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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전병운 .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도구사용훈련이 비구어 정신

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 언어청각장애연구 , 2 0 0 1, 제6권 , 제2호 , 3 5 5-

3 73 . 본 연구는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비구어 정신지체아

동의 의사소통기능에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대상 아동들은

스크립트를 활용한 AAC 도구사용훈련을 통하여 의사소통기능이 향상되었고,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 활동에서보다 친숙한 스크립트 활동에서 보다 높은 의사소통기능을 나타냈다. 또

한, 친숙한 스크립트 활동을 제외하고 의사소통도구 유형의 차이가 의사소통기능 수행에 뚜

렷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며, 모든 아동들에게 의사소통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볼 때,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비구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서 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

로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가

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아동은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

을 겪는다. 특히, 중도 정신지체아동들은 음성언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

아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활하

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우며 점차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이 일

반학교나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자신들의 감정과 사고, 요구 등을 올바로 표현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소통체계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AAC)이라는 의사소통접근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말이나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표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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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방법이다(ASHA, 1991). 즉, 모든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의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모든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Beukelman & Mirenda (1998)에 의하면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란 개인의 의사소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상징(symbol), 보조도구(aid), 전략(strategy) 및 테크닉(technique)을

포함하는 요소들의 통합군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상징은 도구를 이용하는 상징(aided sym-

bol)과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상징(unaided symbol)으로 구분되며, 보조도구에는 상징을 구

성하여 사용하는 의사소통판이나 음성합성장치가 포함된다. 전략에는 의사소통을 증진시키

기 위한 역할놀이, 점진적인 촉구 방법 등이 포함되며, 테크닉에는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메

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캐닝(scanning), 부호화하기(encoding) 등이 포함된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목적은 말하기, 쓰기 장애를 지닌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재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활동을 돕는 것이다(Blackstone, 1986).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정신지체와

같은 발달장애, 뇌성마비, 자폐성장애, 중복감각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며, 취학전 아동과 유년기 농·맹 중복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영역, 시지각

훈련 및 읽기교정 영역, 여행, 컴퓨터 언어, 외국어 교육, 다국적 의사소통 등에 다양하게 사

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들(한경임, 1993; 강소진, 1998; 채수정,

1999)이 대부분 뇌성마비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지역사

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능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아동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주위 환경 속에서 친숙하게 스크립트된 활동을 이용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한

연구는 없었다. 스크립트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일상사건

들 속에서 필요한 언어에 대한 중재가 아동의 상황에 맞는 언어습득과 활용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Kim & Lombardino, 1991)는 보고를 하고 있다. Schank & Abelson (1977)은 친숙

한 일상화된 상황문맥 속에서 아동은 그 즉각적인 상황에 대해 상호간에 상황지식을 서로 공

유하여 그 상황에서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으로 구성되어 늘 사용되는 상황적인 언어를 배우

는 언어습득의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Farrar , Friend & Forbes (1993)은 2세 아동

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친숙한 사건문맥과 친숙하지 않은 사건문맥 속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친숙한 사건에서는 아동의 어휘유형, 동사 사용, MLU가 증가한 반면 친숙하지 않은 문

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황정보(2000)는 사회연령이 높을수록 친숙한 사상에 대한 스크립트

지식의 습득정도가 높고, 또한 낯선 사상의 스크립트 지식에 대한 경험 횟수가 증가함에 따

라 스크립트 지식획득을 잘하였다고 하였다. 유현주·김영태(1997)는 스크립트가 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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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표현언어와 일반화 훈련 기회와 새로운 구조의 도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

고, 정충희(1992)는 훈련가능급 정신지체 아동의 표현 언어 능력을 습득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에 스크립트 문맥훈련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Kim & Lombardino (1991)는 스크립트를 이

용한 중재를 통한 언어 수용능력의 습득효과를 연구하였다. 또한, Harris (1982)는 무발화의

중도장애아들에게 의사소통판을 학교나 지역사회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훈련하여 적절한 의

사소통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Kaiser (1995)도 유치원에 다니는 뇌성마비이며 무

발화 아동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도록 훈련한 결과 일반아동과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횟수가 증가했다고 하였다. Spiegel, Benjamin & Siegel (1993)은 19

세의 중도장애 학생에게 음성출력보조도구(VOCA)에 여섯개의 문장을 저장시키고 언어적

단서를 주었을 때, 집이나 교실 등의 환경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훈련한 결과 빠른 속도로

