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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법을 활용한 맨드와 택트 훈련이 자폐 아동의 음성언어 습득의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맨드와 택트 훈련을 통해 습득된 음성언어가 서로 다른 조건으로의 전이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3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설계는 독립변인인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법을 적용한 맨드와 택트 훈련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대처치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참여자 모두 단계적 용암법을 활용한 맨드와 

택트 훈련이 음성 언어 습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맨드와 택트 훈련에서 습득된 음성언어

는 상호 간에 전이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무오류 학습, 단계적 용암, 맨드, 택트, 전이효과

 *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jw020126@nate.com)



행동분석・지원연구

- 22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언어 및 사회적 의사소통기술의 결핍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s)로 

진단된 아동의 주된 특징(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이며, 이로 인해 자폐 아동은 공통

된 관심과 주제를 가지고 적절한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Warreyn et al., 2007). 또한, 

이들이 의도를 가진 의사소통을 시도함에 있어,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

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능력을 보인다(Prizant, Wetherby, 2000). 자폐 아

동의 약 53%는 4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에도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약 70% 이상의 아동

은 단지 구어만을 습득한다(Wodka, Mathy, & Kalb, 2013). 특히, 무발화이거나 언어 발달이 지체

된 아동의 경우에는 가리키기, 잡기, 끌어당기기 등과 같은 비언어적 형태 또는 문제행동이 주

요 의사소통의 원천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자폐 아동을 위한 조기 언어 중재는 기능적 언어습

득을 위해서는 물론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Lovaas, 1987; Sundberg & Partington, 

1998; Drasgow, Halle & Ostrosky, 1998; NAC, National Autism Center, 2015).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는 아동의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Fombonne, 2009), 

자폐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폐 아동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가장 잘 정립된 중재 방법으로는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Bear, Wolf & Risly, 1968)을 기반으로 한 중재가 제시되고 있다(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NAC, National Autism Center, 2009).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중재 방법들 가운데 한 분야인 언어 행동 중재(Verbal Behavior 

Intervention)는 Skinner(1957)의 언어행동이론에 근거한 분야이다. Skinner(1957)는 언어행동을 언어 

기능의 분석 단위로 작동행동(Operant Behavior)을 언급하고, 기능적으로는 에코익(echoic), 맨드

(mand), 택트(tact), 인트라버벌(intraverbal), 오토클리틱(autoclitic), 문자읽기반응(textual respoding)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Skinner, 1957; Greer & Ross, 2011). 언어 작동행동은 환경 속에

서의 화자와 청자간 상호작용으로 화자의 행동이 청자의 행동을 통해 강화되고,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능적 언어로 형성 및 발전된다, 맨드(mand)는 화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데 청자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강화물에 접근함으로써 즉시 결핍 상태를 충족할 

수 있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분석하고 언어훈련에서 가장 우

선시 되는 목표 언어 작동행동으로 제시하였다(Skinner, 1957; Sundberg & Michael, 2001). 맨드 훈

련(mand Training)은 훈련자가 아동의 선호 아이템을 박탈하고 그 다음 음성으로 반응하여 요구

하도록 하는 에코익 촉구와 음성 모방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면, 본 실험에서는 아동에게 사운

드바(음성과 노래재생 기계)를 제공하고 정작 소리와 노래를 듣는데 필수적인 사운드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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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주지 않는다. 훈련자는 아동에게 “뭐 줄까?”라고 물어 아동의 음성발화를 유도하고, 

아동이 음성언어로 분명히 카드에 제시된 사물 이름을 말하며 요구하도록 한다. 아동이 3초 이

내에 반응을 보이면 즉각적으로 칭찬과 함께 선호 아이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는 무발화 

아동이거나 언어 지연을 가진 자폐 아동에게 매우 효과적이지만, 선호 아이템이 다양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맨드 훈련을 통한 음성언어 습득에 한계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호 

아이템의 선정과 동기화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택트 훈련이 새로운 음성언어 습득에 더 효과적

이다(Sautter & Le Blanc, 2006).

택트 훈련(tact training)은 훈련자가 비언어적 선행자극을 제시하고 아동이 반응을 보이면 훈

련자는 즉각적으로 관심이나 칭찬으로 아동의 택트 행동을 습득 유지키는 언어작동행동이다. 

