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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Research

Related to Asperger's Disorder: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998 to 2010

Kim Eun Sil

Advisor: Seunghee Lee,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s the thesis from academic journal related to do

mestic Asperger's Disorder from 1998 to 2010. This study provides t

he basic material for research of Asperger's Disorder and direction r

elated with the research of Asperger's Disorder.

About examination of research trend by each academic journal, the

number of research from professional academic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that of medicine, psychology, and treatment do not

have a big difference. It means that activating research for

Asperger's Disorder does not fulfill in the special education.

Therefore, interest and research are necessary to fulfill the

educational demand of child of Asperger's Disorder.

About examination of research trend for year, it began in 1998,

and many researches are performed after 2008. It means the

research of Asperger's Disorder is more actively performed at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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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than that of past. Therefore, interest for Asperger's Disorder is

increasing, and it continues to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about

many researches.

Following examination of research trend by research object is on

the next. For the first, the research thesis for child is the main part

of research trend by the type of object. This means child is the only

object of interest for Asperger's Disorder. However, special

education must focus on not only the mediation for overcome or

deletion of functional limit of disorder child but also effective

improvement of surrounding environment. Therefore, the research for

parents, teacher, and peer should be performed, too. Next,

researches for the age after 5 are performed for research trend by

the age of object. Although early education for the age before 5 is

opportunity to obtain the similar experience to that of normal child,

research for this fact is not enough. Therefore, the research of many

infants and children must be actively performed to achieve early

education.

About examination of research trend by the type of research,

investigation research is never performed. This means that research

for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on disorder is only focused, but the

research for surrounding environment of child is not enough. Family,

teacher, and friend, who gives many influences to Asperger's

Disorder child, are resouces of many informations about Asperger's

Disorder child. With active application of resources, a meaningful

research is necessary to collect useful information.

Following examination of research trend by the research subject is

on the next, For the first, the research for social flaw about

Asperger's Disorder child is performed with many interests from the

research through mediation. Many Asperger's Disorder children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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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problem of sociality but also the difficulty of studying, and

then the research about educational mediation with studying strategy

also must be actively performed. Next, characteristic research for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is main part of the research about

characteristic. This means that Asperger's Disorder child has the lack

of cognition abilities such as self-recognition, self-decision, and

self-order although he has normal intellectual ability. Functional part

seems to be normal, but the research considered difference

acceptation in quality and expression language is performed.

Henceforth, follow-up study will collect the information about

Asperger's Disorder child and other disorder child through people

around child, and study will consider social validity. Also, many of

researches focused on using structural activity program, or these had

uniformly designed environment and research plan. Follow-up study

from more various level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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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 필1.

거 는 달 한 트리, 1944

사 가 동 폐 신병리 상태 동들에Hans Asperger “ ” 4

해 보고한 후 상 식 었다 에 한 연 는(syndrome) . 80

지는 매우 한 었 거 사, Wing(1981) 34

공식 보고한 후 에DSM-IV(APA, 1994) ICD-10(WHO, 1993)

등 하 심과 연 가 가 었다 경( , , 2002).

거 는 폐 에 비하여 언어 능 뛰어 고 지능 상

우 하 상 운동 능 한 특 가진 것 보고 었

다 폐 에 비해 하지 특 들 하여 거.

가 견 어 운 경향 다 견(Volkmar & Cohen, 1991).

실 하여 특별한 식 지 낮 연 에 특

상 식 어 운 경향 고 러한 식 재는 학 에

특별한 재 없 도 한다 그 결과 그들 진단 지 못.

하고 학 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학 에 도 직 거.

에 한 사들 식 한 상태 그들 폐 동 보,

거 상한 보는 경향 많다 한 특 사 차도 거. ,

에 한 진단 하지 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하 도 한다 거 동들 택.

해 폐 동과 한 필 하 한 연 동 통

해 들 진단할 한 진단 시 어 할 것 다.

어 근 내 막 하고 특 에 어 큰 변 는 통,

합 산 다 승 러한 맥 에 다 한(full inclusion)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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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 에 진학하게 었고 폐 진단 많

거 동 학 에 는 것 보편 었다 한. ,

거 학생 특 사가 지 등학 에 진학하게 담

사 감독 없 지내는 시간 가 어 근 사 병리 상 하

는 집단 상 다는 그 심각함 해진

다 곽 해결하 한 학 에 재( , , 2005).