습득하여 그의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훈련을 하였을 때

정신지체아동에게 의사소통기능이 향상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지체아동에

게 친숙한 스크립트 상황과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 상황에서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사용

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다. 둘째, 친숙한 스크립트와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의 차이가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

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셋째,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유형에 따

라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넷째,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

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의 다양성 변화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정신지체특수학교 초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비구어 정신지체아동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구어를 주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

구의 선정기준은 Dalton & Bedrosian (1989)과 Shane & Bashir (1980)가 제시한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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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아동 선정기준은 <표 - 1>과 같고, 각 대상아동의 개인별 특성은

<표 - 2>와 같다.

<표 - 1> 대상아동 선정기준

요 인 선정의 준거 내용

구어표현수준
구어가 일시적으로 또는 영속적으로 아동의 모든 의사소통적 욕구에 부적절하

고, 이러한 비구어가 청각손상에 기인하지 않는 아동

인지수준
인지요인이 최소한 피아제의 감각 운동 발달의 5단계를 넘어선 정신연령이 18

개월 이상인 아동

의사소통수준 단어모방능력이 없는 아동

표현·수용

언어간 편차

수용언어연령과 표현언어연령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언어능력검사(PLS)

의 언어지수*가 .50 이하인 아동

선행 치료교육
최소 6- 12개월의 언어치료를 받은 후에도 구어표현기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아동

* 수용언어지수와 표현언어지수의 평균치

<표 - 2> 대상아동의 개인별 특성

아동
구분 대상아동1 대상아동2 대상아동3 대상아동4

성별 남 남 여 여

생활연령 10세 3개월 8세 7개월 10세 1개월 8세 6개월

사회연령

(사회성숙도검사)
SA: 3.25
SQ: 31.71

SA: 2.73
SQ: 31.82

SA: 3.63
SQ: 36.01

SA: 2.82
SQ: 33.18

인지능력

(PTI검사)
40 43.7 45 37.5

어휘능력

(그림어휘력검사)
3세 6개월-
3세 11개월

3세 0개월-
3세 5개월

3세 0개월-
3세 5개월

2세 6개월-
2세 11개월

언어능력

(PLS검사)

수용언어 2세 9개월 2세 10개월 2세 9개월 2세 6개월

표현언어 1세 3개월 1세 1개월 1세 4개월 1세 3개월

언어지수 .22 .21 .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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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도구

아동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언어성 지능검사인 PT I (Pictorial T est of Intelli-

gence, 서봉연 외, 1990)를 실시하였고,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취학

전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검사(PLS: Preschool Language Scale, 김영태, 1994)를 실시하였으

며, 적응행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성숙도검사(김승국 외, 1989)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수용어휘력 수준을 알아보고자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를 실시하였다.

3 . 실험절차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평행중재설계(parallel treatments

design)를 기초로 실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구는 의사소통판과 음성출력보조도

구였다. 의사소통판은 우드락으로된 원판(30 ㎝ × 21 ㎝) 위에 오렌지색 칼라용지를 붙이고 그

위에 일곱개의 그림버튼(4.7 ㎝ × 4.2 ㎝)을 붙였고, 그림버튼 바로 아래에 버튼의 내용에 해당

하는 어구나 단어를 붙였다. 음성출력보조도구는 건전지를 넣어 작동시키며, 여덟개의 버튼

으로 이루어진 칩톡(cheaptalk-8)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일곱개의 버튼에 그림심볼을 의

사소통판의 배열 위치와 순서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그림심볼은 말동무 (파라다이스복

지재단, 1996)를 기초로 한 그림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어구나 단어는 연구자가 녹음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휘 및 어구는 아동이 다니는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특수학교교사의

도움으로 아동들에게 친숙한 스크립트 활동과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 활동을 선정케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김수형(2000)의 가게에서 물건사기 활동과 한경임

(1998)의 의사소통기능훈련을 위한 스크립트 활동 프로그램을 기초로 친숙한 스크립트 활동

(실험Ⅰ: 우유 마시기)과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 활동(실험Ⅱ: 사진 찍기)을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본 연구목적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1이 의사소

통판을 사용하여 실험Ⅰ과 실험Ⅱ에 대하여 의사소통기능훈련을 받고 그 수준이 안정을 보

이면 대상자2에게 음성출력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1과 같이 훈련을 시작하고, 마찬가지

로 그 수준이 안정을 보이면 대상자3에게 의사소통판으로 훈련을 시작하고, 수준이 안정이

되면 대상자4에게 음성출력보조도구를 사용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네 명이 중재기간에 기능

수행율이 안정을 보이면 3주일 후에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4회의 유지검사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약 3개월간 총 42회기(1주에 4-5회, 회기당 30- 40분씩)를 실시하였고, 실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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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대상아동들이 다니는 학교교실에서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에 개별적으로 만나 실시하

였다.

