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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회원 및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정취가 더해가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는 ‘발달장애

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년 추

계학술대회를 마련하여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와 온종합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한국발달장애학회가 공동주최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학문영역의 전문가들이 협

력하여 발달장애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 사례를 

공유하며,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

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

에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장 박 명 화

이사장 윤 점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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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원 및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저희 온종합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한국

발달장애학회와 함께 2024년 공동 학술대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여러분을 초대하

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

안”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안녕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학술대회가 여러분께 풍부

한 지식과 영감을 제공하고, 나아가 발달장애인 전문가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장 김 상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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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 공동 학술대회’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가 특수교육 및 

행동발달재활 현장에서 근착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와 온종합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한국발달장애학

회가 함께 공동주최자가 되어 이론과 실제의 다학제적 융합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감정 표현, 스트레스 처리의 어려움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행동 및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행동발달재활 전문가, 특수교사, 심리학자, 의사 등이 포함된 다학

제적 협력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발달장애학회는 발달장애 관련분야의 상호연계적 연구활동을 통한 학문의 발

전과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하고, 발달장애인과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

력 및 실천하기 위해 우리 학회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공동 학술대회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기회를 가져 보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발달장애학회장 조 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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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의사소통 지원

 

박 재 국*
1)

Ⅰ. 들머리

발달장애인은 심신 장애와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문제행동

을 보인다. 문제행동은 학교나 사회 적응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교사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해소하기 위해 칭찬이나 벌과 같은 전통적인 행동

수정 기법을 적용해 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아예 없었다는 보고가 적지 않

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교

사의 어려움은 가중되게 마련이다. 

여러 사례에서 우리는 작은 문제행동이라도 중재가 미흡하거나 방치되면 더 큰 사고

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그와 반대로 교사의 열정적인 중재가 오히려 발달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권에 대한 논쟁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국가인권위원회(2013)에서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2014)에서는 ‘장애학생의 문

제행동 중재를 위한 매뉴얼’과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현장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 

전문교사 양성과 전산화 플랫폼을 구축 등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행동이 존재하여 그들의 가정이

나 사회생활 참여를 방해하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보

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행동증진센터’를 전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2024)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의3 관련)에 근거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도 특수교육 분야에서 발전된 증거 기반의 다양

한 중재 전략들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교육현장에서는 일찍부터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SWPBS) 등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문제행동에 대응해 오고 있다. 문제행

동의 원인은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여러 연구에서 기질적

*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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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환경적 요소 외에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부적절한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사소통 중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을 지원하거

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서 수행된 연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또한 의

사소통 지도는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핵심 요소인 대체행동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나 

중재 효과의 유지 및 일반화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

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도 많은데, 이러한 연구는 하나같이 

학교―가정―관계기관의 관계자 간 협력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충

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란 어떤 것이며,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ABA)에 기초하여 개발되어 발달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방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

는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의 기본 원리와 중재 전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지원 전략의 핵심 요소인 대체행동의 기능으로 연구되는 의사소통 

중재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또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최근 연

구들을 점검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좀 더 효과적인 문제행동 중재 방안을 제언해 보

는 데 목적이 있다.

Ⅱ. 문제행동과 중재 연구 동향

1. 문제행동(도전적 행동)과 중재 전략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행동분석 및 특수교육 분야에

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부정적 낙인(Negative Stigma)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

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윤성문, 2024). ‘도

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는 1987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김혜련, 2024), 이후 

도전적 행동은 비정상 행동(aberrant behavior), 부적응 행동(maladaptive behavior), 행

동 이상(behavioral abnormalities)을 포함한 많은 관련된 용어들을 대체하기도 하는데, 

발달장애인의 광범위한 행동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북미중증장애인협회(North America 

by The Association for People with Severe Handicaps)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Emmerson & Einfeld, 2011). 2000년대 이후에는 긍정적 행동지원 및 기타 긍정적 접근

법의 발전과 함께 ‘우려가 되는 행동(Behavior of Concern)’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되

기 시작하는데, 이는 행동의 원인과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중재를 

가능하게 하였다(윤성문, 2024). 이에 따라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온 일본에서

도 문제행동, 행동문제, 그리고 행동장애 등의 용어를 대체하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행동의 의미로 ‘도전적 행동’이란 용어를 널리 사용하게 된다. 1993년부터

는 ‘강도행동장애 특별처우사업’이라는 최초의 국가 시책을 통하여 ‘강도 행동장애’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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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최중도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직접적인 타해(물기, 

박치기 등)나, 간접적인 타해(수면장애, 동일성의 유지 등), 자해 행위 등이 비정상적인 

빈도와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池内, 2022).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행동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

는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문제행동이 발달장애인의 개인 특성과 물리적, 인적 환

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

사는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문제행동이 그들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기능

(획득과 회피 등)을 가지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문제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생활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나 학

습이나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행동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교사가 토로하는 구체적인 

문제행동에는 자기자극행동, 자해ㆍ공격행동, 기물파손, 주의산만, 과잉ㆍ충동행동, 수업

방해행동, 불안ㆍ위축행동, 성적인 행동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문제행동을 발견하고 예방하기에 앞서 어떠

한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재 대상이 되는 문제행동으로 판단하는 기준에는 행동의 빈도, 지속시

간, 강도, 형태, 연령 적합성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교실 내의 문제행동에 적용할 때

는 [그림 1]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와 아래의 구체적인 질문들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1단계 : 문제행동의 조작적 정의와 우선순위 결정하기

⇓

2단계 : 기능평가 (환경평가, ABC 분석, 다양한 지표 평가)

⇓

3단계 : 가설 개발(문제행동의 원인, 목적, 지속 이유 등에 근거)

⇓

4단계 : 행동 지원 계획 개발

① 선행/ 배경사건 중재

② 대체기술(행동) 교수

③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전략 중재 

④ 장기적인 지원 계획

⇓

5단계 : 실행, 평가, 수정

[그림 1] 문제행동 중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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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이 빈번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 참여 기회 및 학습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저해하는가?

- 행동이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에 방해가 되는가?

- 행동이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가?

- 행동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가?

- 행동이 다른 학생들 혹은 교사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가?

- 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영향으로 특이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 학생이 다른 사고나 사건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를 실시했는데도 여전히 문제행동

이 지속되고 있다면 <표 1>에 제시하는 교사 대응방법(井上 외, 2013)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인 변화된 대응방법

만능약과 같은 치료 탐색 → 문제가 일어난 장소에서 대응

단발의 극적인 대응에만 기대 → 매일 지속적인 대응

추상적이고 큰 개념으로 문제해결 → 개별의 구체적인 문제로써 분석

적절한 대응만으로 만족 → 대응 후의 결과 중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 팀 협력 중시

<표 1>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원인과 대응 방법 변화 주기

긍정적 행동지원은 선행자극의 조작과 대체행동 중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응용

행동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ABC중재, 즉 배경ㆍ선행사건(A: antecedent), 행동(B: 

behavior), 후속결과(C: consequence)의 3자 관계에서 행동을 이해하고 중재하면서 적응

행동을 늘려가는 지원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자리이탈’을 중재할 뿐 아니라 ‘착석하기’나 

‘과제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목표 행동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중심

의 문제행동의 제거에 주안점을 두었던 행동수정 이론과는 달리 문제행동이 가지는 기

능을 분석하고 학생이 자신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지원하

는 아동 중심의 예방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행동지원은 장기간에 걸친 환경변화와 대체행동으로 교수한다는 점, 

학생의 인격보다 문제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보상에서 벌(예, 타임아웃)의 

사용으로 인한 공평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하면 ……한다”라

는 방식의 접근으로 인간적 상호작용을 조건화하고 있다는 점, 신뢰와 애정이 없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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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적 관계는 지속적이고 만족적인 행동 변화(행동 일반화)의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

다는 점 등의 제한점이 있다고 지적되곤 한다. 학생의 조건적이고 지배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들은 그들의 자아를 점차적으로 위축시켜 자신의 욕구나 감정 등을 조절하거

나 표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익힐 

기회를 제한하여 상호작용 능력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2014)이 개발한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과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에서는 대상학생과 중재해야 할 목표 행동이 설

정되면, 중재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각 단계에 따라 각 학교와 학급 단위

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Step 1. 행동중재가 필요한 대상학생 선정: 학급에서 우선적으로 중재되어야 할 학생을 선정한다. 이 과

정은 문제행동의 발견 및 확인(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p.168)에 제시된 절차를 따른다. 

Step 2.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선정: 문제행동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재되어야 할 문제행동을 선별한다. 이 

과정은 문제행동의 발견 및 확인(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p.168)에 제시된 절차를 따른다.

Step 3. 행동기능평가: 문제행동의 기능(원인 및 강화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행동기

능평가라고 한다. 구체적인 절차(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pp.173-180)는 자료수집, 기능

분석, 가설수립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능행동평가는 서술적 기능행동평가(Descriptive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 FA), 간접평가(Indirect Assessment)

의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Step 4. 문제행동의 측정방법 선정: 문제행동을 측정 및 관찰이 가능한 용어로 구체적으로 정의(장애

학생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p.114)하고, 그에 따라 행동측정 절차를 선정(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pp.118-130)한다. 

Step 5. 기초선 측정 및 시각화: 중재를 적용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교실상황에서 선정된 문제행동을 

측정한다. 한 회기(관찰시간) 시간을 일정하게 설정하고 가급적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하

여 같은 환경, 같은 시간대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엑셀파일에 입

력하여 시각화한다(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p.120). 

Step 6. 행동기능평가에 따른 중재방법 선택: 행동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의 기초적 기능패턴 및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행동의 원인 및 양상에 따라 적절한 중재법을 선택한다. 가이드북에서 

문제행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한 중재방법 가운데서 선택한다. 

Step 7. 중재방법의 적용: 가이드북에 제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중재한다. 중재 시에는 강

화제의 조건 및 빈도 등을 결정하여 제공하며 행동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강화를 줄여 나간

다. 교사는 단호하고 명확한 지시하기, 정보 제공 이전에 주의집중을 위한 신호보내기, 학생

의 이름을 불러 칭찬하기 등으로 교실환경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 

Step 8. 중재 적용 중(중재선)에 문제행동의 지속적 측정 및 시각화: 기초선과 마찬가지로 중재가 적

용되는 기간 동안(중재선)에도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측정하고 가이드북에서 안내하는 엑셀

파일에 입력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한다(p.120).