가 시 하다 하겠다 실에 어 는 상도 실 재.

하여 재하고 사들과 학생들 식 변 시킨다 그들 학,

에 도움 것 다.

같 극단 뿐만 니 실 학 에 거

동들 사 통 사 상 질 결함 등에 많 어 움,

보 고 다 러한 극복하 해 는 사 상.

사 통 과 하여 다 한 프 그 개 하는 것 필 하, ,

다 연 욱 개 프 그 학 에 매뉴얼 만들어( , , 2009).

비 해 고 사 한다 특 사 뿐만 니 통합학 에 사에

게도 그 도가 것 다 특 거 연 가. ,

하지 에 필 한 료 개 하는 도움 는

연 가 다.

그러 내에 거 연 는 후 시90

었 는 눈에 게 한 연 가 루어지고 다 같2008 .

에 거 연 가 차 늘어 고2008

거 연 한 내 1997

지 연 내 한 연과 욱 연2007 (2009) 1․

편에 그 고 다 한 연과 욱 연 는 학 헌고. (2009) ,

찰 비 연 한 실험연 질 연 상 한 함

거 내 편에 과하여 내 거5

들 연 동향 시키 에는 많 어 움 다.

거 에 내연 한 필 한 시 하겠다.

에 본 연 에 는 시 월 지 내1998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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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학 지 상 연 동향 해 거

연 한 료 공하고 거 연

에 한 향 시하고 한다.

연2.

상과 같 연 필 에 근거하여 본 연 는 다 과 같

연 가지고 행 었다.

첫째 내학 지 학 지별 연 동향 어 한가, ?

째 내학 지 연도별 연 동향 어 한가, ?

째 내학 지 연 상별 연 동향 어 한가, ?

째 내학 지 연 별 연 동향 어 한가, ?

다 째 내학 지 연 주 별 연 동향 어 한가, ?

어3.

폐①

에 하 폐 는 사 상 과DSM- -TR(APA, 2000)Ⅳ

사 통 질 결함 한 복 상동 행동 심 동 특, , ,․ ․

보 에 타 다고 하고 다 한 한 특 학, 3 . (2008)

에 하 폐 는 폐 도 리 에 타 는 달, 3

다.

② 거

에 하 심각한 언어 달상 지체가 없DSM- -TR(APA, 2000)Ⅳ

에 지 달 에 맞는 보 행동 달, ,

경에 한 심 달에 심한 지체는 없다 그러 사 상.

과 사 통 질 결함 보 상동 행동 특 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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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Ⅱ

거 개1.

거1)

는 타 과 어 움과 경변 에Leo Kanner(1943)

항하는 강 특 그리고 사 통 어 움 보 는 폐

고 하 다 주 에 재(Frith, 1991; , 2007 ).

는 에 한 사 에 지 어가Asperger(1944) 1944

함에도 하고 사 상 에 어 움 보 는 에 해4

하 는 신과 사 가 신 열1911 Euges Bleuler

상 가운 신만 계에 빠 는 사고특 하(schizophrenia)

하여 사 한 폐 는 어 빌 폐 신병질(autism) ‘

고 하 다(Autistic Psychopathy)’ (Klin, McPartland, & Volkmar,

2005).

거 특 하고 거(Asperger's disorder) ‘ ’

는 사 한 사 었다Lorna Wing(1981) . Lorna

폐 특 지니지만 연 가하 창한 말 하게Wing(1981)

고 타 과 사귀 는 가 는 동 다는 것에 주 하 다.

거 주 상 태 타 에 한 공감 진함 비 한쪽, , ,

향에 상 계 한 주 에 한 몰 학 고 복, ,

언어 가지고 빈 한 비언어 사 통 우 없거 간,

어 프고 통합 지 는 운동과 한 등 특징 견하 고

거가 한 동들과 사하다고 단하여 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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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Burgoine & Wing, 1983).

거 진단2)

거 진단 내리 폐 사한 사 상 질

상과 한 복 상동 행동 심 동 보 지만ㆍ ㆍ

폐 는 달리 언어 달에 상 미한 지연 탈 보 지

고 지 달에 도 상 미한 지연 없어 한다 러한, .

