범위: 0-92%)로 향상되었고, 한 달 후 실시된 유지 프로브 

중에도 평균 92%로 자신의 요구를 언어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현할 수 있었다. 일반화 프로브 

중에는 반응률이 사전 평균 16.7%에 비해 사후 평균이 83.3%(범위: 60-100%)로 높아졌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 1> 자발적 맨드와 일반화된 맨드의 시도에 대한 반응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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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C는 기초선에서, 15회의 기회에 대한 독립 맨드의 평균비율이 38.8%(범위: 6-63%)를 나

타내었다. 중재 기간 동안 나타난 자발적 맨드의 평균은 68%(범위: 38~94%)이었다. 중재 종료 

한 달 이후에 시행된 중재 후 프로브에서도 평균 90%(범위: 88~94%)의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오히려 중재 때 보다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화자집중훈련절차가 실시되

지 않은 상황에도 맨드 행동의 일반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술시간에 기초선 3회기

와 중재 후 프로브 3회기를 시행하였다. 기초선에서의 평균은 24.3%(범위: 11~33%)이었으나 중

재 후에는 62%(범위: 60~67%)를 나타내었다.

아동 D는 기초선에서 평균 26.6%(범위: 0-40%)의 반응률을 보였으나 중재 시에는 평균 53%

(범위: 13~87%)의 정반응 비율을 나타내었다. 같은 조건에서 한 달 후 같은 절차를 시행하였을 

때 평균 87%(범위: 80~93%)를 나타내었고 이는 오히려 중재 때 보다 상승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 상황인 미술 시간에 기초선에서 평균 12.6%(범위: 11~14%)이었던 

반면 중재 후 프로브에서는 94.4%(범위: 83-100%)를 보였다.

아동 E는 기초선 동안 독립 맨드 발생률 평균 2.7%(범위: 0-16%)가 관찰되었으며 중재 5회기

부터 자발적 맨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평균 62%(범위: 33.33-100%)의 반응을 보였다. 유지프로

브 동안 자발적 맨드가 평균 41.6%(범위: 30~50%)로 중재 기간보다 낮은 반응수준을 보였으며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일반화 조건(놀이상황)의 맨드 발생률은 중재 전 평균 3.3%(범위: 

0~10%)에서 중재 후 평균 20%(범위: 0-50%)로 증가하였으나 낮은 반응수준을 나타내었다. 

2. 택트 발생횟수의 변화

이 연구에서는 화자집중훈련을 통한 자발적인 맨드 행동 변화가 기능이 다른 택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복도를 걸어다니며 5분 혹은 3분 동안 나타난 자발적인 택트

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아동 A는 복도에서의 자발어를 측정한 3회기 동안 분당 평균 0.6회(범위:0.2-1.2회)의 명명하

기를 보였고, 중재 이후에는 분당 평균 2.3회(범위: 1.8-2.8회)의 택트를 보였다.

아동 B는 기초선과 중재 이후의 사후 평가에서 모두 자발적인 택트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 

C는 기초선에서는 분당 평균 0.6회(범위: 0.3-1.0회)를 기록하였고 중재 이후에는 분당 평균 1.3

회(범위: 0.3-2.3회)를 보였다. 아동 D는 기초선 기간에 분당 평균 0.8회(범위: 0.3-1.3회)를 보였고 

중재 종료 후 프로브에서는 분당 평균 0.9회(범위: 0.7-1회)를 나타냄으로써 기초선과 비슷한 수

준의 반응을 보였다. 아동 E는 자발적인 택트가 중재 전 평균 0회로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재 후 분당 평균 0.4회(범위: 0~2회)로 낮은 반응수준을 보였다. 아동별 분당 택트 발생횟수

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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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화자집중훈련이 자폐성 장애를 보이는 다섯 명의 학령기 전 아동들의 자발적 맨

드의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중재 단계에서 참여 아동 모두 중재를 통해 준거 기준

에 도달하였고 증가한 자발적 맨드 빈도가 중재가 종료되고 2주에서 4주 후에 실시된 프로브에

서도 유지되었다. 이들은 또한 훈련받지 않은 일반화 단계에서도 자발적 맨드 행동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Ross 등(2006)의 연구와 Pistoljevic 등(2010)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아동 E는 설립조작을 할 수 있는 강화제군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맨드 교수의 

시도 수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중재 중 제시받은 설립조작의 횟수를 다른 참

여 아동이 제시받은 15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여섯 회를 제시받았다. 아동 E는 일반화 프로

브 중 낮은 반응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택트나 맨드 훈련 시 준거

도달시도수가 높은 것도 고려될 수 있는 변인이다.