Step 9. 그래프에 보이는 행동변화에 따른, 중재의 변화ㆍ유지에 대한 결정: 어느 정도 (대략 2-3주일 

정도) 중재가 실시된 후에 시각화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행동변화를 평가한다. 중재의 효과가 

보이면 다른 교실 구성원들과의 정보를 공유하여 중재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중재

가 정확하게 적용되었음에도 목표행동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3단계(행동기능평가)로 

돌아가 다시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음 단계 4~9단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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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사 양성 

연수를 시작하였고, 이어 교육부(2016)는 전국의 교육 현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책정하여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중재 절차는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

의 도전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개별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중재전략의 적

합화가 필요하다. 이점을 고려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2020)에서도 학교를 졸

업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CD-ROM 포함)’을 개발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문제행동과 의사소통 중재 관련 연구 동향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과 중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긍정적 행

동지원은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행동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은 말의 내용(추상 개념, 

부정형 등)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야기 내용을 전달할 때의 어려움을 가지기 때

문에 학생이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교사는 어떻게 정보를 제시하면 학생에

게 잘 전달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재규(2021)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논문 203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가 가장 많았고, 대상연령은 초등학생, 장애유형은 지적

장애, 실험집단의 크기는 1명, 실험설계는 중다 기초선 설계, 종속변인은 문제행동 감소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그다음으로 문헌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실험연구의 경우 대상연령은 영유아, 실험집단의 크기는 21~30명, 

실험설계는 단일집단 AB설계, 종속변인은 문제행동 감소, 사회적 기술, 중재수준은 소

집단 수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푸름(2023)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공격행동 

중재연구 84편을 분석한 결과, 자폐성장애인의 공격행동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독립변인은 긍정적 행동지원이, 종속변인으로는 신체적 공격행동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

다. 연령의 경우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유아,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순으로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문제행동 중재방법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이외에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또한 많이 사

용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의사 표현능력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서는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ECS)’,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등을 이용하여 발달장애 

학생이 기능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 김송, 김정

연(2022)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22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특수

학교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설계는 단일대상

연구의 중다중재설계가 가장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중재전략은 직접교수, 환경중심 언어

중재, 스크립트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중재도구는 테블릿 PC, 마이토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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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였다. 중재 장소는 주로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에 

대부분 유의미한 중재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남유조 외(2022)는 2004년부터 2021

년까지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실시된 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중재 연구를 다룬 논문 24

편을 분석하고, 연령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장

애 순으로 많았으며, 중재방법은 중다중재, 직접교수법이 가장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를 키워드로 하여 선

별한 정서ㆍ행동장애학회의 논문 56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으로 실험연구, 문헌연

구, 질적연구, 조사연구 순으로 많았다(<표 2> 참조). 실험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의 연령

은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실험설계는 중

다기초선설계, 중재수준은 개별수준의 중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종속변수는 공격행동

과 사회성 기술이 가장 많았고, 독립변수는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이상 <표 3> 참조). 문헌연구는 문헌고찰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

고, 연구대상은 중재연구가 가장 많았다. 질적연구는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경험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실험연구 8 2 5 2 3 2 22(39.3%)

조사연구 - 5 - 1 2 - 8(14.3%)

문헌연구 5 2 2 - 5 1 15(26.8%)

질적연구 1 2 2 1 3 2 11(16.1%)

계 14 11 9 4 13 5 56

<표 2> 정서ㆍ행동장애 연구 동향: 연구 방법(2019~2024)

구분 항목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구

대상

연령

학령전기 2 1 - - - - 3(13.6%)

초등학생 1 - - 1 1 1 4(18.2%)

초등학생,중학생 1 - - - - - 1(4.5%)

중고등학생 3 1 3 1 2 1 11(50.0%)

성인기 1 - 2 - - - 3(13.6%)

유형

지적장애(MD) 1 1 3 1 - - 6(27.3%)

자폐성장애(ASD) 3 - 2 1 1 2 9(40.9%)

MD, ASD 3 1 - - - - 4(18.2%)

MD, ASD, 부모 - - - - 1 - 1(4.5%)

MD, ASD, 교사 - - - - 1 - 1(4.5%)

교사 1 - - - - - 1(4.5%)

<표 3> 정서ㆍ행동장애 연구 동향: 실험연구의 현황(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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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면 문제행동 중재연구는 주로 장애아동(초등학교~청소년기)을 대상으로 

특수학교에서 이뤄진 연구가 가장 많으며, 연구설계는 중다기초선설계, 중재수준은 개별

차원,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가 가장 많았음을,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연구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하고 나면, ‘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전보

다 점점 중증화가 되고 있고,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2024).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24년에 ‘최중증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발달장애

인의 도전적 행동의 심각도에 따라 집단활동지원, 1:1지원, 24시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수행기관과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이에 따라 향후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특수교사나 문제행동 전문가와 협력적 관계를 맺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학교 적용 방안도 그러한 이유에서 

유관기관 차원의 문제행동 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긍정 적 행동지원의 학교(기 관) 적용 방 안

학교기반 긍정적 행동지원(schoolwised PBS; SWPBS, 이하는 SWPBS)은 학교의 교

육활동 전반에 걸쳐 조직적 체계로 구성된 전략이지만(김진호 외, 2017), 새로운 중재방

법이나 이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방법에 학생의 행동과 관련해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 가족,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적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행동의 지도를 통해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

실험집

단크기

10명 이하 5 1 4 2 2 2 16(72.7%)

11명 이상 3 1 1 - 1 - 6(27.2%)

실험

설계

ABC설계 1 - 1 1 - - 3(13.6%)

BAB설계 - 1 - - - - 1(4.5%)

교대중재설계 - 1 - - - 1(4.5%)

AB설계
단일집단 2 1 1 - 1 - 5(22.7%)

통제집단 2 - 1 - - - 3(13.6%)

중다기초선설계 2 - 1 1 2 2 8(36.4%)

복수중재설계 1 - - - - - 1(4.5%)

중재

수준

개별수준 8 1 3 2 1 2 17(77.3%)

소집단수준 - 1 2 - 2 - 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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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하려는 교육적 측면과 학생이 속한 다양한 환경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체제개선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은라, 2019). 

SWPBS은 1차적 예방인 보편적 지원, 2차적 예방인 그룹차원의 지원, 그리고 개별

차원의 지원인 3차적 예방의 체계로 이루어진다(박재국 외, 2014). 일차적 예방은 보편

적인 지원으로, 이는 광범위한 학교 환경(교실, 복도, 운동장, 식당 등)에서 모든 학생들

에게 직접 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즉, 보편적인 지원은 

자연스러운 맥락 안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중재이며, 학생들이 속한 환경의 가치나 규칙을 교수함으로

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이점을 지닌다(김영란, 2009). 이차적 예

방은 그룹차원의 지원으로, 보편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의 문제행동

에 반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이고 효율적인 긍정적 지원을 적용하는 것이다(김미선, 송준

만, 2004). 그룹차원의 지원은 전체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고강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특

정 학생들을 위해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차적 예방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주로 첫째, 만성적 또는 심각한 문제행동이나 학업 실패를 보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둘째, 보편적 중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기술의 부족 또는 부적

절한 행동을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보이는 학생이 될 수 있다(김은라, 2019). 마지막 삼

차적 예방은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

시키기 위한 개별 차원의 집중적인 긍정적 행동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 현장에

서 다룰 주된 문제행동과 중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SWPBS를 통해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방 중심

의 중재를 개발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 차원을 

넘어 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 및 자기관리 기술 등을 촉진하여 다른 사

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행동의 변화와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급을 대상으로 다각

적인 행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현장 지원을 위한 전산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다양

한 성과 사례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본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단’을 편성하여 전문요원이 직접 교육현장을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현장 중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가 협력해서 지원하

는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2012-현재)을 실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내 처음으로 

박사급의 ‘행동중재 전문가(코디네이터)’을 채용하여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

하고 있다. 1997년 미국 IDEA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의 교육현장 적용을 의무화한 것을 

계기로 행동분석 전문가 자격위원회(BACB: Behavior Analyst Certification Board)가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행동분석전문가(BCBA: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BCABA: Board Certified Associate Behavior Analyst) 자격을 개발ㆍ보급하

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홍준표, 2010)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 수준이나 대학원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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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SWPBS의 국내 적용에 대한 우려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박계신(2013)은 S시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경험을 인식

을 조사하고 현장 교사와의 협력 과정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대상학생의 부모 및 치료

서비스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 통로나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김우리(2014)는 

일반교사(n=67)와 특수교사(n=40)를 대상으로 SWPBS의 중요성과 현장 적용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두 교사 집단 모두가 그 중요성을 높게 인정하지만, 교사 업무과다, 

행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교사의 

SWPBS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수교사는 팀접근법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지적

하고 있다. 백종남, 조광순(2013)은 P학생을 위한 SWPBS 적용 사례에서 나타난 학교 

차원의 지원 부족과 학교 풍토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 SWPBS 적용에 대한 교사들

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의 확충과 학교 차원의 체계적 접근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학교 차원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요구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사가 <표 4>, <표 5>를 기반으

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가능한 수용하면서 가장 쉽고 빠르게 교실 기반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김진호 외, 2017). 긍정적 행동지원 성과의 누적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 개선에도 학교 차원의 성공적인 협력체제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 설명

계획적인 무시

(planned igonoring)

-부적절한 행동(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강화

(일반적으로 관심)를 철회하는 것

-효과적 적용을 위해 행동이 상승하더라도 무시해야 함

근접 통제

(proximity control)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 가까이로 이동 또는 그 옆에 서 있는 것

차단 신호

(signal interference)

-비언어적 표현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불승인을 전달하는 것

(손짓, 얼굴표정 등)

재지시

(redirection)

-언어로써 부적절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

-유의점 : 요구 전, 학생의 이름 부르기, 눈 맞춤 강요하지 말 것,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 것

긴장 감소

(tension reduction)
-어려운 상황에 유머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물 제거 -교사는 수업 후 사물을 돌려줄 것 인지해야 함

<표 4> 효과적인 문제행동 관리를 위한 교실기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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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잘못된 학생 행동 대처법 및 이를 위한 중재 팁

잘못된 대처법 중재 팁

-학생이 보이는 긍정적 행동에 대해 아무렇지 않

은 듯 넘겨버리기

-학생의 작은 행동이라도 긍정적인 행동이면 찾아

내어 좋은 행동임을 알려주고, 작은 성공에도 칭

찬하기

-사소한 문제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기

-사소한 문제행동도 더 큰 문제행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은 문제행동일지라도 관찰을 통해서 

긍정적 행동으로 유도하기

-두드러지는 행동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런 

행동중재 전략을 적용하지 않기

-행동중재전략은 두드러지거나 심각한 행동 문제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과적인 중