거 는 에 달 하 처DSM-IV(APA, 1994)

포함 었 재 같 진단 거DSM-IV-TR(APA, 2000)

시하고 다.

거 진단< -1> DSM-IV-TRⅡ

사 상 질 상 다 어도 개 항 에 타 다A. 2 .

사 상 하 한 눈 맞 얼 몸 몸짓과 같 다 한 비언어 행동(1) , , ,

사 한 상 다.

달 에 합한 계 하지 못한다(2) .

다 사 들과 심 취 공 하지 못한다(3) , , .

심 상 보여주거 가 거 가리키지 못함( : .)

사 는 상 가 결여 어 다(4) .

한 고 복 상동 행동 심 동 다 어도 개 항 에 타 다B. , 1 .

강도 에 비 상 한 가지 상 상동 고 한 심에 집착한다(1) .

특 한 비 능 상 동 식에 고집 럽게 매달린다(2) .

상동 고 복 동 매 리 가 거리거 비 는 복(3) ( : ,

한 신동 보 다) .

상 에 지 집착한다(4) .

가 사 직업 는 다 한 능 역에 상 미한 상 한다C. , , .

상 미한 언어 지연 없다 지 단단어가 사 고 지는 사 통D. .( : 2 3

가 사 다.)

지 달 는 연 에 한 행동 사 상 과는 다 경에 한E. , ( )

심 달에 상 미한 지연 없다.

다 특 달 신 열 거에 맞지 는다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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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동 특2.

지 특1)

시하는 거 진단 에 는 평DSM- -TR(APA, 2000)Ⅳ

균 지 언어 달 보 경우에만 거 진단할 것 규

하고 다 한 들 하는 특 하 는 평균에 평균 상 지.

능지 보 다는 것 다 하지만 러한 진단 핵심에도 하고.

거 진단 학생들 지 능 에 해 는 많 연 가 루어지

지 다 주 그리고 거 학생 미 한 차 검( , 2007).

해 낼 는 검사도 도 직 개 어 지 다 경민 그 결과( , 2006).

지 능 그들 사하는 단어 지식 단하는 경향 다 한. ,

거 학생 지능검사에 체 지능 평균 거 평균 상

하 도 검사에 균 한 상 보 는 경우가 많다 체.

살펴보 단어 미 단편 지식 산 그리고 블 등 사실, ,

지식 필 하는 검사에 는 상 우 하지만 해 차 맞 ,

맞 등에 상 취 하게 타 다(Carpentieri & Morgan,

지능검사 단 한 보다는 상에 맞 어 동1994).

지 능 단하는 것 하다 욱( , 2008).

거 학생들 한 지 특 하 가 뛰어 억 다.

억들 주 눈에 보 듯 한 주 사 보다는 사 에 어

고 특 책 지 억하 도 한다 런 직 고 사진과 같, .

억 거 학생 강 도 하다 뛰어 시각 억.

해 맞 등에 주 탁월한 능 보 거 과독,

향 보 도 하지만 그것 해하는 능 상당 어(hyperlexia)

진다 주 에 재(Tirosh and Canby, 1993; , 2007 ).

거 학생들 학 갈 학업에 어 움 겪

게 다 학 학 었 는 식 지 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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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타내 보 는 상 에 다 산만한ADHD (Kirby, 2004)

동 만 식 다 그러 고학 등 게 는 시 가.

학업 취에도 가 타 시 한다 들 특 상 고 과.

해결 하는 과 행하 들어한다(Dwork, 2005; Myles &

러한 거 학생들 학습 는Simpson, 2001; Safran, 2002).

사 사 통 결 한 심 경직 사고 식 낮 해결, , ,

보 직 어 다, , (Bauer,

2000; Forder, 1997; Frith, 1991; Marks et al., 2000).

근에 거 는 여러 지 결함과 다는 가 는

주 마 어 움과 집 하고 다 미경, ( ,

마 다 사 에 해하지 못하는 것 말하2007).

사 사 통 결함 한다 거 학생 특징 고.

지엽 것에 한 단 빠 지만 체 통합하지 못하고 지각

하는 특 보 는 는 보 통합하는 에 어 움 고, ,

집 하고 다 미경 거 에 한 상 보고( , 2007).