아동 B는 평소 교수 상황에서 강화가 지연되거나 간식 시간이 지연되었을 때, 그리고 이 연

구 중 BCIS가 실시되어 진행 중인 일과가 중단되었을 때에 짜증이나 울음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되고 목표 맨드가 안정적으로 증가한 반응률을 보이면서 부적절한 

맨드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는 짜증이나 울

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맨드 기능을 하고 있었고, 적절하고 자발적 맨드의 강화 이력이 강

화되자 적절한 맨드가 부적절한 맨드를 대체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자발적 맨드 행동의 

강화가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던 문제행동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최진

혁(2013)은 그의 연구에서 짜증내는 행동을 보이는 두 명의 7세 남아를 대상으로 화자집중훈련

을 시행하면서 증가한 맨드와 감소한 문제행동의 기능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림 2> 복도에서의 분당 택트 발생횟수의 평균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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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집중훈련이 자발적 맨드 외에 택트의 발생빈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 

A와 아동 C는 그 발생빈도에 있어 사후 프로브 중에 뚜렷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세 아동은 중

재 전후에 택트의 빈도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택트 빈도에 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인 

아동들과 그렇지 않았던 아동들은 화자집중훈련에서 목표 반응수준이나 습득 속도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첫째, 아동의 언어능력 수준의 차이

를 들 수 있다. 즉 택트 빈도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인 두 아동 모두 표현 언어 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았고, 표현 언어 수준을 뒷받침하는 언어능력 또한 앞서 있었다. 하지만 표현 언어 수준

과 언어능력 발달 단계에서 비슷했던 아동 D가 택트 빈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맨드와 택트를 강화하는 자극의 차이, 즉 동

기적 맥락의 차이를 들 수 있다(Hall & Sundberg, 1987; Lamarre & Holland, 1985; Sigafoos, Doss, & 

Reichle, 1989; Singer-Dudek et al., 2017). Skinner(1957)에 의하면 맨드와 택트는 분명 다른 환경적 

자극에 의해 조절되는 기능적 분석 단위가 다른 언어 행동이다. 맨드는 결핍된 상황이 해소되

거나 불쾌한 자극이 제거됨으로써 강화가 되는 데 비해 택트는 청자의 사회적 반응 때문에 강

화가 된다. 화자집중훈련을 통해 물건이 결핍되거나 선호활동이 중단된 맨드의 동기적 맥락에

서 반응하는 훈련을 받았으나 이러한 훈련 효과가 다른 동기적 맥락에서도 반응하는 강화 이력

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D의 경우 아동 A와 아동 C와 비슷한 표현 언어 

수준을 보이나 언어 행동을 조절하는 강화제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 택트의 빈도 변

화에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아동 A와 아동 C는 교수 및 비교수 상황에서 칭찬이나 사회적 관

심이 강화제로 기능하는 경향을 보이나 아동 D는 과자나 선호하는 활동이 주된 강화제인 점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하나의 언어 형태를 맨드 기능으로 습득했다고 해서 택트 기능으로 직접적 강화 이력이 부

재한 상황에서 그 언어 형태를 자동적으로 택트로 사용하게 되지는 않는다(Nuzzolo-Gomez & 

Greer, 2004; Singer-Dudek, et al., 2017; Twyman, 1996). 하지만 아동의 언어능력이 확장됨에 따라 

하나의 맨드 관련 동기적 상황에서 하나의 언어 형태를 습득하면 자동적으로 택트의 동기적 상

황에서 택트 기능으로 언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며, 이는 발전된 화자 단계로 

진보하게 되는 하나의 행동 발달 점(behavioral cusp)이라 할 수 있다(Greer & Du, 2015; Greer & 

Speckman, 2009; Singer-Dudek, et al., 2017). 아동 A와 아동 C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언어