재 전략을 교실 상황에서 일상화하기

-학생이 문제행동을 멈추고 순종하도록 위협하거

나 체벌하기

-위협과 체벌은 순간적으로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으나 더 심각한 문제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

으므로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행동 규준에 대

해서 알려주기

-학생의 문제행동을 개인적 혹은 감정적인 측면에

서 대처하기

-학생의 문제행동은 교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염두하고, 단호하고 공평하게 

학생을 대하기

-교사와 언어적 논쟁을 하려는 학생을 제압하려 

하기

-학생과 주고 받을 수 있는 대화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평소에 학생들에게 학급 규칙

의 일부로서 명확하게 전달하기

-교사마다 학생의 문제행동 발견시에 대처하는 방

법이 다르므로, 다른 교사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간단하면서도 모든 교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재

전략을 통해 일관성 있는 행동 전략을 수행하기

-부정적인 행동은 처벌하고 긍정적인 행동은 상주기

-부정적인 행동을 처벌하는 대신, 대체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예를 들어, 민규는 평소에 놀이활동 시

간에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곤 하지만, 자기의 순

서를 기다릴 때에는 강화하고 칭찬하기

-부정적인 행동을 간과하고 유머로 활용하거나 유

쾌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예를 들어 민규가 적절

하지 않은 말을 했는데, 학급 친구들과 선생님이 

크게 웃어서 민규에게 핑계거리 제공하기.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가장 큰 강화중

에 하나이므로,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일관성있게 대처하기

-상황, 맥락, 문화배경에 상관없이 문제 행동을 정

의하기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라 문제행동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유념하기

-강화물 제공을 계획하지 않고 교사의 편의에 따

라 제공하기

-긍정적인 행동 후에 강화를 제공하고 강화에 의

해 그와 같은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

로 계획수립하기

우리보다 더 많이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온 일본 ‘특별지원교육’에서도 

SWPBS의 적용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교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관계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학교 표준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과, 니이가타대학(長澤, 2013)이 개발하여 학교와 전문기관과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포괄

적 문제행동 대응 모델’ 등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의 SWPBS에 전산화 시스

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인 사례(庭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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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와 WHO(2001)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 기반한 강도행동장애 PDCA(Plan- 

DO-Check-Action) 지원 페키지를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岡田、2024)들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중재 지원이 주목된다. 

[그림 2] 학교표준 단계적 대응 전략

      

[그림 3] 포괄적 문제행동 대응 모델

Ⅳ. 긍정 적 행동지원의 적용 사례

1. 가정  중재 사례:  머리 때리기  문제행동 중재(志賀, 20 10 ) 

철수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에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 정확한 횟수를 셀 수 없을 정

도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처럼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행동이 일어난 장면

을 설정하고 상세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

다. 이런 경우 발상을 전환하여 “문제행동이 왜 일어났는가?”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우

선 문제행동이 비교적 적게 일어나는 장면을 찾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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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수집: 어머니와의 인터뷰 

-질문: 머리를 때리는 횟수나 강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답: 강하게 반복해서 때리는 경우와 간격을 두고 약하게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 상태나 기분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나요?

-답: 얼굴 표정을 보면 비교적 잘 알 수 있어요. 생긋생긋 웃을 때가 하루에 몇 번 있는데, 표정

이 부드러울 때 머리를 때리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 표정은 중요한 참고 단서가 될 수 있다. 철수가 머리를 때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시간이 있고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 표정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2) 가정에서의 행동 기록

- 기록 기간은 1주일 동안이며, 학교 귀가 후~취침하기 전, 15분 단위로 3단계로 나

누어 기록한다.

- 반드시 정확하게 빈틈없이 기록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상황에 기록하지 못해도 그

날의 기억을 더듬어 기록해도 된다.

- 머리를 때리는 강약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도록 한다. 

2018년 4월

시간(P.M.)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00-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때리지 않는다, △: 가끔씩 때린다(5회 이하/15분), ×: 반복해서 때린다(6회 이상/15분)

[그림 4] 철수의 15분 단위 머리 때리기 기록 결과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8 -

→ 기록을 통하여 어머니는 철수가 머리를 거의 때리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목욕할 때

 - 질문: 목욕 직전에는 어떤가요?

 - 답: 옷을 벗기 전까지는 강하게 때리지만, 옷을 벗을 때는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

아요. 그러고 보니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 질문: 목욕을 하고 나온 직후에는 어떤가요?

 - 답: 나오자마자 머리를 때려요. 그래서 닦을 때 조금 힘이 들어요.  

(2) 형과 함께 앉아서 공놀이를 할 때

 - 질문: 어머니가 형이 하는 것과 같이 공놀이를 하면 어떤가요?

 - 답: 저와 동생이 공놀이 하는 것을 보고 형이 동생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형과 공놀이 할 때’와 다르게 머리를 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3) 가설과 중재

간접적 상황
A 선행사건

(직전 상황)
B 행동

C 후속사건

(직후 상황)

? ▶
목욕탕에 어머니와 

함께 있다
▶

머리를 때리지 

않는다
▶

목욕탕에 어머니와 

함께 있다

[그림 5] 철수가 [머리 때리기]를 하지 않을 경우

 (1) 철수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친숙하고 좋아하는 활동

을 할 때, 또는 도와주는 친숙한 사람(가족 등)이 시야에 있을 경우에 머리를 

때리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철수의 시력은 매우 나쁘다. 그래서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행동(가족에게 있어서

는 일반적인 움직임)을 보이면(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져간다거나 전화를 받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등) 자기 시야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가정된다. 

 (3) 어떤 활동을 기분 좋게 지속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가정된다.

 (4)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재하기로 결정했다.

- 머리를 때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15분 정도의 시간(상황)을 더욱 늘여간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함께 철수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그럴 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화 벨소리를 무음으로 

한다.

- 집에서 심하게 머리를 때리면 어머니는 한동안 철수 옆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앉아

서 할 수 있는 가사일이나 책을 준비해서 옆에 있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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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처럼 비교적 쉬운 중재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중재 가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면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저녁 시간에 어머니가 다른 식사도움 일로 자리를 뜨지 않아도 되는 식탁을 마련

하거나, 취침 시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머리를 때리지 않도

록 하는 예방법(직전의 상황 변화) 등으로 중재할 수 있다. 

 

4)  정리

 - 이와 같은 사례처럼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간

단하고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즉각 찾아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유아

기의 과잉행동을 통제하거나 매우 극단적인 공포행동(소리에 대한 공포)에 대한 

중재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 과 학교 연계  중재 사례

1) SWPBS 적용의 목적과 필요성

 (1)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교(가정) 내 위험 및 사고를 예방한다.

 (2) 장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3)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교사와 부모 등 관계자의 체계적 이해 및 관리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4) 긍정적 행동지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5) 학부모의 양육기술 향상 및 학교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2) 대상학생의 선정

 (1) 학생의 심리, 신체, 건강에 현저하게 위험을 주는 행동

 (2) 또래 및 교사의 심리, 신체, 건강에 현저하게 위험을 주는 행동

 (3) 학습이나 활동, 놀이 등의 학교생황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동

 (4)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와 가정 참여에 동의한 경우

3) 긍정적 행동지원팀 구성 및 운영 방침

 (1) 긍정적 행동지원팀의 명칭을 정한다.

 (2) 지도위원은 교사로 이루어진 교내 컨설턴트, 대학교수와 담임 장학사로 이루어

진 외부 컨설턴트, 학부모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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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사는 연 2회, 학부모는 연 1회 이상 외부강사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4) 매월 3주차 금요일 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하고 연 3회 외부 컨설턴트와의 협의

회를 가진다. 

 (5) 협의회를 통해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정보를 분석하고 중재 계획과 적용에 대한 

피드백, 진행 사항을 점검한다. 

 (6) 중재 계획 및 적용은 담임교사를 포함한 관련 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하여 실시한다.

4) 추진 내용 및 방법

 - 중재준비(Plan), 중재실행(Do), 중재평가(See)의 단계별 추진내용, 시기, 그리고 

준비사항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표 6>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단계 추진 내용 시기 비고

중재

준비

(Plan)

-중재팀 구성 

-대상학생 선정 및 정보수집

-학부모 참여 조사 실시

-중재 의뢰서 작성

-교사 연수 실시

3월

-부모, 교사, 전문가

-발달, 문제행동 평가

-문제행동 정의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보호자 동의서

-계획 단계 중재팀 협의회

-가정과 중재 계획 공유, 협의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실시

-교재교구 및 강화제 구입

4월

-컨설턴트, 전문가 강의

-선호 강화제 평가, 구입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서 작성

(문제행동 정의, 가설 설정, 

중재장소, 방법 등) 

중재

실행

(Do)

-중재실시(행동수정기법, 예방전략, 

대체행동교수, 반응전략 등)

-중재상황 점검 및 협의

-자료제작(시각자료, 환경 개선)

-교재교구 및 강화제 구입

5월

-매뉴얼양식(p.236-); QABF, MAS, 

ABC 양식 등

-비디오, 계수기, 타이머, 보호 장갑, 

억압복 등

-위기관리계획

-중간단계 중재팀 협의회 6월
-비디오 분석

-실행 평가, 수정

-중재상황 점검 및 협의

-중재 자료 수정 보완

-중재 자료 정리 및 통계 처리

-중간 운영 결과 보고

7-9월

-매뉴얼(p.242)엑셀파일을 이용한 

시각 그래프화

-중재 충실도, 사회적 타당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단계 중재팀 협의회 10월 -전교사, 컨설턴트, 학부모

중재

평가

(See)

-통계 처리 및 분석

-운영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1월 -사례 공유 및 보급

-최종 점검 및 마무리

-운영결과 보고 및 정산서 제출
12월 -연구자료 생성 및 확산

-운영 사례집 발간

-부산특수교육, 학교홈페이지 탑재
1월

-2016, 2017년 보고서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표 6> 중재 단계별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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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첨단 기 술을  활용한  학교차 원 협력적 중재:  

대 구보명학교 사례(장효 민 외, 20 24 )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론 및 사례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을 품은 웹 애플리케이션 

‘건행긍행이와 함께하는 Chat PBS’를 개발하였다. 이는 정서적 지원, 교사의 역할 보조, 

사례 기반 학습의 효과, 접근성과 익명성,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 등 필요성을 가진

다. 교사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행동지원에 대해 사례를 조사하여 범주화하

고 시각화된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중재 방법의 적용은 점

차 확대될 것이고, 그 기능의 확장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더 많은 

영역의 장애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해석하고 중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6]

에 제시하는 내용과 절차를 참조하여 실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림 6] Chat PBS 예시

Ⅴ. 문제행동과 의사소통 중재

발달장애인은 언어 및 인지기능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능적인 의사표현 및 소통에 제