들 어 극 체보다는 에 집착하는 경향 다고 한다 러한.

특징 통합 하지 못하고 단어 특 만 지하

여 하는 거 학생 특 도 해 다 욱( , 2008).

언어 특2)

거 동 평균 언어 달 경향 보 것 폐

는 도 하다(Bauer, 2000; Eisenmajer, 1996; Klin &

상 언어 달 보 도 능 에 결함Volkmar, 1995).

타낸다 가 가능한 폐 동과 달리 거 동.

는 가능하지만 상 사 통 니 신 심사에

주 만 가지고 심 어가고 같 내

단 복하는 경향 에 상 에게 과 보 달하는

어 움 다 들(Kirby, 2004; Klin, 1994; Klin & Volkma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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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가 어 언어가 달하지만 능 언어 달과 함께

달한다는 거는 없다 다(Tager-Flusberg, 2001).

거 동 듣는 사 말 하고 싶어 하는 도 주 꾸고 싶,

어 하는 타 심 하지 못한다 한 다 사 하다고 생각.

하는 것 말 해 리거 낯 사 에게 사 질 슴없 하 도

하 상 어떻게 생각할지 고 하지 고 그들 가지고 는

말해 리 도 한다(Jackson, 2002).

사 상 에 언어 사 못지 게 비언어 사 통 략

한 역할 한다 그러 말 미에 집착하는 거.

동들 상 말에 포함 어 는 비언어 단 해 하지 못하

는 지닌다 들 는 에. Jackson(2002) Shore(2004)

사 들 는 것 들고 상 말 듣고 는 동 눈

내리 하는 것 눈 커 다 다 하는 것 등과 같 미,

하는 것 엇 지 해하 들고 눈 같 것들에 주

울 다가 들 내 어 리 도 한다고 하는 에 비언어 사

통 어 움 짐 할 다 경민( , 2006).

에도 거 동 운 미

에 도 가지고 다 운 에 보 는 가 드러진.

억 다 어 단어 강 하거 감 하 해.

억 꾸지만 거 동 에 도 단 고 경직 억

하 상 에 맞 어 한 크 리 하지 못한다(Klin &

다 미 에 보 는 어Volkmar, 1995).

사 하는 동 도 비 어 상징 해하고 사 하는 어, ,

움 보 그 해하고 특 상 개 해하는 등

어 움 가지고 다 상연 역( , , 2006).

사 특3)

거 학생 가진 가 드러진 특 언어 지 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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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사 능 지체 어 다는 것 다(Myles, 2005; Wing, 1981;

경민 에 재 거 진단 가운 가 핵심, 2006 ).

것 사 상 다 사 상 타 과 계 감 리. ,

사 통 등과 같 삶 역에 향 미 다 비 그들, .

사 상 시도한다고 할지 도 그 시도는 과 지 못하다

런 사 행동 는 사 에 살 가 하는(Forder, 1997).

거 학생들에게 큰 다( , 2008).

거 학생들 비 어 단 사 단 해하는 어

움 겪 다 사 들 생각 도 견해 해하거 공감하 어,

워하는 특 신 생각 견해 다 욱 해하 어 워한다

고 보고 었다 역 러한 사 사 미 한( , 2006).

들 해하는 어 움 가지고 에 사 통

상 들에게 커다 어 움 다 한 사 결. ,

타 에게 한 상 시도하는 것 뿐 니 타 신에게 시

도하는 신체 언어 등 신 게 해하고 처하는 능 에 한,

가한다(Church, Alisanski & Amanullah, 2000).

거 학생들 사 행동 타내는 특징 는

사 식 짧 주 집 공격 는 경험 등 다, , ,

특 한 특징 보 거 들과 상 능 들과 상,

하 는 사 신 들에 한 해 사 감, , ㆍ

한 행동 몸짓 한 사 신체언어 한 얼, , , ,

한 특 하고 경직 시 등 다 한, (Attwood, 1998). ,

하고 사 가 하 사 상 에 해 거 감 가

지고 다 사 사 역 어 지 지 지 못하는 경우도 다 그.