예를 들면, 훈련자가 “거미” 사운드 카드를 보여주며, “이게 뭐야?”라고 물을 때 아동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거미”라고 말하면 아동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이뤄진 관심 또는 칭찬에 의해 유지 

및 강화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음성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 아동에게 혼합된 

언어중재방법이 적용되었다(Bourret, Vollmer & Rapp, 2004; Barbara, M. L. & Kubina, R. M., 

2005 Kodak & Clements, 2009; Thomas et al., 2010).

Barbara, M. L. 과 Kubina, R. M. (2005)의 연구에서는 자폐 아동에게 택트를 가르치는 데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에코익–택트, 택트-에코익 절차를 수업 시간에 5분간 결합하여 가르친 결과 

30가지의 새로운 택트를 습득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결과는 자폐와 

관련이 없는 아동에게도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Kodak과 Clements(2009)의 연구는 4세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실험에 필

요한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 아동에게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이템을 

정한 뒤 에코익 촉구가 결합되지 않은 맨드와 택트 훈련과 에코익 촉구가 결합된 맨드와 택트

훈련을 각각 적용하였다. 그 결과 에코익 촉구가 결합된 맨드와 택트 훈련이 보다 더 효과적이

었음이 입증되었다.

단계적 용암법은 능력의 제한으로 올바른 학습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가

르칠 때 단계적으로 촉구를 줄여 결국 자연적 변별자극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법이다(Cooper, 1987). 김미영과 홍준표(1993)는 정적 강화와 자료의 제시방법이 취학 전 아동

의 글자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체계적인 용암 단계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그

림촉구의 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반면 이에 상응하게 자연적 변별자극인 글자 자극을 점차로 

증가시키는 체계적 용암법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글자학습 효과를 검증하였다. 홍준표(2006)는 

체계적 용암 단계를 활용하여 자폐 아동의 발달적 결손 행동을 효과적으로 치료 교육하는데 성

공할 수 있었다.

Bourret 등(2004)의 연구에서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한 맨드 훈련 연구가 많이 있지만, 상세

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고, 대상자를 위한 교수전략의 선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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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지적하고 맨드 훈련에 앞서 아동별로 음성 맨드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에코익 

촉구, 단계적 용암법, 행동형성으로 아동의 교수전략을 각각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음성 맨드를 성립시키도록 고안된 절차가 효율적이었

음을 입증하였다.

Thomas 등(2010)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치료 패키지인 촉구(prompt), 페이딩(fading), 그리고 차

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를 통해 무발화 자폐 아동 세 명의 음성 맨드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세 명의 아동 중 두 명의 아동들의 독립적인 음성 맨드의 증가

를 가져왔고, 잡아당기기, 가리키기, 잡기 등의 비맨드 행동의 제거가 가능하였다.

무오류 학습(Errorless learning)은 행동 레퍼토리에 존재하지 않는 발달적 결손행동을 효과적으

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전략으로(Terrace, 1963; 홍준표, 2017), 아동이 자연적 변별자극(SD)에 올

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 촉구 자극을 사용하여 성공적 반응을 유도한 다음 정적 강화하는 방법

이다. 학습자가 반응하지 않거나 그릇된 반응을 할 때 보조적 도움을 제공하여 성공적 반응을 

촉구하는 과정과 촉구의 양을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유의할 점은 도움을 받

고 성공한 반응도 강화하지만 도움 없이 성공한 반응과 차별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맨드와 택트가 관련된 연구 중, 최근에는 두 가지 언어작동(Verbal perent)이 기능적으로 독립

성을 가진다는 Skinner(1957)의 이론과 반대로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검증하는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Finn, Miguel & Ahearn, 2012).

Alebert 등(2012)의 연구에서는 5세에서 8세 사이의 자폐 아동 3명에게 행동 연쇄의 완료에 필

요한 아이템 중 하나를 제거하여 중단하게 함으로써 아동들이 누락된 아이템을 요구하도록 맨

드 훈련을 하였는데 이때 음성 촉구와 촉구 페이딩 절차가 효과적이었고, 누락된 아이템에 대

한 맨드 훈련을 통해 훈련받지 않은 택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Finn 등(2012)의 연구에서는 4명의 ASD 아동에게 두 개의 4조각짜리 구조물을 만들도록 가르

치는 과정에서 2명에게는 택트 훈련을 나머지 2명에게는 맨드 훈련을 한 뒤 서로 다른 조건에

서 테스트한 결과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이 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도 발화가 나타나는 