본 연구는 기초선단계, 중재단계 및 유지단계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가 . 기초선 단계

본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아동에게 자극이나 강화, 훈련을 주지 않은 채

의사소통판이나 음성출력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관찰하였다. 관찰된

행동은 연구자가 스크립트 활동단계에 따라 적당한 질문이나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정확하

게 해당버튼을 누르면 정반응(+)으로 기록하고, 누르지 못하면 오반응(- )으로 기록하였다. 대

상아동1은 실험Ⅰ과 실험Ⅱ에서 각각 3회기 동안 반응을 보였으며, 대상아동2는 5회기, 대상

아동3은 7회기, 대상아동4는 8회기 동안 반응을 보였다.

나 . 중재단계

중재는 대상아동1과 3은 의사소통판을 가지고, 대상아동2와 4는 음성출력보조도구를

가지고 실시하였으며, 각각 상징어휘 학습단계와 스크립트 활동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상징어휘 학습단계는 아동들이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위에 있는 버튼의 내용과 위치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먼저 대상아동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위의

각각 일곱개의 상징어휘 중 하나를 가리키며 자, 이것은 컵 이예요 라고 내용을 알려주고,

바로 자, 컵 이 어디 있지요? 눌러 보세요 라고 말하였을 때, 해당 버튼을 정확히 누르도록

훈련하는 단계이다. 이때 질문의 내용을 무작위로 선정해 순서에 의한 효과로 수행하지 않

도록 하였고, 상징어휘 학습단계 매 회기의 결과 상징학습 정반응율이 70 % 이상 확보되면

종결하였다. 스크립트 활동단계는 연구자가 주어진 스크립트 활동의 순서에 따라 먼저 상황

을 제시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식 질문을 통하여 아동의 반응을 기다린 후에 대상아동이

해당버튼을 정확히 누르도록 중재훈련을 하는 단계이다. 대상아동1은 실험Ⅰ에서는 7회기,

실험Ⅱ에서는 9회기 동안 중재가 이루어졌고, 대상아동2는 각각 10, 13회기, 대상아동3은 각

각 11, 14회기, 대상아동4는 13, 16회기 동안 중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재기간동안 의사소

통기능 훈련수행율이 3회기 연속하여 70 %를 넘을 때는 중재를 종료하였다. 실험Ⅰ과 실험

Ⅱ에 대한 스크립트 활동단계에서의 대상아동별 의사소통개선 경향을 <그림 - 1>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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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 . 유지단계

중재가 모두 종결된 지 3주일이 지난 후,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상아동 모두 각

각 4회기에 걸쳐 실시하여 대상아동이 습득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행동이 유지되는지를 알아보았다.

4 . 결과처리

가 . 관찰 및 측정

각 회기는 그 장소에서 즉시 관찰기록표에 기록하거나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대상아

동이 적절한 의사소통판이나 음성출력보조도구를 누르는 행동의 발생빈도를 기록하였다. 기

록되는 행동은 한 회기마다 각 스크립트 활동단계에서 요구되는 다섯번의 의사소통행동이다.

그 중 실험Ⅰ과 실험Ⅱ에서 각각 요구의 반응기능(20점), 의문사 대답기능(20점), 감정표현기

능(20점), 사회화기능(20점), 사물요구기능(10점, 1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정반응은 각 스크립트 활동에서 해당어구가 있는 버튼을 5초 이내에 정확히 누르는

행동 혹은 다른 버튼을 누르고 5초 이내에 해당버튼으로 수정하여 누르는 행동이다. 만일 5

초 이내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다른 버튼을 누르고 적절한 버튼을 5초 이내에 누르지 않으

면 오반응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중재 중에는 오반응 후 연구자의 촉구(언어적 촉구, 신체적

촉구)가 제공되므로, 촉구후 행동을 5초내에 수행하면, 언어적 촉구(L)나 신체적 촉구(P)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 관찰자간 신뢰도