한이 있다(김진호 외, 2022). 이러한 제한성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싫어하

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제행동을 흔히 

보인다. 이러한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약 이외에도 타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의사소

통의 기회, 감정과 불안을 감소시킬 기회, 환경에 대한 선택 및 통제권을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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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 등이 적은 환경적 상황에서도 도전적 행동의 빈도는 증가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20). 淸水(2021)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사소통의 범

위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 하는데, 이러한 문제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문제행동의 빈도는 더욱더 증가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성장할수록 의사소통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적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사소

통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송준만 외, 2023).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들에게 문제행동을 대체할 만한 형태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지도한다면 문제행동은 감소

되거나 소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기능적 의사소통훈련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중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으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FCT)을 꼽을 수 있다. FCT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행동을 

대체하는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을 의미하며,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의 

증가뿐 아니라 문제행동 감소에도 효과적인 방법이다(최혜승, 박진영, 2022). 기능적 의

사소통 훈련은 일상생활을 통한 의사소통 지도방법, 환경중심 언어중재법,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 지도방법,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도방법, 그리고 최근의 다양한 첨단기술

을 이용한 접근 방법들이 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

기 때문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지도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는 수화, 제스처, 그림, 선화, 그래픽 상징 또는 음성출력 의사소통 도구(VOCA) 등

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것인데, 환경 및 어휘조사, 선호도조사, 언어 및 의사

소통 능력평가, 문제행동의 기능사정의 과정 등을 거쳐서 이뤄지며(송준만 외, 2023), 이

러한 의사소통훈련이 발달장애학생의 소리지르기와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박상희, 

2022), 자해·공격행동·소리지르기(백은희 외, 2019), 물건던지기·물기행동·교실이탈행동

(변관석, 2016)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문제행동 및 의사소통기

술을 중재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하여 발달장애

인의 발화에 즉각적으로 반응 및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상황 맥락에 맞는 말이나 행동

을 유도하거나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강진경 외(2022)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하

고, 연구 대상으로 아동이, 장애유형으로 자폐성장애와 청각장애에 적용한 경우가 많았

으며, 주로 사용한 인공지능 활용 형태는 웨어러블 기기, 인공지능 로봇,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기술과 말 명료도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욱

(2024) 또한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연구에

서는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장애 유형으로는 자폐성장애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중재 방법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그리고 연구도구로

는 지능형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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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영, 최상배(2024)는 중도의 발달장애를 지닌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스캐폴딩 전략 기반의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한 결과 발달장애학생의 

화용능력, 의사소통 조율 인식 능력, 정보인식능력, 상위언어 인식능력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동인, 정은희(2020)는 지적장애학생 3명을 대상으로 카카오미

니의 AI스피커를 활용한 상호작용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고, 의사소통 산출 빈도가 활용 

전보다 증가하였으며 의사소통의 정반응률도 함께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Voss 외

(2019)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구글 스마트글래스)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표

정을 분석하고, 사회적 단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자폐성장애아동

에게 적용한 결과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하였다. 박신영

(2023)은 놀이에 기반한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자폐성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에게 실

행한 결과 꼬집기 등의 문제행동의 발생빈도가 이전보다 감소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주의집중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각적 자료와 놀

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 프로그램이 장애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제행동 및 의사소통기술 중재에 대한 객

관적인 효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옥민욱 외(2024)는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들이 AI교육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활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특수교사가 일상생활에서 AI를 사용해 본 경험

이나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 그리고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역량 

제한 등으로 인한 AI 적용 한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지연 외(2024)는 예비 특

수교사 역시 AI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AI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도

가 낮았다는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AI컨텐츠 및 도구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 대혁명’시대를 선언하고 ‘AI디지털교과서(AIDT)’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고, 교사의 준비 부족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과정의 국어과는 내

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발달장애학생에게 적용된다. 국어 교육과 의사소통능력 지도

와의 관계에서 대체행동으로서의 의사소통기술의 기능을 고려하면 문제행동 중재를 위

해서도 충분히 기회적인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

사소통기술 교육과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서 앞서 제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플랫폼 구

축 및 활성화, AI도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역량 강화 교육, 발달장애인의 특

성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콘텐츠 및 도구 개발(예: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AI 융합

교육 교재), 그리고 체계적 교실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선결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외 발달장애인의 이탈행동 발생 시, 즉시 알려줄 수 있는 상시 작동형 다대일 안

내(아직 수업중이란다, 가지마) 및 칭찬(고마워!) 음성출력 시스템(정우순 외, 2024), AI

기반 관절 정보 데이터(키포인트) 기반 다중 사용자 행동인식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

하여 행동 관찰 및 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연구(오유수, 2024), 그리고 문제행동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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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 차원으로 교육과정 기반 메타버스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적용

(한경인 외, 2024)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중재 방법에 대한 기대가 주목

된다. 일본에서는 ‘GIGA 스쿨’ 정책을 표방하면서 특수교육 및 문제행동 중재에 첨단기

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AI로봇과 ICT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행동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과 정보의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제행동의 중재와 의사소통 증진에 적극 활

용하고 있다. 樋井, 山崎(2024)는 AI 로봇을 중등학급에 설치하여 중재하고, 학생들의 의

사소통에 대한 동기를 높임으로써 도움이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하도록 하였다([그림 7] 관련). 高津 외(2021)는 음성에 의한 언어표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성펜, 심벌카드, 소형 테블릿PC 등 3종의 AAC 도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언어표현 훈련을 실시하고 타인에 대한 호명, 요구, 보고 등 의사

표출 빈도의 증가와 지속적인 유지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일반화

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출처: 樋井一宏, 山崎智仁 (2024). 知的障害特別支援学校中学部における生成AIの理解と学び

への活用に関する教育実践.日本教育工学会論文誌

[그림 7] AI로봇 NICOBO(왼쪽)과 AI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지적장애학생(오른쪽)

Ⅵ. 갈무리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은 학생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

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고 적절한 중재를 요구한다. 또한 장애학생

의 문제행동은 장애유형별의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이외의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 또한 환경수정이나 다양한 의사소통기술과 같은 대체행동의 학습을 

통해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 점에서 여타 접근법과 함께 병행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 중심의 현상학적 접근이나 온화한 교수법(gentle 

teaching: GT), 뇌 기능 발달을 위한 감각운동적 접근, 그리고 사회성기술 지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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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영역에서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비교적 검증된 방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첨단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중재 방법과 그 효과가 검증되면서 고무

적인 미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어진 긍정적 행동지원은 혐오 자극을 가능한 배제하려고 한 것

인데도 학생의 자유 의지나 인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성과에 대한 평

가에서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어떤 중재 방법도 그와 같은 비

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중재 방법의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교권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력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자리한다는 점에 항

상 유의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헬렌 켈러를 지도한 설리번 선생님과 늑대소년 빅터를 지

도한 특수교육의 선구자 이타르(Itard)의 인내와 참신한 도전이 다시 조명되어야 할 때

가 아닐까 싶다. 

참 고 문 헌

강진경, 강혜원, 이수복, 심현섭 (2022). 의사소통 장애 중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동향 연구. 언어치료연구, 31(2), 107-115.

국립특수교육원 (2015).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기초과정. 미간행 

연수자료.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2017).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심화과정. 미간행 

연구자료.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2018). 특수교육학용어사전. 파주: 도서출판 하우.

국립특수교육원 (2020).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김동인, 정은희 (2020).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상호작용이 지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의도와 화용론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3), 91-113.

김상민, 민건홍, 고미현, 권지영, 채현 (역) (2019). 그림으로 배우는 ABA실천 메뉴얼. 

藤坂龍司, 松井絵理子의 イラストでわかるABA実践マニュアル(2015). 경기도: 에

이스북.

김송, 김정연 (2022). 발달장애학생 대상의 스마트기기 기반 AAC 중재 국내 연구 동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5(3), 185-204.

김영란 (2009).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연구 동

향. 특수교육, 8(1), 59-85.

김영표 (역) (2023). 3단계로 행동문제를 해결하는 핸드북. 大久保健一의 3段階で行動

問題を解決するハンドブック(2019). 경기도: 에이스북.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26 -

김우신(2014).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SWPBS) 모형의 중요성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특수교육, 13(3), 119-145.

김은라 (2019). 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중등1급 정교사(특수체육) 자격연수 

자료집. 

김지영, 고혜정 (2014).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긍정적 행동지원(PBS) 연구 메타분

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31(4), 51-75.

김지연, 옥민욱, 박경옥 (2024). 예비특수교사의 인공지능교육 관련 경험 및 인식. 지적

장애연구, 26(2), 65-80. 

김지수, 김예리, 박지연 (2017).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에 참여한 전문가들의경험과 인식

에 관한 질적 연구. 지적장애연구, 19(1), 105-126. 

김진호, 김미선, 김은경, 박지연 (2017).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 시그마프레스.

김진호, 박재국, 방명애, 서효정, 유은정, 이효신, 한경근 (역) (2022). 최신 특수교육 12판. 

William L. H., Shelia R. A., & Moria. K.의 Exceptional Children: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12th ed(2021).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혜련 (2024).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중재 실태 

및 인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남유조, 이현미, 박경옥 (2022). 통합교육 환경에서 실시된 AAC 관련 중재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1), 133-163.

문병훈, 장천, 이영철 (2017).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9(1). 105-126. 

민종선, 김우리 (2019).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자해행동에 대한 기능적 의사소통 훈

련 중재연구 분석. 행동분석·지원연구, 6(3), 41-60.

박계신 (2013).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자문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정서․

행동장애연구, 29(4), 361-397.

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 부산광역시교육청.

박상희 (2022).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문제행동 및 의사소

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24(2), 1-21.

박신영 (2023). 놀이 기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자폐성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과 주

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연구 논문지, 4(1), 35-49.

박지연, 김예리 공역(2019). 표적집단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학지사.

방담이, 윤희정 (2022). 인공지능기반 에듀테크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의 신뢰 탐색. 교

육연구, 85,  227-247.

방명애, 박현옥, 김은경, 이효정 (2018). 자폐성 장애학생 교육. 서울: 학지사.

변관석 (2016).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 최중도 지적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독립적 의사소

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일대상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3), 



발달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의사소통 지원

- 27 -

109-134.

보건복지부 (20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백은희, 박계신, 이선희 (2019).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

생의 문제행동 및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5(3), 21-44.

백종남, 조광순 (2013).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문제의식과 

그 의미: 개별화된 중재를 위한 시사점.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149-182. 

백하영, 최상배 (2024).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스캐폴딩 전략 기반의 의사소통 중재가 발달

장애 학생의 화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5(1), 79-100.