전이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미국에서는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언어훈련 연구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부모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Skinner의 작동이론

에 기반한 발달적 결손행동과 언어습득에 관한 이론 연구나 실용적 치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홍준표, 2006)이 시도되어왔으나 현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응용행동분석의 원리와 기법에 기초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언어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홍준표, 2014; 남상석, 양문봉, 장세영, 2016).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에코익 촉구 페이딩 절차가 체계적으로 적용된 용암

프로그램과 함께 비체계적으로 적용된 무오류 학습을 통한 맨드와 택트 훈련이 자폐 아동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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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언어 습득에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탐색하려는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맨드 훈련에서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법은 자폐 아동의 음성언어 습득의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택트 훈련에서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법은 자폐 아동의 음성언어 습득의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셋째, 맨드와 택트 훈련에서 습득된 음성언어는 상호 간에 전이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3명이다. <표 Ⅱ-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 C는 4세 6개월 남아로 2∼4음절까지 에코익 모방이 가능하고, 수용어휘는 대체로 40

개 정도 어휘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손뼉치기, 머리카락 잡아당겨서 

뽑기, 소리지르기 등이 있지만 수업에 큰 지장이 없고, 간단한 지시 따르기, 다른 사람의 동작 

모방을 할 수 있다. 아동 J는 4세 0개월 여아로, 모든 언어적 반응이나 소리 모방에서 불명확한 

발음으로 “어”라는 한 음절 소리로 일관되게 반응하고, 극히 드물게 “엄마”와 “물”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말하기도 한다. 에코익 모방은 모음으로 “아”만 발성할 수 있다. 맨드의 경우 아동은 

주로 사물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손을 잡고 끌어당김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

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심하게 울고, 꼬집고, 바닥에 눕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 아동 L은 3세 9개월 남아로 불명확하지만 음절수 대로 에코익 모방이 조금씩 가능하

고, 모음 중 “아”, “이”만 정확하게 발음한다. 맨드의 경우 상대의 손을 이끌어 원하는 것을 획

득하고자 하지만, 훈련자가 아동이 원하는 것을 들고 이름을 따라 모방하도록 하면 음절수만큼 

따라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2. 실험환경 및 실험도구

본 연구는 경기 지역에 위치한 ABA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은 주 3∼4일, 아동별로 6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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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진행되었다. 한 회기는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 도구로 사용된 뽀로로 사운드 카드

는 에듀 동요와 인기 동요 총 2세트로 각 세트 당 30장의 카드와 사운드 바로 구성되었다. 사

운드 바에 사운드 카드 한 장을 끼워 넣으면 앞면에선 단어를 뒷면에선 단어와 관련된 동요가 

재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 바가 있어도 사운드 카드가 없으면 아동이 원하는 소리나 노

래를 들 수 없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맨드 조건과 택트 조건을 설정하였다.

맨드 조건(mand condition)에서는 아동에게 사운드 바를 사전에 제공하고 사운드 카드는 실험

자가 통제한다. 즉 사운드 카드에 대한 요구상황을 설정하고, 아동이 표적 언어반응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수행하면 아동에게 사운드 카드 자체를 강화제로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사운드 

카드에 대한 아동의 요구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동이 좋아하는 선호물을 카드와 함께 짝지어 제

시한다. [사운드 바와 카드]에 대한 사전 선호도 평가에서 아동 C와 L은 매우 강한 관심을 보였

으나 아동 J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J에게는 사운드 카드와 함께 선호하는 

물질적 보상을 짝지어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 J도 [사운드 바와 카드]에 대한 강한 요구

를 나타냈다. 택트 조건(tact condition)에서는 아동에게 사운드 바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소리와 

노래를 듣기 위해 카드가 요구되는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배제하였다. 아동이 카드에 제시된 

사물의 이름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올바로 발성하면 아동이 좋아하는 선호물을 강화제로 제공

하였다.