관찰기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특수교사 한명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기초선, 중재, 유지의 각 영역에 대하여 {동의된 수/ (동의된 수 + 비동의된 수)} × 100을 사용

하여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이 때 평가자간의 신뢰도 평균은

95 %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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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친숙한 스크립트와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사용, 훈련하였을 때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인 의사소통판과 음성출력보조도구와의 중재 효과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이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가 . 대상아동1

대상아동1은 의사소통판을 가지고 실험에 임했고, 중재단계에서 의사소통기능 수행율은

평균 66 %를 보였고, 유지단계에서는 78 %를 보였다. 실험Ⅱ에서 중재단계에서는 평균 58 %

의 수행율을 보였고, 유지단계에서는 65 %의 평균수행율을 나타냈다. 실험Ⅰ은 실험Ⅱ보다 2

회기 더 빨리 종결되었으며, 흥미와 관심도 더 많았다. 또한 중재 기간의 평균 수행율도 실험

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 . 대상아동2

대상아동2는 실험Ⅰ에서 중재기간 동안 평균수행율은 50 %였으며, 유지기간에는 75 %

를 보였다. 대상아동2도 실험Ⅱ보다 실험Ⅰ에서 높은 중재수행율과 유지수행율을 보였으며,

또한 실험Ⅱ보다 조기에 종결되었다. 실험Ⅱ에서는 중재기간동안 평균수행율은 44 %를 보였

으며, 유지기간의 평균수행율은 60 %를 보였다.

다 . 대상아동3

실험Ⅰ에서는 중재기간에 평균수행율은 60 %였으며, 유지기간에는 평균수행율이 70 %

였다. 전체적으로 실험Ⅰ이 실험Ⅱ보다 중재수행율이 높았으며, 실험회기도 실험Ⅱ보다 3회

기나 빨리 종결하였다. 실험Ⅱ에서는 중재기간에는 평균수행율이 45 %였으며, 유지기간의

평균수행율은 68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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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대상아동4

실험Ⅰ에서는 중재기간에 평균수행율은 58 %였으며, 유지기간에는 평균수행율이 68 %

였다. 실험Ⅱ에서 중재기간에는 평균수행율이 51 %였으며, 유지기간에 평균수행율은 65 %였다.

실험결과에서 중재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행율을 보인 아동은 실험Ⅰ에서는 아동1, 아

동3, 아동4, 아동2의 순이었고, 실험Ⅱ에서는 아동1, 아동4, 아동3, 아동2의 순이었다. 전체적

으로 가장 높은 수행율을 보인 것은 아동1이었고, 아동2가 가장 낮은 수행율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스크립트를 활용한 AAC 도구사용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 1> 대상아동별 의사소통개선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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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친숙한 스크립트와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가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그림 -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 네명 모두에게 실험Ⅰ이 실험Ⅱ보다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수행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대상아동1은 65 % : 58 %를 보였고, 대상아동2는 50 %

: 44 %를 보였으며, 대상아동3은 60 % : 45 %의 수행율을 보였다. 또한, 대상아동4는 58 % :

51 %의 수행율을 보였다. 따라서, 친숙한 스크립트가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보다 의사소통

기능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3 .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유형의 차이가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AAC 도구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수행에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의사소통판을 사용한 대상아동1, 3과 음성출력보조도구를 사용한 대상아동2, 4

의 수행 결과는 <그림 -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의사소통판을 사용한 아동들과 음성출력

보조도구를 사용한 아동들 모두 동일하게 기초선에서는 의사소통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중재 기간에서 실험Ⅰ에서만 의사소통판을 사용하였던 대상아동1과 3 (65 % : 60

%)이 음성출력보조도구를 사용하였던 대상아동2와 4 (50 % : 58 %)보다 높은 의사소통수행

율을 보였다. 반면에, 실험Ⅱ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실험Ⅰ에서는 의사

소통판을 사용한 아동들이 음성출력보조도구를 사용한 아동들보다 기능수행율에서 높았지

만, 실험Ⅱ에서는 의사소통판과 음성출력보조도구를 사용한 도구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 의사소통기능의 다양성에 미치는 효과

친숙한 스크립트와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

훈련이 정신지체아동들의 의사소통기능의 다양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 3>과 같다. 위의 결과에서 대상아동 모두가 실험Ⅰ에서는 사회화기능 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의문사 대답기능 , 요구의 반응기능 순이었으며, 실험Ⅱ에서는 다섯가지 기능

중에서 의문사 대답기능 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요구의 반응기능 , 사회화기능 순이었다.