솔빛 학교 (2017).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집.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송준만, 강경숙, 김미선, 김은주, 김정효, 김현진, 이경순, 이금진, 이정은, 정귀순 (2023). 

지적장애 학생교육. 서울: 학지사.

오유수 (2024). 포즈 키포인트와 시공간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중 사용자의 공격 

및 자해 행동인식. 2024학년도 제15회 창파 학술대회 자료집(pp. 49-76). 대구대

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대구.

옥민욱, 박경옥, 김지연 (2024). 특수교사의 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교육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7(1), 97-120.

윤성문 (2024). 장애학생 행동중재와 연구윤리. 2024학년도 제15회 창파 학술대회 자료

집(pp. 3-18).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대구.

이승호 (2017).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된 자폐성 장애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전공 박사학위 논문.

이재욱 (2024). 특수교육에서 인공지능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연구, 28(2), 

315-334.

정우순, 정규만, 류정탁, 오유수, 박경옥 (2024). 발달장애학생의 이탈행동 방지를 위한 

다대일 알람 시스템. 2024학년도 제15회 창파 학술대회 자료집(pp. 90-98). 대구

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대구.

조윤경 (2016). 사례 중심 현직 연수가 보육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인식과 실행

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123-146.

조재규 (2021). 국내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연구, 25(1), 29-56.

지푸름, 박경옥 (2023). 국내 공격행동 중재 연구 동향 및 단일대상연구의 질적지표에 

대한 분석. 2023년 한국특수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pp. 73-86). 한국특수

교육학회, 서울.

천사의 학교 (2017).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집.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최혜승, 박진영 (2022).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효과분석. 

특수교육논총, 38(1), 273-290.

한경인, 이대송, 정규만 (2024). 발달장애학생 사회성 기술 교수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컨텐츠 개발 및 적용. 2024학년도 제15회 창파 학술대회 자료집(pp. 77-89).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28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대구.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4).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井上 裕紀,　竹村　文 (2013). 教師と親のための問題行動解決3段階. 日本評論社.

池内 豊 (2022). 強度行動障害に関する岡山県内の教育⋅福祉⋅医療領域を対象とした実態

調査, 発達障害研究, 44(2), 197-208.

岡田 裕樹 (2024). 発達障害児者の行動問題から教育・福祉の充実を目指すPBS(18)－

支援行動をアシストするシステムを考える－. 第62回日本特殊教育学会自主シン

ポジウム発表論文集(pp. 204). 日本特殊教育学会, 神戸

神山 努, 庭山 和貴 (2019). 家庭や地域におけゐ發達障害のある子へのポヅティブ行動

支援PTR-F. 東京: 明石書店.

栗原 愼二 (2023). PBIS 実践マニュアル&実践集. 東京: ほんの森山版.

志賀 利一 (2000). 発達障害児の問題行動理解と対応マニュアル. エンパワメント研究所.

淸水 直治 (2021). 行動障害の理解と適切行動支援. 東京: ジア―ス敎育新社.

高津 梓, 奥田健次, 田上幸太, 田中翔大, 生田 茂 (2021). 特別支援学校における発話の困難

な知的障害児の言語表出を促進するICTの活用と継続. 特殊教育学研究, 58(4). 283- 

292.

長澤 正樹 (2013). 問題行動への対応 [ウェブサイト]. URL: https://www.ed.niigata- 

u.ac.jp/~nagasawa/2013PBS.pdf (検索日: 2024. 10. 15.)

庭山 和貴 (2024). 発達障害児者の行動問題から教育⋅福祉の充実を目指すPBS(18)－

支援行動をアシストするシステムを考える－. 第62回日本特殊教育学会自主シ

ンポジウム発表論文集(pp. 204). 日本特殊教育学会, 神戸.

野呂 文行 (2024). 應用行動分析学(ABA) テキストブック. 東京: 学苑社.

樋井一宏, 山崎智仁 (2024). 知的障害特別支援学校中学部における生成AIの理解と学びへ

の活用に関する教育実践. 日本教育工学会論文誌, https://doi.org/10.15077/jjet.S48030

水野 治久, 諸富 祥彦 (2013). 敎師のための問題対応フロ―チャ―ト. 東京: 図書文化.

Emerson, E. & Einfeld, S. L. (2011). Challenging Behaviou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ss, C., Schwartz, J., Daniels, J., Kline, A., Haber, N., Washington, P., ... & Wall, 

D. P. (2019). Effect of wearable digital intervention for improving socializa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Pediatrics, 173(5), 446-454. doi:10.1001/jamapediatrics.2019.0285

보건복지부. (2024. 3. 19).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보

도자료]. 보건복지부. URL:.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 

&bid=0027&list_no=1480695&act=view



손정우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장)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31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32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33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34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35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36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37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38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39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40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41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42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43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44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45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46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47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48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49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50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51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52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53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54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55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56 -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기

- 57 -





주제발표





주제발표 / 사회: 김미경(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발표 1.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발표: 이진형 (태국 출라롱컨대학교 국제 음악치료 석사과정 주임교수)

 

발표 2.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발표: 박계신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신윤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발표 3. 중증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과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 장⋅노년의 어머니와 가족의 삶을 위한 지원제도 -

발표: 서은정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행정센터장)

김상엽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장)

 

발표 4. 발달장애 아동을 둘러싼 전문가 및 가정과의 협력 중재

발표: 김성희 (온종합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치료사)





  

이진형
(태국 출라롱컨대학교 국제 음악치료 석사과정 주임교수)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주제발표 1.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65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66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67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68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69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70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71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72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73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74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75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76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77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78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79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80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81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82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83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84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85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86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87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88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89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90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91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92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93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94 -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 95 -





  

박계신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신윤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 2.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99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00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101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02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103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04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105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06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107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08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109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10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111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12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113 -





  

서은정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행정센터장)⋅
김상엽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장)

중증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과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 장⋅노년의 어머니와 가족의 

삶을 위한 지원제도 -

주제발표 3.





중증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과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 117 -

중증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과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 장⋅노년의 어머니와 가족의 삶을  위 한  지원제도 -

 

서 은 정*⋅김 상 엽**
2)

I . 서 론

1. 시 작 하 는  말

현장에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족의 질적인 삶의 지원요구도와 지원제도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강희, 2013; 김미옥외 2인, 2020; 이복실, 2015; 

최복천, 2022). 그러나 부모와 형제 자매의 가족이 원하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자녀의 지

원요구에 관한 연구의 수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설문조사와 5

점 척도에 의한 중증 자녀의 지원요구도가 높은 지원 영역과 세부내용을 살펴본 다음, 

부모심층면담을 통한 요구도가 높은 지원 영역과 내용에 대한 지원책을 자세히 고찰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주제발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연구에 대한 기초연구

(Pilot Study)로 본 학술대회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발표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첫째, 설문지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중증 발달장애 성인자녀를 둔 부모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자녀의 지원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심층면담을 사용하여 중증 발달장애 성인자녀를 둔 부모의 삶에서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지원에 대한 면담내용을 세 개의 내용,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나누어 요구도를 분석하여 지원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행정센터장

**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장



온종합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공동 학술대회

발달장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방안

- 118 -

Ⅱ. 연구방 법

1. 연구대 상

부모 설문지 조사에 의한 양적 자료 수집은 P시에 거주하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와 평소에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부모회 단체나 

복지관을 통하여 소개받은 어머니들로 의도적 표집에 의해 선정되었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부모, 가족, 중증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대상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 결과는 <표 1>

∼<표 3>과 같다.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4 75

여 8 25

연령
20대 24 75

30대 8 25

장애유형

지적장애 12 37.5

자폐 범주성 장애 20 62.5

중복장애 0 0

장애등급 1급 32 100

교육기관 주간보호센터 32 100

<표 1 > 발달장애 성인 자녀의 일반적 특성

문항 응답 빈도(명) 비율(%)

연령 여 30 100

학력

중졸 이하 0 0

고졸 5 16.6

전문대졸 8 26.7

대졸 15 50

대학원 이상 2 6.7

직업

전업주부 24 80

생산직 근로자 2 6.7

판매 및 서비스업 4 13.3

공무원 - -

<표 2> 중증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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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 빈도(명) 비율(%)

회사 -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 -

개인사업 - -

기타 - -

퇴직 경험 유무
유 14 46.7

무 16 53.3

결혼 상태

결혼유지 27 90

이혼 2 6.7

별거 1 3.3

사별 - -

재혼 - -

주거형태

자택 5 16.6

전세 10 33.3

월세 15 50

기타(부모님, 친척집) - -

자녀 수 

1 16 53.3

2 10 33.4

3 4 13.3

장애자녀수
1 28 93.3

2 2 6.7

장애자녀의 출생 순위

첫째 17 53.1

둘째 10 31.3

셋째 5 15.6

경제적 수준(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 -

100-150 1 3.3

151-200 5 16.7

201-250 6 20

252-300 7 23.3

301-350 8 26.7

351-400 2 6.7

기타 1 3.3

장애자녀에게 드는 비용

(월 단위)

10만원이하 0 -

10만원대 4 13.3

20만원대 8 26.7

30만원대 9 30

40만원대 6 20

50만원대 이상 3 10

지원서비스 정책 및 제도 

요구에 대한 개방형 3개 질문

중증발달장애자녀가 성인기가 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서비스, 그리고 지원제도 및 정책이 무엇인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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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만연령) 자녀성별 자녀연령 자녀장애와 기타

어머니 1 51 여 22 발달장애 1급(자폐범주성 장애)

어머니 2 53 남 25 발달장애 1급(지적장애)

어머니 3 55 남 23 발달장애 1급(지적장애+자폐범주성 장애)

<표 3> 심층면담에 선정된 어머니와 발달장애 자녀의 일반적 특성

2. 연구 도구 및  자료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여 중증 발달장애 자녀의 지원 영

역과 내용별 요구도를 조사였다. 그런 다음 설문조사와 5점 척도조사 결과 가장 높은 

요구도에 해당하는 지원 영역과 내용에 대해 지원책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묻는 부모심

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 자녀(5개 문항)를 포함한 부모와 가족(11문항)에 대

한 일반적인 정보와 특성에 관한 총 16개 질문과 지원서비스 정책 및 제도 요구도 3개

의 개방형 질문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 조사는 8개 지원영역별 총 18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심층면

담조사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면서 힘든 점,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과 내용, 

필요한 지원의 방향, 지원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40

∼60분간 부모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1) 설문조사와 요구도 척도에 의한 양적 자료 수집

먼저 양적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지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부모의 양육, 돌봄 부담 

및 지원서비스 요구 관련 선행연구(김현승, 민혜경, 2019; 박희찬 외, 2015)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내용을 도출한 후 자문을 거쳐 설문지에 포함될 내용

을 구체화하고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특수교육분야에서 3명의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중증발달장애 성인자녀를 둔 1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가독성을 확인하

고,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발달장애 자녀에 관한 5개 설문문항, 그 어머니에 관한 인구학적 배경영

역에 관한 11개의 폐쇄문항, 그리고 지원서비스 정책 및 제도 요구에 대한 3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표 1과 2 참조). 마지막으로 5점 척도 조사를 실시하여 8개 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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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총 18개 지원내용 수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4 참조). 