리고 다 사 감 과 사 규 해하지 못하고 눈 맞 피하,

거 눈 맞 하는 경우에도 하게 하고 비언어 처, ,

사 하지 못하 ,다 사 과 포 하 가벼운 신체 만지,

같 행동들 가 쳐 주지 들 지 못한다(Baker, 2004;

Barnhil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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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거 학생들 한 향 한 사 상 하

는 사 들과 상 하는 어 짧 집 심사 공,

등 포함하는 상 사 하다(Barnhill, 2001) (Myles &

그 에 계 시 하고 지시키 어 우Simpson, 2001). ,

하고 상 에 보 다 경, ( ,

신 진, , 2002).

러한 특 하여 거 학생들 계 하

거 지하지 못해 다 경우 시간 보내거 고독 경험한

다 그리고 사 들과 피상 상 가(Bauer, 2000; Kirby, 2004).

능하지만 상 계 맺지는 못하 감 하고 사 단, ,

는 어 움 보 다(Backman, 1994; Bauer, 2000; Church,

그들 사 감 다Alisanski, & Amanullah, 2000).

리거 하는 것 울 는 지만 보통 학생들 연 럽게 사

달과 거 사 한 리 내 하는 것

과는 달리 사 득하는 것 어 워 보 다(Forder,

1997).

러한 사 능 에 결 는 거 학생에게 사

가 는 것 필 하다 는 거 학생들에게. Baker(2004)

사 통 동 계 리 감 리 통 공감, , , ( , ,

갈등다루 과 같 사 하 하 가 사 향)

상시킬 고 행동 것 고 했다.

거 학생들 상식 사 규 해하지 못하여 사

없는 여러 가지 행동 하 도 하거 (Bauer, 2000;

다 사 얼 리 통해Myles & Simpson, 2001),

그 사 감 상태 해하는 어 움 보 다(Celani, Battacchi &

그러므 들Arcidiacono, 1999; Kleiman, Marciano, & Ault, 2001).

미 는 눈맞 리 낮 같 다 한 변 얼, ,

는 동 비 어 같 비언어 사, , , ,

통 단 들 해하 해 마 어 학습하듯 워 한다(K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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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에 재Volkmar, 1996; , 2006 ).

간에게 어 사 상 생 에 삶 살 가 한

한 하 다 거 가진 학생들도 간 삶.

해 가 해 는 그들에게 한 사 보 하 해 학

에 과 사 워 한다 한 시한. ,

같 타 과 차 식하고 그들 평가에 들어하 ,

거듭 는 상 실 해 사 에 하지 못하고 해하고 우,

울과 같 차 가 생하 에 에 특 내고 진단해

찾 내고 재 해 한다( , 2008).

행동 특4) ⋅

거 학생 는 학생과는 다 다 들 하거.

는 경우에도 감 거 타내지 다 감. ,

드러내지 는가 하 에도 척 크게 해하거 지

감 시하는 경우도 다 한 타 과 계에 어 도 다 사. ,

감 에는 심 없는 듯 보 다 사 들(Attwood, 1998),

과 심 는 취 등 공 하거 공감하는 어 움 보 다, , .

들어 신 심 는 사 다 사 들에게 보여 주거 가 지,

는다 해 연 가 할 겪게 는 복 하고(APA, 2000).

한 감 들 해하고 다루는 것 가능해 진다(Forder,

1997).

여러 연 들(Barnhill, 2001; Bashe et al., 2005; Ghaziuddin et al.,

1998; Marks et al., 2000; Nordin & Gillberg, 1998; Ryan, 1992;

Szatmari, 1991; Taiminen, 1994; Tantam, 2000; Tonge et al., 1999;

에 러한 거 학생 신 할 가Wing, 1981)

사 하는 단어는 주 우울 다 들, , , .

우울 같 감 할 고, , ,

하게 해하고 지만 감사 거움 과 같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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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못했다 는 행복 거움 느(Marks et al., 2000).

상 탈당했 보 다 경민( , 2006).

거 학생들 과 트 해 과 우울 경험하게

어 폭 행사하 도 한다 들 림 사들 해(Dwork, 2005). ,

등 거 학생 과 트 경험하 그들 가지고,

는 강 특 과 경에 한 과민 해 학 생 에 는 변

에 하 든 것도 과 트 하 원 다(Bauer,

2000; Dwork, 2005).