이를 볼 때,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

통기능의 다양성에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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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의사소통기능 표현별 습득시기와 사용빈도율 (%)

아동 및
빈도율의사소통

기능

아동1 아동2 아동3 아동4

습득
시기*

빈도수**
빈도율(%)

습득
시기

빈도수
빈도율(%)

습득
시기

빈도수
빈도율(%)

습득
시기

빈도수
빈도율(%)

실

험

Ⅰ

요구의

반응
예/아니오 1

11
(79 %)

6
9

(47 %)
2

8
(36 %)

1
17

(68 %)

감정

표현
맛있어요 0

0
(0 %)

9
1

(5 %)
6

4
(18 %)

0
0

(0 %)

의문사

대답
컵 3

9
(64 %)

2
13

(68 %)
1

11
(50 %)

3
12

(48 %)

사물

요구

우유 2
4

(29 %)
8

7
(37 %)

4
11

(50 %)
7

10

(40 %)

주세요 5
7

(50 %)
10

3
(16 %)

3
11

(50 %)
9

4
(16 %)

사회화 감사합니다 1
11

(79 %)
2

12

(63 %)
2

13

(59 %)
3

15

(60 %)

실

험

Ⅱ

요구의

반응
예/아니오 2

11
(69 %)

5
13

(59 %)
2

13
(52 %)

1
20

(71 %)

감정

표현
좋아요 7

3
(19 %)

0
0

(0 %)
10

1
(4 %)

4
1

(4 %)

의문사

대답
카메라 1

16
(100 %)

2
15

(68 %)
1

12
(48 %)

3
14

(50 %)

사물

요구

사진 8
3

(19 %)
13

1
(5 %)

3
10

(40 %)
6

6
(21 %)

주세요 7
5

(31 %)
7

8
(30 %)

3
9

(36 %)
8

7
(25 %)

사회화 고맙습니다 4
8

(50 %)
8

9
(36 %)

5
10

(40 %)
3

12
(43 %)

* 습득시기 : 중재 시작 후 기능표현 시작 시점의 중재 회기
** 빈도수: 총 실험기간 정반응 횟수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

사소통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아동 네명에게 친숙한 스크립트

와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판(대상아동1, 3)과 음성출력보조도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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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2, 4)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을 중심으

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이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네명의 대상자 모두 기초선에서는 의사소통기능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재훈련이 시작되면서 네명 아동 모두 꾸준히 의사소통기능 수행

율이 향상되었다. 네명의 아동 중 대상아동4는 수행율이 다소 불안정하였으나, 중재 후반부

터는 안정적인 수행을 보였으며, 네명 모두 유지단계에서도 높고 안정적인 수행율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스크립트 있는 활동이 AAC를 사용하여 기능적 의사소

통행동을 습득하는데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Alwell et al., 1989).

그러나, 중재 초기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예라는 대답을 해야할 경우에 AAC 도구를 이용

하기보다 기존의 자신만의 의사소통방법대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소리를 내는 등 몸짓이나

제스쳐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계속하여 중재훈련을 받아 AAC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

사를 나타내는데 익숙해질 때부터 의사소통수행율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채수정(1999)과 김수형(2000)이 보완·대체의사소통훈련이 중도장애아의 의사소통행동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 친숙한 스크립트와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가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상아동 모두에게 친숙한 스크립트에서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보다 의사소통기능

수행율이 높게 나타났고, 2-3회기 더 빨리 중재가 종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크립트의 친

숙도가 의사소통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크립트의 친숙도에

대한 다음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Nelson & Gruendel (1986)은 3세 가량의

어린 아동들도 친숙한 스크립트 상황에서 보다 더 일반적이고도 필수적인 행동들을 나타낸

다고 보고한 바 있다. Constable (1986)도 아동은 스크립트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쉽게 상황

표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친숙하지 못한 스크립트 상황보

다 친숙한 스크립트 상황에서 정신지체아동들의 의사소통기능 수행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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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AC 도구유형의 차이가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에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유형의 차이가 의사소통기능

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었으나, 친숙한 스크립트에서는 의사소통판을 이용한 아동이 음성