(2) 부모의 심층면담에 의한 질적 자료 수집

설문조사와 5점 척도조사 결과, 가장 높은 요구도에 해당하는 지원 영역과 내용에 

대해 부모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부모가 희망하는 지원책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원활한 구조화된 개방형 심층 면담을 위하여 사전에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등을 

연구대상인 어머니에게 메일, 문자, 다양한 SNS을 사용하여 제공하였다. 각 1시간을 기

준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경우에 다음 심층면담일을 잡아 계속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면서 힘든 점,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

과 내용, 필요한 지원의 방향, 지원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반구

조화된 개방질문을 사용한 심층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성인 자녀의 자녀양육과 지원욕구

에 따른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모님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방식과 줌(Zoom),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녹화 및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

를 구하고, 녹화내용은 인터뷰가 종료된 후 전사작업을 거친 후 삭제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도출된 질적 자료는 그루거(Krueger, 1994)의 분석틀2)을 활용하여 

원자료, 진술문, 해석의 연속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먼저 자료를 읽고 특정 내용에 대

한 빈도, 감정, 해당 단어가 포괄하는 의미, 전후 내용 등을 검토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

한 다음, 그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나 주요개념을 하위범주화하고 최종적으로 상위범주

(big ideas)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크게 2개의 상위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로 도출

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3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증 발달장애성인 자녀와 그 가족의 지원 유형과 영역별 요구도를 조사하

기 위해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

를 활용하였다(Creswell, 2015). 본 연구에서는 지원서비스 요구도 설문조사에 의한 양

적 연구와 그 설문조사 중 지원 서비스 정책 및 제도 관련 개방형 질문에 많은 내용을 

성실히 응답한 어머니 3명을 선정하여 부모심층면담을 통해 지원이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질적연구를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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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 과

본 연구는 20∼30세 발달장애 중증 성인자녀를 둔 40∼50세 30명의 어머니가 인식하

는 어머니 자신과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들의 좀 더 나은 삶의 측면에서 부모가 인식하

는 자녀의 발달영역별 지원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바라는 부모 자신, 중

증 발달장애자녀와 비장애 자녀를 위해 중증발달장애자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영

역과 내용에 대해 심층면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설문조사와 5 점 척도에 의한  중증자녀의 지원요구도가 높은 

지원영역과 세부내 용

<표 4>와 같이 좀 더 나은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원 영역과 지원내용에 대해 

5점 척도에 의한 중증 장애자녀의 지원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100%의 어머니가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가족 심신건강관리지원영역에서, 그 다음 93.3%(28명)의 어머니가 도전행

동지도영역에서 소리지르기, 분노행동 지도에서, 그리고 80% 어머니가 언어 및 의사소

지원영역 내용

지원요구도(5점 척도)

1

전혀

2

약간

3

보통

4 

많이

5

매우 많이

치료 및 재활교육지원

신변처리/ 자조기술 0 1 4 5 20

언어 및 의사소통 0 0 2 4 24

인지 3 1 3 8 15

사회성 0 0 2 8 20

대소근육 0 0 1 16 13

적응행동 0 0 0 6 24

도전행동지도

성, 이성 관련 행동 4 0 1 5 20

공격성 3 1 4 0 22

소리지르기, 분노 행동 1 0 0 1 28

허락없이 남의 물건 가져가기 15 0 4 1 10

직업훈련
직업준비 0 0 3 7 20

직업기술 1 5 14 7 3

경제활동 지원
구직, 취업 2 8 15 2 3

창업 18 8 3 1 0

가족의 경제적 지원 생활비 0 0 0 0 30

가족의 심신건강관리지원 쉼, 가족 상담, 자녀 돌봄지원 0 0 0 0 30

주거지원 발달장애자녀의 독립생활 3 23 3 1 1

결혼생활 결혼, 자녀양육 20 5 3 2 0

<표 4> 5점 척도에 의한 자녀의 지원영역과 내용별 지원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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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적응행동지원에서, 67% 어머니가 신변처리, 사회성과 이성 관련 도전행동지도에서 

5점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반대로 결혼생활, 창업지원과 남의 물건 가져가는 

도전행동에서는 가장 낮은 요구도 1이 나왔다.

2. 심 층 면 담 결 과에 따른  지원서 비스 요구분 석 결 과

아래 <표 5>와 같이 연구참여 어머니의 심층면담내용을 중심으로 중증발달장애성인

의 지원서비스 요구를 분석한 결과, 11개 하위범주와 2개 상위범주로 나뉘어졌다.

상위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1. 부모가 장노년기, 

발달장애 자녀가 
성인기가 됨에 따

라 변화하는 지

원영역과 서비
스내용

1)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의 

새로운 도전행동 출현으

로 대응방안부재

-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의 난폭한 성격변
화, 공격성, 분노폭발, 이성이나 성문제 관련된 도

전행동 출현

- 발달이 많이 지체된 중증장애라 이성교제나 성 관
련 행동에 샐각해보지 않았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걱정이 됨 

- 중증발달장애 성인의 경우, 주간보호센터와 가정
의 제한된 장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스트레스와 무료함이 증가, 중증장애로 인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져 이전에 보이
지 않던 도전행동이 나타나기 쉬움

2) 성인관련 체계적 지원서
비스와 성인자녀관련 정

보 부재 

- 발달장애인 자녀의 공교육 제도권 서비스가 종결
되면 가족이 모두 맡아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서비

스를 찾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부모는 중증발달장애 성인에 필요한 서비스 영역 
및 유형, 그리고 적합한 교육에 필요한 정보수집

과 접근성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 

3) 노년기 부모가 양육하기 

힘든 상황 발생, 사후대책, 

비장애자녀의 부담감

-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 부모 

사후 대책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고 절박함

- 사후 혹시 혼자 또는 비장애 자녀의 몫으로 남겨
질까 봐 두려움 

- 어떻게 해야할 지 생각하기도 두렵다고 절박한 심

정을 토로

4) 장년과 노년기에 접어드

는 부모의 심신 건강관리
서비스

- 부모들이 장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쇠함

- 자녀들의 결혼비용 부담, 퇴직, 노후준비, 질병 등
은 성인이 된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전적으로 돌

보는 데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

- 이런 변화는 부부관계와 발달장애 자녀양육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침

5) 성인기에 적합한 다양한 

주간 활동프로그램의 마련

- 학령기 때와는 전혀 다른 성과 이성교제 관련 문
제, 결혼, 경제활동, 직업 등과 관련된 성인기 과

제별 전문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

6) 성인기 발달장애자녀의 특
성이 반영된 부모교육 개

발지원

- 가정에서 공격행동, 성과 이성 관련 행동, 사회성 

및 의사소통훈련, 자기선택과 자기결정권 등과 관

련된 부모인식교육 및 체계적인 실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지원

<표 5> 성인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심층면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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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합적인  지원제도 및  정 책 제안 

선행연구와 본 심층면담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제도 

및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부모가 장⋅노년기, 발달장애자녀가 성인기가 됨에 따라 변화하는 지원영

역과 서비스

(1)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의 새로운 도전행동 출현

어머니들은 발달장애인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

의 난폭한 성격변화, 공격성, 분노폭발, 이성이나 성문제 관련된 도전행동 출현을 경험

하게 된다. 발달이 많이 지체된 중증장애라 이성교제나 성 관련 행동 대해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걱정이 많이 된다. 고등학교 졸업한 중증발달장애 성인의 경우, 주간보호센터

상위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2. 발달장애 성인 

자녀와 부모의 

니즈에 부합되
는 지원 서비스

1) 가족의 미래 인생 설계를 
위한 지원제도

- 창업전문가로부터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과 실제 

참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 제도 마련

- 직업교육과 훈련의 일환으로 자녀와 함께 소자본 
가족 창업 형태의 시작으로 ‘당근 판매’에서 시작

하여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의 사회적 기업’

으로 발전시키는 지원제도 마련

2) 활동지원사, 활동보조인 정

기적인 교육

- 활동 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함께 중증발달장애 성

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도전행동 대처방안에 관
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 지원 시스템이 요구

3) 가족의 긴급상황과 주말에 

쉼, 수시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 실시

- 입원, 사고, 장례식 등의 응급상황, 가족 행사나 
주말외출 모임에 성인 자녀를 혼자 집에 두거나 

함께 동반 외출할 수 없으므로 쉼, 단기 긴급 돌

봄 서비스 제공인력과 서비스 시간이 확대

4) 다양한 유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 

연결해 주는 전문가와 전
문기관

- 주말, 저녁시간 등의 단기 수시 긴급돌봄문제, 중

증발달장애 자녀의 주거문제(주거생활서비스, 주
거자립훈련 코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

비스 24시간 개별지원이 존재하나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진로문제, 성 문제, 결혼 등의 가정
생활 영위 등을 중간해서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과 

다른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풀,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여 연결해 주는 지원체계 마련

5)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

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지원서비스 개발과 지원

- 유초 연계프로그램처럼 교육부 관할 고등학교 3학

년과 보건복지부 관할 20대 졸업한 성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간의 공통된 연계 프로그램운영(예: 

가정에서 여가생활, 가정에서 자신이 할 일, 이성

친구에 대한 에티켓 등)
- 각 관련 정부기관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협력

하여 운영

- 각 정부기관의 장애인 지원 부서 간에 협력적으로 
통합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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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정의 제한된 장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료함, 스트레스를 많이 경

험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정규교육 과정을 마친 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부족하여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가 

유발되기 쉽다. 특히 중증인 경우 서비스 이용에서도 배제되거나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제도 및 정책: 성인기에 나타난 성격 변화와 이성, 성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행

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제공이 가능한 전문가 인력풀 확충

(2)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둔 부모가 직면하는 문제: 

양육 강도 증가, 체계적 지원서비스와 성인자녀 관련 정보 부재 

발달장애인 자녀의 공교육 제도권 서비스가 종결되면 가족이 모두 맡아서 필요한 정

보와 지원서비스를 찾아 구해야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부모는 중증발달장

애 성인에 필요한 서비스 영역 및 유형, 그리고 적합한 교육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접근

성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제도 및 정책: 이런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부합

한 서비스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총괄적으로 찾아주고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해주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노년기 부모가 양육하기 힘든 상황 발생, 사후대책, 비장애자녀의 부담감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 부모 사후 대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

우 크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사후 혹시 혼자 또는 비장애 자녀의 몫으로 남겨질까 봐 

두렵고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제도 및 정책: 사회와 복지정책 및 제도 내에서 지원해야할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4) 장년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부모의 심신 건강관리서비스

장기간 성인 자녀 양육부담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부정적 변화가 올 수 있다.