거 학생들 업 시간 변경 는 것 업에 실,

동하거 식당 동하는 것 는 다 학생들 해진 규 지키,

지 는 것 견 지 못한다(Carrington, Templeton & Papinczak, 2003;

같 특 들 고Marks et al., 2000).

상 경우 것 거 학생들 학 생 에,

키는 가 큰 원 한다 고 가 들어갈.

어드는 것 사실 지만 그들 민한 사 겪고 고 계

는 거 학생들에게 심각한 심리 갈등 하고 우

울 과 같 그 해 생 는 행동,

한다(Safran, 2002).

거 학생들 심 특 한 것 들어 개 공룡( , ,

릭 가 해 등 에 고 어 므 지능 고 학업, , )

취가 다고 하 도 들 거 학생들 상하게 식한다

게 한 가지 미에 몰 하는 특 역시(Williams, 1995).

사 상한 학생 취 는 한다 한한 비 과.

해는 거 학생에게 우울 고독 같 킨다, (

, 2008).

거 동 행동 재3.

사 상1)



- 13 -

거 학생들 사 상 향상시키 한 행동

재 략 개 어 는 그 상 살펴보 다

과 같다.

상 는 학생 행동 변 시킬 쓰(social stories)

것 니 사 상 과 상 게 해할 도

해 주는 개별 지 재 다 가지.

다 신 공역 에 재(Gray, 1994; Gray & Garand,1993; , 2007

첫째 다 사 상 에). , (descriptive sentences) .

는 보 주는 상 사건 는 하는 다, .

째 지시 다 지시 단어들 사 하여, (directive sentences) .

주어진 상 에 한 사 행동 주는 다 째 망. ,

다 망 다 사 감 과 주(perspective sentences) .

는 다 사 들 그 상 어떻게 들 는지 울 도

해 주는 다 상 재 하여 동들 행동변 에.

결과 시한 행연 들 상 가 한 행동 감 뿐만

니 사 행동 가에도 과 재 는 것 규,

하고 다 미 주 한주 엽( , 2006; , 2003; , 2003; , 2003;

상복 계신, , 2001; Barry & Burlow, 2004; Thiemann & Goldstein,

2001; Hagiwara & Myles, 1999; Kurtler et al., 1998; Swaggart et al.,

1995).

다 는 동 연 동 사(peer-tutoring)

역할 맡 개별 지도 하는 다 에게 공하는

다 연 에 재 는 과(Jansma & French, 1994; , 2007 ).

에 한 학습 가시키고 각 피드 공할, ,

학습과 통해 연습 피드 과 공함, ,

가 보다 실 학습 하도 돕는다(Fisher, Schumaker, &

여상곤 에 재 한 략 사Desher, 1995; , 2002 ). ,

행능 동들 들 눈맞 하고 공동 심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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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청 공하고 동 언어에 하고 재, , ,

시도하는 학습하여 한다 내연 살펴보( , 2003).

동 주도 사 시 행동 재 동과 동간 사

상 가 었 하루 과 에 산 동( , 1995),

통한 재 간 사 상 가시 고( ,

근 재 통하여 동 사 상 필 한 행동1995),

에 보내는 시간 상 에 쓰는 시간 시도 행동빈도가 가,

하 고 연 상 어 상 빈도가 가하 다, , (

, 2003).

사 통2)

거 동들 사 통 향상시키 한 다 한 행동

재 략 개 어 는 그 그림 사 통체 우 살

펴보 다 과 같다.

그림 사 통체계(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는 언어가 한 가진 동들 하여 개 것PECS)

행동 에 근거한 략 고 할 다(Heflin & Alaimo, 2007).

는 그림 사 통체계 훈 다 과 같 단계Frost Bondy(1994)

루어 진다고 하 다 첫 째 단계에 는 그림 통한 하.

한다 신체 진 주어지고 차 신체 진 거 다 단. .

계에 한 것 언어 진 사 해 는 다는 것 다 째.

단계에 는 훈 그림 동하는 진 한다.

째 단계에 는 하 만드는 그림에 한 변별 다 째 단계.

에 는 그림 하여 하 한다 다 째 단계에.

는 엇 원하니에 한 답하 한다 여 째 단계에 는' ' .

에 달한 상 한다 승 그림 사 통체계 가( , 2009).