아동 C 아동 J 아동 L

연령(성별) 4세 6개월(남) 4세 0개월 (여) 3세 9개월(남)

표현 능력 어휘 40개 없음 없음

수용 능력 사물 변별 가능 사물 변별 가능 사물 변별 가능 

에코익

(모방)

음절수와 상관없이

모방 가능함

모방이 전혀 되지 않고

모든 소리를 ‘어’라는 외마디

소리로 일관되게 발음함

촉구 없이

자발적 발화 어려움 

문제 행동

손 모아서 턱 치기

소리 지르기,

웃기, 울기

꼬집기, 눕기, 울기

색깔 블록 (3개)

손에 쥐고 다니기

누워서 자동차 굴리기

학습기술

동작 모방 가능

간단한 지시 따르기 가능

의사표현 가능

동작 모방 가능

지시 따르기 어려움 

의사표현 불가능 

동작 모방 가능 

지시 따르기 어려움

의사표현 불가능 

주의 집중
눈 맞춤 가능

주의집중 짧고 매우 산만함.

눈 맞춤 가능 

주의집중 시간 짧음 

눈 맞춤 가능

주의집중 시간 짧음 

<표 Ⅱ-1> 연구 대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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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와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1)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 (2) 무오류 학습방법, (3) 통제조건을 포함한 세 가

지 방법을 무작위 순으로 적용하면서 대상 아동의 표적언어반응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한 

회기를 10 시행으로 나누고, 각 시행 별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올바른 반응은 “+”로 표기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그릇된 반응은 “-”로 기록하였다. 한 회기 10 시행이 종료되면 “+”로 기

록된 반응의 수를 세어 올바른 반응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맨드와 택트 조건에서 아동별 표

적 단어와 측정방법 및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4.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맨드와 택트 훈련의 성과를 (1) 무오류 학습조건, (2) 단계적 용암 조건, (3) 통

제 조건에서 각각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교대처치설계(Alternating treatment design)를 

사용하였다. 각 실험조건 간의 간섭과 순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실험조건의 제시 순

서를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도구로 사용된 사운드 카드의 제시 순서도 모두 무작위순

으로 정하였다.

5. 실험절차

1) 사전준비와 검사

본 연구에서 실험도구로 사용될「뽀로로 사운드 카드」에 대한 피험아동들의 선호도를 사전

에 평가하였다. 선호도 평가방법은 3개 이상의 자극 중에서 선호하는 자극을 하나씩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다중 자극 (multiple stimuli)중 특정 항목이 선택되면, 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

지 중에서 좋아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간단한 선호도 평가방법 (brief preference assessment)

을 각각의 아동에게 사용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아동 C와 아동 L의 경우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고, 아동 J의 경우 큰 흥미를 가지 못해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 강화제와 

함께 페어링(pairing)하여 뽀로로 사운드 카드에 대한 흥미도를 높였다. 그런 다음, 아동 C의 경

우 뽀로로 사운드 카드에서 택트 가능하지 않은 단어를 찾아 목표 단어로 선정하였고, 아동 J

와 아동 L의 경우 두 음절 단어로 목표 단어를 선정하였다.

2) 맨드 훈련

<그림 Ⅱ-1>과 <그림 Ⅱ-2>는 맨드 훈련에서의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절

차를 순서도로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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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맨드 훈련에서의 무오류 학습프로그램 1

회기 진행 순서도

<그림 Ⅱ-2> 맨드 훈련에서의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

1회기 진행 순서도

<그림 Ⅱ-1>은 맨드 훈련에서의 무오류 학습 절차로 실험자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아동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사운드 바를 아동에게 준다. 아동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사

운드카드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며, “뭐 줄까?”라고 묻는다. 아동이 3초 이내에 올바

로 반응하면 칭찬과 함께 사운드 카드를 아동에게 주고 20초 동안 노래와 단어 발성을 듣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으로 기록하고 다음 시행으로 넘어간다. 만일 오류반응이 발생하

면 카드의 이름을 모방하도록 에코익 촉구한다. 아동이 3초 이내에 올바로 따라하면 칭찬만 하

고 그릇된 반응 (×)으로 기록한 후 다음 시행으로 넘어간다.

<그림 Ⅱ-2>는 맨드 훈련에서의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절차로 실험자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은 상태에서 사운드 바를 아동에게 준다. 아동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사

운드 카드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며, “뭐 줄까?”라고 물은 다음 즉시 해당 단계의 언

어적 촉구를 한다. 아동이 3초 이내에 올바로 반응하면 칭찬과 함께 사운드 카드를 아동에게 

주고 20초 동안 노래와 단어 발성을 듣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으로 기록하고 다음 

시행으로 넘어간다. 만일 오류반응이 발생하면 무시하고 그릇된 반응(×)으로 기록한 후 다음 시

행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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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트 훈련

<그림 Ⅱ-3>과 <그림 Ⅱ-4>는 택트 훈련에서의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절

차를 순서도로 그린 것이다.