부모들이 장·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쇠하고 자녀들의 결혼비용 부담, 퇴직, 노후준비,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전적으로 케어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

용하며 부부관계와 발달장애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도 및 정책: 어머니 위주의 정서적 치유나 쉼 지원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감하

고 참여할 수 있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확대실시

가 절실하다. 또한 부부 공감, 장년 부부가 직면하는 문제상담, 힐링, 부부관계 개선 프

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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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인기에 적합한 다양한 주간 활동프로그램의 마련

학령기 때와는 전혀 다른 성과 이성교제 관련 문제, 결혼, 경제활동, 직업 등과 관련

된 성인기 과제로 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기관의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하여 성인기 과제별 전문적인 지원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그 

외에도 사설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성인기 발달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 및 정책: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 지원서비스 등을 효율적으

로 제공, 관리해 줄 수 있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런 발달장애

자녀에게 적합한 총괄적인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찾아 제공해 주는 전문가 인력 풀 조

성과 코디네이팅 서비스가 필요하다. 

(6) 성인기 발달장애자녀의 특성이 반영된 부모교육 개발지원

사실 중증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결정, 자기선택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일 뿐 아니라 성인기 과제인 이성교제, 결혼과 직업 등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할 수 없

는 상태라고 한다. 당장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은 가정에서 어머니를 포함한 여

동생 등의 가족에게 폭력, 계속 소리지르기, 갑작스런 분노폭발 등의 도전행동에 대한 

대처라고 한다. 부모는 그런 도전행동이 많이 줄어든다면, 차후 자녀의 자기결정에 대해 

솔직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이는 부모들도 중증 발달장애 성인 자녀의 

권리와 욕구에 적합한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의 인식변화 교육이 

필요함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제도 및 정책: 가정에서 공격행동, 성과 이성관련 행동, 사회성 및 의사소통훈련, 자

기선택과 자기결정권 등과 관련된 부모인식교육 및 체계적인 실전지도 시스템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2) 발달장애 성인 자녀와 부모의 니즈에 부합되는 교육지원 서비스

(1) 활동지원사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

제도 및 정책: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중증발달장애 성인의 특성에 대한 이

해와 도전행동 대처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 지원 시스템이 요구된다.

(2) 가족의 미래 인생 설계를 위한 지원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서비스가 부족함으로 창업전문가로부

터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과 실제 참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 제도 마련이 시급

하다. 

제도 및 정책: 직업교육과 훈련의 일환으로 자녀와 함께 소자본 가족 창업 형태의 

시작으로 ‘당근 판매’에서 시작하여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의 사회적 기업’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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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는 지원제도 마련도 제안한다.

(3) 가족의 긴급상황과 주말에 부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쉼, 수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과 서비스 시간 수를 확대 시행

입원, 사고, 장례식 등의 응급상황, 가족 행사나 주말 외출 모임에 성인 자녀를 혼자 

집에 두거나 함께 동반 외출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인 단기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과 서비스 시간 확대가 절실하다. 그 뿐 아니라 고령부모 욕구에 부합되는 장년기와 노

년기의 부모들을 위한 경제활동의 기회 제공, 역량 강화, 부모만의 경제활동과 역량강화 

시간확보를 위해서도 단기긴급 돌봄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제도 및 정책: 단기긴급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시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의 특

성 이해교육과 도전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 인력 

풀도 함께 구성해야 한다.

(4) 다양한 유관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 연결해 주는 전문가와 

전문기관

기관간 연계, 연결, 코디네이팅하는 전문가를 지역사회 접근성이 용이한 동사무소(행

정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말, 저녁 시간 등의 단기 수시 

긴급돌봄문제, 중증발달장애 자녀의 주거지원(주거생활서비스, 주거자립훈련 코칭, 최중

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4시간 개별지원)이 존재하나,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 및 정책: 진로문제, 성 문제, 결혼 등의 가정생활 영위 등에 관한 정보를 중간

에서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과 다른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풀, 네

트워크 망을 구축하여 연결해 주는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5)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지원서비스 개발과 지

원을 하는 것이 필요

유초 연계프로그램처럼 교육부 관할 고등학교 3학년과 보건복지부 관할 20대 졸

업한 성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간의 공통된 연계 프로그램을 두 기관이 함께 협력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및 정책: 학제 간의 초학문적인 협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관련 정부

기관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에도 연계 협력 운영이 필요하며, 각 정부기관의 장

애인 지원 부서 간에 협력적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및 정책: 학교, 발달장애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부모연대 지원사

업 등 여러 기관별 지원프로그램이 다양성과 유사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지원서비스는 홍보하여 참여를 극대화하고 좋은 모델로 여러 기관으로 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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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유사성이 높은 지원서비스는 기관이 연합하여 함께 또는 따로 지원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우수한 점들을 서로 발견하는 기회와 기관별 프로그램에 계획된 제한된 

재원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풍부한 

지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Ⅳ. 제한 점 및  제안

첫째, 부모가 인식하는 좀 더 나은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발달장애자녀의 발달영

역별 지원 요구도조사 결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가족 심신건강관리지원영역, 도전행동

지도영역에서 소리지르기, 분노행동 지도, 그리고 언어 및 의사소통과 적응행동지원, 그

리고 신변처리, 사회성과 이성 관련 도전행동지도 순으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지원요

구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지체장애와 자폐 또는 지적장애를 함께 수반하는 중도 및 

중복장애 자녀를 배제하고, 단일 장애의 중증장애 자녀의 발달영역별 지원 요구도를 조

사하였으므로 중도 및 중복 장애 자녀에 대한 지원요구도 결과는 상이할 것이다. 따라

서 본 기초연구를 토대로 향후 중복 및 중도 장애자녀의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39대에 해당하는 중증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의 지원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간헐적 지원에서 전반적 지원에 이르는 장애 심

각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유, 초, 청소년기, 성인)연령에 따른 자녀의 다양한 지원 

요구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다양한 장애심각성(예: 감각장애를 동반한 중증 발달장애), 다양한 연

령대별 지원요구도와 가족의 특성 및 역동적인 관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와 지원요구도 내용과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가족의 특성(예: 가족의 수, 가족의 응집성/결속력, 비장애 부모와 자녀가 가족

의 구성원으로 중증발달장애 성인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른 발

달장애 자녀의 다양한 지원 유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는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먼저 스스로 현재 필요로 하는 변화와 지원을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효과

적인 지원 서비스를 찾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발달장애가족의 노력이 지원정책과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발달장애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한하였기에 그 결과

를 아버지와 유관종사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어머

니 뿐 아니라 아버지와 성인자녀를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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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발표  1에 대 한  토론

  

최 기 창*
3)

이진형교수님의 “소통약자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향상을 위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

폼 M-Talk의 개발과 현장 적용”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자의 연구 목표는 “소통약자의 소통능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음악활동 기반 기

능성 콘텐츠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대학교, 출라롱컨 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다학제 융합연구팀으로 참여하고 있음도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소통약자를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성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스마트 플래폼 M-Talk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자는 소통약자의 치료교육을 위해서는 주의력, 작업 기억력 및 정서인지기능 증진

에 초점을 두었고 음악에 기반한 사회소통기술 증진을 위한 Music Talk(M-Talk)플랫폼에 

아래와 같은 하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1. M-Test :주의력, 작업기억 및 정서인지기능 평가

2. M-Bench :긴장이완 훈련 프로그램 

3. M-Body :감각운동기반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4. M-Face :정서인지 및 표현훈련 프로그램

5. M-Social :정서인지 및 대처기술 훈련 프로그램

6. M-Concert :온라인 상호작용 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토론자는 이와 같은 연구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음악기반 스마트 플랫폼 

M-Talk은 분명 성공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본 토론자는 다른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접근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과 중심 측면입니다. M-Talk이 과연 소통약자의 사회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었든 간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소통약자

* 상지대학교 교수

1) 본 토론 원고는 본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PPT원고에 의한 토론이므로 실제 발표 내용

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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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명백히 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결과중심 측면에서 유효한 M-Talk이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소통약자 중에서 특히 그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M-Talk 접근 용이

성은 어떠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인지적 편차 그리고 사회소통능력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AI시대는 많은 변혁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조업 환경

은 생산자 중심의 시대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그리고 맞춤형 시대로 변화하고, 요식업 

환경은 급식소 시대에서, 뷔페 시대로, 그리고 개별 중심 요리로 변화하며, 교육에서는 주입

식 집체 교육에서 눈높이 교육시대로 그리고 개별화 교육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측면

에서 볼 때 음악에 있어서도 음악생산자중심에서 다양화 음악시대로 변화하고, 이제는 개개

인에 맞는 음악이 제공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M-Talk에서 선택한 음악기반 역시 AI기반으로 학생 개인별 욕구에 적절한 부응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진형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주제발표 2에 대한 토론

최기창 (상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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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발표  2에 대 한  토론

   

최 기 창*
2)

 

 

먼저, 박계신, 신윤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한 교사

의 인식과 수업에서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1). 수고 많이 하

셨습니다.

연구자들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일반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교육의 수혜

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이들 학생을 위한 교육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는 특수교육적 배려라는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경계

에 있는 학생의 경우는 일반교육을 원만하게 수행하지도 못하고, 특수교육서비스를 받

지도 못하는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에서 이들 경계선에 있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

째 연구문제는 교사 특성별 정서행동위기 학생 인식차이 발견을 통하여 교사지원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교사 특성별 수업에

서의 효능감 차이 발견을 통하여 교사의 효능감 증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

였으며, 세번째 연구문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인식 교사의 인식과 교사효능감 간 관련

성 확인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보

입니다.