큰 언어 없 도 사 통 시 하는 것에

다는 것 다 한 그림 사 통체계는 어 향상시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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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통 능 개 해 주 다 한 상 에 새 운 사 에게도,

사 통에 한 진시 다(Schwartz & Garfinkle, 1998).

다 우 는 미리 계 학습 동(incidental teaching)

도 심 연 러운 경 도 한 동 특,

한 사 동에 심 보 질 하거 하고 그에 한 한

보 동 하는 건 공한다(Simpson et al., 2005;

승 에 재 우 는 동 미 심 탕 상, 2009 ).

동 에 공하는 것 동(McGee, Daly, & Jacobs, 1994)

사 통 진시키는 매우 과 다 우 우.

하 해 는 미리 계 에 동 도움 하는 경

하여 한다 그 후 동 하 사는 동 심에 주 울여.

질 하고 동 에 강 공한다 연 에 진.

같 우 는 언어 향상시 (McGee, Krantz, Mason,

들과 상 가하게 했고& McClannahan, 1983), (McGee,

하게 청하고 하는Almeida, Sulzer-Azaroff, & Feldman, 1992),

능 어 사 사 통 들(Farmer-Dougan, 1994),

진시 다(Mundy & Crowson, 1997; Oswald & Lignugaris, 1990).

행동 특3)

상동행동(1)

상동행동 경에 미 는 한 능 과 지고 지 는 복

동 몸짓 다 승 에 재(Lewis & Baumeister, 1982; , 2009

상동행동 특 첫째 감각 극 향 어 타 다). , .

째 가벼운 도에 심한 한 행동 간다,

에 재 째(Baumeister & Forehand, 1973; , 2004 ). ,

간 계 타 다가 얼마간 고 다시 복 는 각 개 내재 리

듬 가진다 에 재 째 개(Lewis, 1982; , 2004 ). ,

계 어 는 병리 한 행동 다(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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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행동 어 동에게는 거움 근원 개 거움,

과 강한 감각 피드 주는 복 움직 행동 포함한

극 행동 고 할 다(Berkson & Davenport, 1962; Jensema, 1980;

신 공역 에 재, 2007 )

식행동(2)

식행동 사 우거 같 식만 거 에 건

고 고 하는 등 틀에 상 동 고집하는 동 다(Heflin &

상동행동 지 결함 가지고 는 달Alaimo, 2007).

동에게 많 타 는 에 식행동 상 지능 가지고 는

달 동에게 많 타 다 승 에 재(Tsai, 1998; , 2009

).

식행동 트 감 시키는 매우 큰 역할 하

에 갑 행동 한하게 동 신 통 할 없는 겪

다 승 견 는 지시 주( , 2009).

진 행동 변 해 갈 도 해 한다.

거 동 재4.

경1)

리(1)

실 리 는 학습공간 본 립하고 동 행동

에 많 향 미 다 승 에 재(Duker & Rasing, 1989; , 2009

).

가 는 동에 한 가 하도 어 한다 실공.

간 다 특 역들 하여 하지만 실 공간 지 다 가

하여 특 역 할 다 는 산만하지 도 열하는.

것 하다(Heflin & Alaim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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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학생들 시각 처리에 강 보 는 하여 시각

경계들 립해 볼 다 들 색 프. ,

하여 시각 경계 만들어 주거 닥에 프 도 들

만들어 그들 에 게 어 에 어 하는지 다

신 공역( , 2007).

거 학생들 계 우 해 는 행동에 처하

하여 갈 는 학 내 한 에 만 공간 마(home base)

하여 하게 사 할 다 런 공간 학(Myles & Adreon, 2001).

습도움실 하는 사 실 학 리 사 실 등 학생에게 편 한, ,

사 할 다 만 공간 업 경 동 들게 만들었.

거 실에 행동 해 필 할 는 공간

동에게는 다 하여 만 공간 하는 시간.

학생 하루 과 에 포함할 거 학생에게 트 가

는 업 동 후에 포함시킨다 욱 하게 쓰 것 다 역( ,

2006).

시간(2)

거 학생들 사건 견하는 어 움 가 다.

그들 평상 사건에 어 느 게 다(Steingard,

신 공역 에 재 상Zimnitzky, DeMaso, Bucci, 1997; , 2007 ).