<그림 Ⅱ-3>은 택트 훈련에서의 무오류 학습 절차로 실험자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아동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사운드 바를 아동에게 준다. 아동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사

운드카드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며, “이게 뭐야?”라고 묻는다. 아동이 3초 이내에 올

바로 반응하면 칭찬과 함께 사운드 카드를 아동에게 주고 20초 동안 노래와 단어 발성을 듣도

록 허용한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으로 기록하고 다음 시행으로 넘어간다. 만일 오류반응이 발생

하면 카드의 이름을 모방하도록 에코익 촉구한다. 아동이 3초 이내에 올바로 따라하면 칭찬만 

하고 그릇된 반응 (×)으로 기록한 후 다음 시행으로 넘어간다.

<그림 Ⅱ-4>는 택트 훈련에서의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절차로 실험자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은 상태에서 사운드 바를 아동에게 준다. 아동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사

운드 카드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며, “이게 뭐야?”라고 물은 다음 즉시 해당 단계의 

언어적 촉구를 한다. 아동이 3초 이내에 올바로 반응하면 칭찬과 함께 사운드 카드를 아동에게 

주고 20초 동안 노래와 단어 발성을 듣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으로 기록하고 다음 

시행으로 넘어간다. 만일 오류반응이 발생하면 무시하고 그릇된 반응(×)으로 기록한 후 다음 시

행으로 넘어간다.

<그림 Ⅱ-3> 택트 훈련에서의 무오류 학습프로그램 1

회기 진행 순서도

<그림 Ⅱ-4> 택트 훈련에서의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

1회기 진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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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 조건

통제(control)조건은 기초선 조건과 같은 것으로서 다른 치료 조건의 성과와 비교하기 위한 준

거로 활용된다. 그리고 다른 치료조건과 다른 점은 올바른 반응에 대한 간소한 칭찬 외에 어떤 

강화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릇된 반응에 대한 교정이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촉구도 

사용되지 않는다. 즉, 아동과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은 상태에서 아동 이름을 불러 주의를 집중

시킨 다음 사운드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며, “뭐 줄까?”라고 묻는다. 아동의 

반응을 (올바른 반응 +, 그릇된 반응 -) 기록한 후, 아동의 반응과 상관없이 즉 어떤 강화도 하

지 않고 모두 무시하고 다음 시행으로 넘어간다. 

6. 관찰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중재의 모든 단계를 비디오 녹화하였다. 연구자는 응용행

동분석 석사과정생인 보조연구자 1명과 함께 자료 분석 전 절차와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녹화

된 자료의 40%에 대해 관찰 및 기록 후 비교함으로써 관찰자간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관찰자

간 일치도(신뢰도)는 아래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되었다. 이 연구에서 관찰자간 일치도의 평균

은 아동 A는 95%, 아동 B는 94.5%, 아동 C는 97%였다.

7. 중재충실도

계획된 중재 절차와 방법이 치료자에 의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

여 E-A-B-C 수반성 모형에 기초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가 제작 사용되었다. 

중재 충실도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국제공인행동분석가(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is, BCBA)

와 연구자가 함께 측정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선정된 문항은 연구참여자별로 각각 2회에 걸

쳐 평가가 이뤄졌으며, 본 연구의 중재 충실도는 95%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맨드와 택트 훈련의 결과

아래 제시된 <그림 Ⅲ-1>,<그림 Ⅲ-2>,<그림 Ⅲ-3>은 맨드와 택트 훈련 조건에서 세 피험 

아동의 무오류 학습 프로그램,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성과를 각각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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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C의 결과

<그림 Ⅲ-1>의 맨드 훈련에서, 아동 C의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80.8%로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20.8점보다 60.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실험조건의 자료점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무

오류 학습 프로그램의 평균수준도 40.0%로서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20.8%보다 19.2%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조건 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료점들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

인다. 택트 훈련에서도 아동 C의 단계적 용암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78.2%로서 가장 높고, 통

제조건의 평균수준 31.9%보다 46.3%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복되는 자료점들이 약간 나타