출력보조도구를 이용한 아동보다 더 높은 의사소통기능이 향상되었다. 강소진(1998)은 음성

출력보조도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상황이 수업 장면이었으며, 수업시

간에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반면에 Doss et al. (1991)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요구하기를 위해 수화와 그림 의사소통

책, 음성출력보조도구의 사용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도구들 중 그림 심볼의 의사소통책이 효

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채수정(1999)은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의 차이가 보완·대체의

사소통 도구를 사용한 대상자들의 의사소통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높은 동기유발이 되었고, 대화 상대가 보

완·대체의사소통 도구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므로, 음성출력 보조도구가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들에게 친숙하지 못한 활동에서는 도구차이가 현

저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더 친숙한 스크립트 활동에서는 의사소통판이 음성출력보조도구보

다 의사소통기능 수행율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유형의

차이보다 각 개인의 학습특성과 성향, 활동에서 요구하는 상호작용의 구조에 따라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과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의

유형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 의사소통기능의 다양성에 미치는 효과

대상아동 모두에게서 의사소통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험Ⅰ에서

는 가장 많이 사용한 기능이 사회화기능, 의문사 대답기능, 요구의 반응기능 순으로 나타났

으며, 실험Ⅱ에서는 의문사 대답기능, 요구의 반응기능, 사회화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Beukelman & Yorkston (1980)은 중증의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광범위한 기능을 표출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고, Lewis & Ripich (1984)도 두 명의 보완·대

체의사소통사용자와 두 명의 구어 사용자로 구성된 네 명의 뇌성마비인과 일반인 두 명과의

의사소통을 조사하여 화용론적 기능으로 분석한 결과 서술기능, 반응기능 등 다양한 의사소

통기능을 나타낸 것을 보고하였다. Udwin & Yule (1991)도 블리스상징을 사용하는 중증 뇌

성마비 아동 스무명의 의사소통기능의 다양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연구대상들이 다양하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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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기능을 나타낸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

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의 다양성을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었고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크립트와의 친숙도

와 의사소통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물요구와 사회화기능 영역에서 네 아동 모두 친숙

한 스크립트에서의 수행율이 친숙하지 않은 스크립트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 3>

참조). 이 결과는 사물요구와 사회화기능 영역이 스크립트와의 친숙도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

는 경향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스크립트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사용훈련이

비구어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지만, 각각의 아동

에게 어떠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는 그 아동의 인지 및 학습특성을 고

려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해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지체아동은

스크립트의 친숙도에 따라 훈련의 효과가 크므로 이와 관련지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구어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이 결과

를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나이의 정신지체인

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신지체아동의 증후별로, 장애정도

별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 인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구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 정신지체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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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의사소통기능 훈련을 위한 스크립트 활동분석

1. 실험Ⅰ: 우유 마시기

비언어적 활동 훈련자의 중재
아동의 목표

기능표현

우유를 아동의 손에

닿지 않게 들고 기다

린다.

(1) 자, 우리 우유를 마시자. 너도 우유 먹고 싶니?
(5초 지연)

(2) 언어촉구

·우유를 먹고 싶으면 예 라고 말해보자.
(3) 신체촉구

·우유를 먹고 싶으면 이곳(AAC 도구)을 누르고 예 라

고 말해보자.
(4) 강화 ·그래 잘 했어. 우유를 줄께.

요구에

대한

반응기능

예

아동 바로 앞에 우유

와 컵을 놓고 난 후

기다린다.

(1) 우유를 먹으려면 필요한게 무엇이지?(5초 지연)
(2) 언어촉구

·우유를 먹으려면 컵이 필요하지?
(3) 모델

·우유를 먹으려면 따라 먹을 컵이 필요하지?
이곳(AAC 도구)을 누르고 컵 이라고 말해보자.

(4) 강화 ·그래, 아주 잘했어.

의문사

질문에 대답

기능

컵

우유를 컵에 따라 놓

고 잠시 기다린다.

(1) 자, 이제 선생님이 우유를 줄께?(5초 지연)
(2) 언어촉구

·선생님께 우유 주세요 라고 말해보자.
(3) 신체촉구

·자, 우유를 먹고 싶으면 이곳(AAC 도구)을 누르고 우

유 주세요 라고 말해보자.
(4) 강화 ·그래, 아주 잘했어.

사물 요구

기능

우유 주세요

우유를 마시게 한 후

잠시 기다린다.