연구자들이 도출한 결과 중에서 토론자가 주목한 것은 첫 번째로 연구자들은 인구사

회학적 특성 중 학교소재지에 따른 정서행동 위기학생 특성 인식에서 도시-동지역에 소

재한 학교가 군-읍면지역 소재의 학교보다 ADHD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특성에 대해 

인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 차이가 경미하여 이 점에 대해

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특성인식은 조현이나 공격성, 기물파손, 자기

자극과 같은 외현적 행동보다는 우울, 불안, 주의산만, 위축 등 내재화 행동과 ADHD행

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외현적 행동을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 등

* 상지대학교 교수

1) 본 토론 원고는 본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원고에 의한 토론이므로 실제 발표 내용과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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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수를 받은 교사는 미이수 교사보다 정서행

동위기학생의 외현화 행동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높아 교육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들은 정서행동위기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준비성이나 특성, 그리고 교

수기술이나 행동에 대한 대처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효능감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연수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알려주지

만 교사 효능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특성에 대

한 인식은 하더라도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이나 학급관리에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사의 교수학습이나 학급관리 역량강화를 위

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하시느라 그리고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신 박계신, 신윤희 교수님께 고

마움을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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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희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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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발표  3 에 대 한  토론

 

김 두 희*
2)

 

 

그동안 학술적 관심이 미비한 중증발달장애인의 성인기에 관한 내용을 본 학회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활동이라 생각된다. 중증발달장애인이 성인기가 

되면서 제도권 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 머무르게 되고 학령기에

는 보이지 않던 감정 폭발, 신체적 공격성, 자해, 성과 관련된 도전행동 등이 현실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인의 도전행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적

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와 부모들이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건

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부담을 가지는 것 등의 문제점은 

많이 제기되어왔다. 본 학회에서 그들의 삶과 지원요구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한 연구에 

대한 토론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토론자는 주제발표 3의 중증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과 지원요

구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토론 및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주 제 발표  3 의 토론 및  제안

주제발표 3에서 연구자는 지원요구 5점 척도의 설문조사와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

한 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 및 제도 관련 내용을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연구자는 장‧노년기로서 발달장애 자녀는 성인기가 

됨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지원 영역과 서비스 내용 그리고 발달장애 성인 자녀와 부모

의 니즈에 부합되는 지원 서비스 등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및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토론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 중증발달장애인의 현황에서 발표자는 자녀의 

새로운 도전 행동 출현과 노년기 부모의 양육하기 힘듬을 파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중증 발달장애인은 주간 활동이나 가정, 체육시

설 등에서 단시간 생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기관이나 주간 활동 등의 제

한된 장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와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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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중증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요구가 있을 때 머리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부

모를 때리기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한다. 이러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그 상

황마다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중증발달장애인이기에 이성교제나 성 관련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성 관련 행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

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숙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

라는 중증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해 대부분의 시간

을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

합대책을 마련(보건복지부, 2018)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인

해 낮 시간에 5.5시간의 서비스만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26.1%인 60,975명 중 서비스는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1,961명으로 

나타났다(한국 장애인 개발원, 2019). 이 수치를 보면 많은 부모들이 중증장애인을 가정

에서 부담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토론자는 부모들에게만 맡겨지는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사

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홀로 가정

에서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의견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 지원

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며 전문적으로 도전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함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주제발표 3을 통해 중

증발달장애인의 주양육자인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지만 발전이 거의 없고 미

래가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는 장애가 그냥 생활화되어 있기에 새로운 시도나 새로

운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바리스타 교

육도 시켜봤고, 제과 제빵 교육도 시켜봤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인이 된 시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족에게 폭력

을 행사하고 소리 지르고, 갑작스런 분노 목발 등의 도전행동에 대한 대처함에 힘들어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오히려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을 제안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프로그램

의 부족이나 지도자의 인식 및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그에 맞는 프로그

램의 강화를 제안하였다(김선민, 2019). 즉,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등

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며(김선민, 2019: 최선경, 2019), 

발달장애인들의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와 부모들의 1:1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내용으로 학령기 교육과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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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적극 지지한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체육 강화 프로그램’이 더 

실리적이라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

점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부모들의 요구를 정리하여 발표자가‘발달장애인의 맞춤형 

활동 교육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

록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제도 도입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지도사 과정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생애주

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토론자는 생애주기 별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위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지원 서비스 개발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부모연대 지원 사업 

등의 여러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증발달장애인의 교육이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의 일안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증발달장애인의 평

생교육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7년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문제점과 수요에 대해 거듭 강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장애인평생교육을 현행 평생교육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와 관련된 전

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즉, 현행의 평생교육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제 학습자인 성인기장애인의 학습 요구를 반영한 장애 맞춤형 교육을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장애 맞춤형 관점에서 장애의 특성

을 알고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이론적 학습을 겸비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평

생교육지도사가 되어야 한다. 본 토론자는 중증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성관련 행동 등

의 문제점 등을 지도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지도로 질적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한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 양성을 위한 논의는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토론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넷째, 부모를 위한 1:1상담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에서는 학생을 직접 대상

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

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장애아동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외에도 가족의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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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가족들은 다양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음

을 본 주제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자녀들의 양육과정에서 도전 행동에 대

한 감정적인 압박과 자녀가 성장하여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양육 시간, 이런 일들로 

인한 자신 삶의 피폐함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센터,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모의 정서를 다루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

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자조 모임,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의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정적 지원, 쉼, 돌봄 서비스와 활동 

지도사 배치 등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제안

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부모 교육과 부모 지원의 문제는 항상 거론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는 것으

로 보아 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왜 미비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에 따른 개선해야 할 점은 무

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학술대회에서 학술적 관심이 미비한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지원 요구

에 대해 토론해 보았다. 장애인 부모들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기를 바

란다고 장애 부모들은 말한다. 장애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부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 학회를 통해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님의 삶은 더 힘들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인식했던 것 같다. 그리고 본 학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의 부모들은 나이 든 성인기의 자녀를 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회

적 지원이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중증발달장

애인의 부모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모두가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돌

봄이 확장되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제도

적, 재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또한 사회적 지

지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고들이 더 확장되어 하나의 작은 시작이 되

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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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발표  4 에 대 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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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팀 (Collaborative Team Approach)은 관련서비스 간의 협력을 통하여 많은 변

화와 수정을 거듭하면서 장애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한다. 협력이란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하여 둘 

이상의 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계획,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과정을 말한다.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른 배경, 지식, 기술을 가진 팀원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개별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혁신적이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발표자는 온종합병원 행동발달증진

센터 온 어벤저스 (BCBA, 감각통합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팀 접

근으로 지도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주제발표 4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중재 실제에 관한 내용

을 협혁 팀 접근에 대한 토론과 사례중심의 토론으로 나누어 토론하고자 한다.

Ⅰ. 협력 팀 접근에 대 한  토론

먼저 협력 팀을 구성하는 주 목적은 장애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지원하고 최선의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팀이 우선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협력 팀 구조 형성하기, 협력 팀 기술 

학습하기, 협력하여 가르치기, 평가하기 등으로 구성 단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팀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팀의 목적, 팀의 책무

성과 권한, 팀의 수행사항, 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온 어벤

저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긴 하나 팀 목표를 최상의 교육과 적절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다. 물론 최상의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요소

이긴 하나 온 어벤저스 팀의 구성 목표로 이루어지는 세부목표 등이 좀 더 명확하게 제

시되었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로 팀워크 기술 학습하기 과정에서 협력 팀의 전문가는 자신의 교육관을 공

*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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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장애학생들의 도전행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무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전문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영역의 전문가가 다른 영역의 전문성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따라 교수의 우선 순위나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발표자의 온 어벤저스 협력팀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협력 팀의 접근은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

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로 협력 팀 협력하여 가르치기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력 팀

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학생의 진보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 팀은 다양한 환경에서 계획된 지원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협력 팀으로 협동하여 가르치는 교수 접근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본 발

표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동분석가와 감각통합치료사가 협력하는 지도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즉, 행동분석가는 아동의 행동을 기능평가하고 대체 행동교수를 실시하였으며, 

감각통합치료사는 감각 조절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통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사례도 동영상을 볼 수 없어 ppt에서 제공된 내용만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의 사례는 

사진으로 제공되었기에 행동분석과 특수교사, 상담교사가 관찰한 사례, 최중증 발달장애 

지원 인력이 관찰하는 사례 등의 사례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론자가 ppt를 살펴보니 협력 팀의 중재라기보다는 행동분석 전문가가 타 영역의 전문

가를 슈퍼바이저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네 번째는 평가하기이다. 평가하기에는 협력 팀원들 간에 학생들의 도전 행동에 관

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학생 중심의 과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

력 팀과의 관계가 수업 중에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본 토론자는 협력 중재의 ppt를 살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매우 아쉬웠다. 따

라서 향후에는 협력 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갈등이 있

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자의 협력 중재를 살펴본 견해는 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각 학생들에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협력 팀과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많은 사례 연구인 것 같다. 따라서 향후의 발표에는 협력 구성의 진행

과정과 그 진행 후 점검까지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되었음 한다.

Ⅱ. 사례중심 의 의견

주제발표 4에서 발표자에게 받은 ppt를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ppt를 살펴보면 

일반학교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중재하는 모습, 부모님과 협력 중재하는 모습의 두 사

례를 토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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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학교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중재하는 모습이다. 본 사례는 발표자로부터 

미리 동영상을 제공받아 동영상을 본 후의 토론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통합학급

에서 협력적 팀의 중재는 먼저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교육환경 수정이다. 그런데 본 

동영상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 다음은 교수적 수정이다. 교수적 

수정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기에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내용

을 조절(accommodation)하여 지도한 것을 말한다. 즉,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에게 제공

하기 위한 교수 방법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안적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교사와 협력한 전문 인력은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

을 수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님과 협력 중재하는 모습이다. 가족은 아동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지지체계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모들의 역

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온 어벤져스 협력 팀은 부

모 중재를 함께 실시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

작한 부모지원 가이드북으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일방적인 정보전달

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은 여전히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력 팀의 구성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부모의 목

소리를 살펴보고 또한 집에서도 장애자녀를 지도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본 발표의 사례를 보면 부모와의 협력에서 온 종합병원에서 협력, 지역사회(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에서의 협력, 행동분석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협력한 지도 사례가 있었

다. 특히 가정을 방문하여 협력한 사례는 중재가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의 

제공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도전행동 중재는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지속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모들의 자연스러운 강화자에 의해 학습되어 

행동은 일반화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와 협력하여 장애자녀를 일상생

활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개별적 요구와 관심사를 구체적

으로 반영함으로써 장애 가족들이 강해질 수 있는 교육적 효과라고 보며 이 협력적 팀

의 중재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협력 팀 접근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적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온 어벤저스팀의 협력 중재 활동은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주 기초

적인 부분으로 시작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에는 효과적인 협력 팀 접근을 위해선 교

사, 치료사, 행동분석가, 부모, 감각치료사 등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하고 정기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가지면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

고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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