나고 있다. 반면에 무오류 학습 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46.4%로서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31.9%

보다 14.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조건 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많은 자료점들

이 서로 중복되고 있으며, 변화의 양상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

<그림 Ⅲ-1> 맨드와 택트 훈련에서 나타난 아동 C의 무오류 학

습과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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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J의 결과

<그림 Ⅲ-2>를 보면, 맨드 훈련에서,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66.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12.1점보다 53.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실험조건의 자료점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일이 1시행 외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무오류 학습 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25.6%로서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12.1%보다 13.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조건 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료점들의 대부분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택트 훈련에서도 아동 J의 단계적 용암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54.0%로서 가장 

높고,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9.4%보다 44.6%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복되는 자료점은 3회

기 외에 대부분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오류 학습 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18.8%로

서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9.4%보다 9.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조건 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자료점들이 서로 중복되고 있으며, 변화의 양상도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유의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

<그림 Ⅲ-2> 맨드와 택트 훈련에서 나타난 아동J의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프로그램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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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L의 결과

<그림 Ⅲ-3>을 보면, 아동 L의 맨드 훈련에서,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64.1%로

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18.6%보다 45.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두 실험조건의 자료점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일이 약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자료통로를 보면 초기 18회기까지는 상승추세가 나타났다가 그 이후 24회기까지 급격한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후부터 다시 급상승 추세로 바뀌어 거의 정점에 이른 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오류 학습 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15.3%로서 통제

조건의 평균수준 18.6%보다 3.3%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조건 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

서 자료점들의 대부분이 중복되고 있으며, 38회기부터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두 

조건의 변화 양상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오류 학습 프로그램은 효과는 없는 것으

로 보인다. 택트 훈련에서도 아동 L의 단계적 용암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70.0%로서 가장 높고,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10.7%보다 59.3%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과정에서 일정 범위 내

에서 두 조건 간에 중복되는 자료점들이 6개 정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 회기째에 단 한 번 

자료점이 50%까지 높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한 번도 중복되는 자료점이 보이지 않는

다. 반면에 무오류 학습 프로그램의 평균수준은 20.6%로서 통제조건의 평균수준 10.7%보다 

<그림 Ⅲ-3> 맨드와 택트 훈련에서 나타난 아동 L의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 프로그램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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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조건 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자료

점들이 많고 특별한 추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전이효과

각 아동에게 맨드 훈련과 택트 훈련에서 습득한 음성 언어를 서로 중재 조건을 달리하여 언

어 반응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아동 C의 경우에는 1차 실험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중재 방법인 

맨드 용암조건과 택트 무오류 조건에서 다시 한 번 2차 실험을 진행하면서 맨드와 택트 훈련에

<그림 Ⅲ-4> 세 아동의 맨드 훈련과 택트훈련의 전이효과: 맨드와 택트 훈련 조건에서

각각 학습된 음성언어반응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도 전이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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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습득한 음성언어는 총 16개로 전이효과 실험에서는 맨드에서 습득된 단어를 택트 조건으로, 

택트 조건에서 습득된 단어를 맨드 조건으로 변경하여 언어 반응율을 비교하였다. 아동 C는 맨

드-택트 조건에서 평균 85%, 택트-맨드 조건에서 평균 87%의 언어 반응율로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아동 J의 경우, 맨드와 택트 훈련에서 습득한 음성언어는 총 8개로 전이효과 실험 결과

는 맨드-택트 조건에서 평균 87.5%, 택트-맨드조건에서 평균 95%의 언어 반응율을 보였다. 아동 

L의 경우, 맨드와 택트 훈련에서 습득한 음성언어는 총 8개로 전이효과 실험 결과는 맨드-택트 

조건에서 평균 90%, 택트-맨드조건에서는 평균 82.5% 로 아동 J와 다르게 택트-맨드 조건에서 

더 많은 언어 반응율을 보였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무오류 학습과 단계적 용암법을 활용한 맨드와 택트 훈련이 자폐 아동의 음

성언어 습득의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맨드와 택트 훈련을 통해 습득된 음성 언어가 서로 다

른 조건으로의 전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적 용암법을 활용한 맨드와 택트 훈련이 모든 연구 참여자의 음성 언어 습득에 효

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Bourret 등(2004)의 연구에서 무발화이거나 언어 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자폐 아동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단게적 용암법을 활용한 맨드 훈련이 음성 맨드 형성