(1) (우유를 다 마신 직후) 우유를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5초 지연)

(2) 언어촉구

·우유를 먹으니까 맛있죠?
(3) 신체촉구

·우유가 맛있으면 이곳(AAC 도구)을 누르고 맛있어

요 라고 말해보자.
(4) 강화 ·아주 잘 했어.

자신의

감정과 태도

표현기능

맛있어요

우유와 컵을 아동 앞

에서 치우고 잠시 기

다린다.

(1) 선생님이 우유를 주었으니까 인사해 보자(5초 지연)
(2) 언어촉구

자, 선생님이 우유를 주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해보자.
(3) 신체촉구

선생님이 우유를 주었으니까 이곳(AAC도구)을 누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보자.
(4) 강화 ·그래 아주 잘 하는구나.

사회화기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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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Ⅱ: 사진 찍기

비언어적 활동 훈련자의 중재
아동의 목표

기능표현

카메라를 아동

의 손이 닿지 않

도록 들고 기다

린다.

(1) 자,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주려고 해.
사진 찍고 싶니?(5초 지연)

(2) 언어촉구

·자, 사진을 찍고 싶으면 예 라고 대답해야지?
(3) 신체촉구

· 야, 사진을 찍고 싶으면 이곳(AAC 도구)을 누르고

예 라고 말해보자.
(4) 강화 ·아주 잘 했어.

요구에 대한

반응기능

예/ 아니오

카메라를 아동

에게 잘 보이도

록 아동의 정면

에 들고 기다린

다.

(1) 그러면, 사진을 찍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5초 지연)
(2) 언어촉구

·그래,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가 필요하지.
카메라 라고 말해보자.

(3) 신체촉구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가 필요하지? 자, 선생님께 이곳

(AAC 도구)을 누르고 카메라 라고 말해보자.
(4) 강화 ·그래 잘 했어.

의문사 질문에

대답기능

카메라

아동에게 사진

을 찍어 주고 난

뒤 기다린다.

(1) 이제, 사진을 찍어줄게.(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은 직후) 자,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주니까 기분

이 어때?(5초 지연)
(2) 언어촉구

·선생님이 사진 찍어 주니까 기분이 좋지?
(3) 신체촉구

·기분이 좋으면 이곳(AAC 도구)을 누르고 좋아요 라고

말해보자.
(4) 강화 ·그래, 기분이 좋구나. 참 잘했어.

자신의 감정과

태도 표현기능

좋아요

아동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

고 기다린다.

(1) 자, 이 사진을 00에게 주려고 해. 이 사진 갖고 싶지?
(5초 지연)

(2) 언어촉구

·이 사진이 갖고 싶으면 사진 주세요 라고 말해보자.
(3) 신체촉구

·사진이 갖고 싶으면 이곳(AAC 도구)을 누르고 사진 주

세요 라고 말해보자.
(4) 강화 ·참 잘 했어.

사물요구 기능

사진 주세요

사진을 아동에

게 주고 기다린

다.

(1) 자, 선생님이 사진을 주었으니까 인사를 해보자(5초 지연)
(2) 언어촉구

·사진을 주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야지.
(3) 신체촉구

·선생님이 사진을 주었으니까 이곳(AAC 도구)을 누르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보자.
(4) 강화 ·그래 아주 착하구나.

사회화기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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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ACT

E ffect s of AA C Device T r ainin g T hr ough Scr ipt s on
Communicat ive F un ction s of Childr en with

Non verba l Men t al Retar dation

S h in , Y oun g - P ae (Jeongmyeong Special School)

Je on , B y un g - U n * (Dept . of Speci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AC device training through

scripts on communicative functions of children with nonverbal mental retardation. The

subjects were four students with nonverbal mental retardation in a special school. This study

used parallel treatments design across subjects. An AAC device was offered without

instruction for its use in the baseline condition. The training program was composed of

instruction for learning the AAC symbols, and script -based pragmatic training by AAC use

to do proper communicative function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 all four subjects acquired the proper communicative functions through

scripted-based AAC device training. Second, all of the subjects acquired the proper commu-

nicative functions in the known- scripts more than in the unknown- scripts. Third, except for

known- scripts, there is little or no difference between AAC device types regarding their

influence on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functions. Fourth, various communicative functions

of the children were increased by the AAC device training.

* e- mail: jeonun@kongju .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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