행태를 맨드와 택트의 다른 동기적 맥락에서도 자동적으로 기능 전이를 보이는 능력이 있는지 

기존 문헌에 보고된 절차(Nuzzolo-Gomez & Greer, 2004; Singer-Dudek, et al., 2017)를 통해 체계적

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폐성 장애의 주요 진단 기준 중의 하나가 사회능력과 언어능력 결함이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EIBI는 자폐성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을 위해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EIBI 상황에서 행동적 언어 중재를 받고 있더라도 일반화된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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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가 출현하기에는 관련 강화 이력이 미흡한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이러한 아동을 위해

서는 이러한 미흡한 강화 이력을 극복할 고강도의 언어 중재가 필요한데, 이 연구를 통해 화자

집중훈련이 특히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도 자발어 맨드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

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보이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점은 Ross 등(2006)의 연구에

서보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Pistoljevic 등(2010)의 연구에서보다 적은 횟수의 설립조작으로 효과

적으로 자발 맨드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BCIS 절차의 특성상 설립조작을 위해 간식 먹기나 화장실 사용과 

같은 아동의 기본적 일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둘째, 참여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사용함에 

있어, 독립변인인 화자집중훈련과 목표 행동 변화 사이의 확고한 기능적 관계를 증명하는 데 

있어 각 기초선 에서 좀 더 충분한 자료점 확보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동 C와 아

동 D의 경우 중재가 부재할 경우 반응수준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기초선 자료 확보가 충분하

지 않았다. 셋째, 일련의 행동들이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일상 중에 중재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참여 아동에 따라서는 동기적 맥락에서 맨드가 촉발되었기보다는 반복되는 연습 때문에 목표 

맨드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BCIS의 절차적 특성이 가지는 침윤적인 

성격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Skinner(1957)가 정의한 맨드의 동기적 맥락을 확고하게 

설립할 수 있는 중재 상황 설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설립조작을 위해 주

로 사용된 BCIS 절차의 사용을 줄이고 기존의 문헌에 보고된 우발적 교수나 단기 결핍상황 조

작의 사용을 늘리는 설립조작 절차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BCIS 절차를 이용할 때, 일과 

대신에 참여 아동들이 선호하고 즐기는 활동 중에 BCIS 절차를 이용함과 동시에 고율의 설립조

작이 가능한 화자집중훈련 절차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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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peaker Immersion on Increase of Spontaneous 

Mands and Tact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LeePark, Hye-Suk*․Ahn, Hyo-Min․Kim, Su-Jeong

Kim, Seung-Ju․Lee, Yu-Jin․Jang, Hye-Jeong․Yu, Yeo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a Speaker Immersion Procedure on frequency of spontaneous 

mands and tacts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2 girls(4-, 6-year old) and 3 

boys (4-, 6-year ol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a private agency where Early Intensive Behavioral Intervention 

was provided in a metropolitan city. All of the participants had mands and tact but didn’t show spontaneous mands 

and tacts. Data were collected in a delayed multiple baseline across participant design. Target behaviors were 

spontaneous mands and tacts when relevant establishing operations were in place. Intervention was Speaker Immersion 

during which an intensive mand training was provided with captured or devised establishing operations through a 

Behavior Chain Interruption Strategies. Relevant establishing operations were manipulated during daily routine such as 

using bathroom or snack time. The children needed to mand for each step of daily routine in order to complete the 

routine. For example, the children were required to mand for pulling up pants, using soap, water, paper towel and 

etc. in order to finish using the bathroom. 6-15 establishing operations were manipulated during one intervention 

session. During the intervention, the experimenter provided echoic prompts if the children didn’t emit independent 

mands within 3 to 5 seconds after a relevant establishing operation was in place. The prompted mands were followed 

immediate reinforcement. Generalizations were tested in other settings such as at a play ground, during art activity or 

free plays. Spontaneous tacts were also tested to see whether increasing spontaneous mands during daily routine induce 

increased ta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vention procedure were effective in increasing spontaneous and 

independent mands during training sessions. The results of generalizations and increasing tacts varied across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level of verbal capabilities of each participant.

Keywords: speaker immersion, behavior chain interruption strategy, ASD, mands, tacts, establish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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