에 효과적이었음을 검증한 실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Thomas 등(2010)의 

연구에서는 무발화 아동에게 단계적 용암법을 활용한 맨드 훈련이 아동의 음성 언어 습득에 매

우 효과적이었고 이를 통해 가리키기, 잡아 당기기 등의 비맨드 행동의 감소를 보인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오류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와 대조적인 효과

로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로 맨드 훈련 조건의 우수성이다. 동기화조작(MO)을 기

반으로 하는 맨드 훈련 조건은 일시적으로 가장 강력한 강화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선호물보다 일시적으로 최선의 강화력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로, 동기화조작(MO)의 강화

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동이 좋아하는 선호물을 함께 제공함으로서 강화의 효과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아동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전에 사전 평가를 통해 아동의 

언어 기능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 요소를 배제한 교수전략의 선택

이 아동의 음성 언어 습득에 평가 전과 평가 이후 효과의 차이를 밝혀볼 가치가 있다.

둘째, 맨드와 택트 훈련 조건에서 학습된 음성언어는 상호간에 전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들은 한 조건에서 습득한 것을 다른 조건에서도 언어반응을 

전이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였다. Skinner(1957)의 언어행동 연구에서는 언어 조건이 각각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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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립성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Finn, et al., 2012; Albert et al., 2012) 맨드

나 택트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어휘들이 다른 조건에서도 전이되어 사용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최근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맨드에서 배운 음성언어가 택트에 사용

되고, 택트에서 습득한 어휘가 추가적인 학습 없이 맨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 가지 상황에서 습득한 어휘들이 맨드와 택트뿐만 아니라 인트라버

벌의 기능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맨드와 택트 훈련에서 저기능 아동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는 순수 택트와 순수 맨드 기

술을 보지 못하였다. 과제 제시 후 항상 “뭐 줄까?” 혹은 “이게 뭐야?”와 같은 언어적 촉구를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아동들이 산출한 반응이 순수한 맨드와 택트라기 보다는 인트라버벌-

택트, 인트라버벌-맨드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 

기능에 따라서 교사가 제시하는 시작 촉구단계를 조절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고, 이러

한 초기 인트라버벌-맨드 혹은 인트라버벌-택트 훈련이 추후 순수 자발적 맨드와 택트로 이어

지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맨드어휘 습득

을 위해서 구조화된 상황에서 맨드로 요구한 구체물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운드 카드를 세트로 

사용하여 언어반응을 보았다. 예를 들어 아동이 “구름”이라고 맨드 반응을 보이면 구름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아동은 사운드 바에 카드를 넣음으로서 “구름” 사운드를 듣는 것

으로 강화받았다. 아동의 실용적인 맨드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실생활에 아동이 자주 요구하는 

목록 중에서 아직 맨드 기술로 습득되지 않은 것들을 목표로 선정하여 아동이 맨드로 요구한 

구체물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사회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일상생활로의 일

반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기능 아동을 대상으로 음성언어 산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저기능 아동들의 경우 “네모”나 “거미” 등을 목표 언어로 설

정하였으나, 기능이 낮아서 도달 목표 반응은 “어어”나 “어미” 등으로 설정하였다. 아동은 제시

된 단어카드에 맞는 음절산출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비슷한 음성산출을 하지 못한 것도 음절

수만 정확하면 정반응으로 결정하였다. 연구 기간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초기 음절수에 맞게 산

출한 반응이 반응형성법(response shaping)을 통하여 구체적인 음성산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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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Errorless learning versus Systematic fading

in the mand and tact training on the speech acquisition

for the children with autistic disorder

Lim, Hee-Jung*․Hong, Joon-Pyo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what teaching strategy would be more effective in the speech 

acquisi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o determine whether learned speech from the 

mand and tact training would be transferred to other verbal operant conditions. To investigate these 

research questions, 3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lternating 

treatment designs were used to study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errorless learning and 

Systematic fading on the speech language acquisition. Results indicated that Systematic fading was more 

effective than Errorless learning for all participants to acquire verbal responses across the mand and tact 

training settings. Also, all three participants demonstrated skill transition for using target words from the 

trained verbal operant condition to other non trained verbal operant conditions.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n these findings would be addressed.

Keywords: Erroless Learning, Systematic Fading, mand, tact, transf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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