할 는 과 립하는 것 심리 편 시 고 동

에 집 할 도 만들어 다 가능한 과.

립하는 어 고 어 할 가지 살펴보 다 과 같다.

첫째 동 얼마 걸리는지 다 동에 필 한 시간, .

다 므 동에 시간 얼마 필 한지 계 할 는 동

하는 것 학생들 능 과 특 등 신 하게 고 할 필 가 다, .

들 참여에 어 움 느 는 학생들에게 집단 동시간 고 집

시간 늘린다 신 공역( , 2007).

째 동 결 하 해 프리맥 원리 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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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하는 동들 다 에는 에 지

하는 동들 필 가 다 학생들 빠 고 게 해결할. ,

는 과 가지 어 거 하는 과 도 하 에 하

게 한다 신 공역(Davis, Brady, Williams, & Hamiltin, 1992; , 2007

에 재 )

째 동 하게 달하 해 시간 시각 식,

한다 동 개개 검하고(Schopler et al., 1995). ,

할 는 개 갖도 하고 동 보여 주는 워포

트 에 지 사진 짧 동 상 한다(Kimball et al., 2003).

째 동 시 하 났 주는 보 도 들 필 하다,

시각 타 해 동할 시간 얼마(Newman et al., 1995).

지 주거 동 시 하고 료하는 것 리는 신 ( :

사 한다) .

다 째 다 동에 해 미리 주는 가 주어 한다 다, .

동 것 는 사 고가 한 상태에 변 에 비해 과

어 는 변 에는 당 한다는 주 어 다(Flannery & Horner,

는 동 동 시각 한 사 한다1994). .

학업 지원2)

보 달하(1)

거 학생들 시한 보에 집 하고 처리하는 어

움 보 다 지시 가 공 루어지 해 는 보 달체.

계가 어 공 어 한다 사 들 본능 지시 달하 에.

상 고 간 큰 리 말 한다 러한 에.

게는 고 거 학생에게 많 과가 는 것 지고

다 지시 달하 에 학생 심 는 체 에는.

시각 단 통하여 학생 심 집 시키고 간결한 말 지시 달,

하고 지시 달한 시 시각 진 공한다 역,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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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2)

도해 직 하①

도해 직 개 주 주 들 특(graphic organizer)

식 열함 보 하여 타내는 시각 말한다

승 에 재(Bromley, Irwin-DeVitis, & Modlo, 1999 ; , 2009 ).

개 도해 직 계 도해 직 도해 직, , ,

도해 직 가지 주 한다(Bromley, Irwin-DeVitis, & Modlo,

승 에 재1999; , 2009 ).

거 학생들 보 처리하는 어 움 보 에 업

시간 운내 과 통해 시 보 시 들 는 많

어 움 보 다 도해 직 는 거. , (graphic organizer)

학생들 시각 학습 경향에 맞도 주 에 한 보 리하도 도 주

는 한 다 역( , 2006).

필 략②

학생들 강 통해 달 보 처리하여 하 해

필 한다 필 하 해 는 신에게 주어진 쇄 료 는.

달 보에 주 집 하고 어 보 억하고 어 하는지

택할 어 한다 역( , 2006)

거 동들 필 지도하 해 는 주 생각과 단어

찾 가 쳐 한다 주 보 없는 특 에 지.

게 심 쏟지 도 하 해 시각 료 통해

시한다 역 다 직 통해 내( , 2006).

닫도 하 보다는 사가 직 료하게 가 쳐 주고 계 업 경,

하에 복 도 지도하 차 도움 여가도 한

다.



- 20 -

학습내 하(3)

과①

거 학생에게 과 시할 는 동 특 에 맞게 과

시해 주는 것 필 하다 첫째 과 에 한 지시는 간결하고 체 어. ,

한다 거 학생들 복 한 과 여(Arick et al., 2005).

경우 당 하여 과 시 도 하지 고 한다 동 과.

에 미 가질 도 과 가 복 하고 여러 단계 어 경우

에는 단 하게 단계별 하게 누어 시한다 승 째 과( , 2009). ,

에 한 지시 게 해할 게 시하여 한다 사는 거.

학생 강 하여 과 게 해 할 도 행해 하는

각각 단계 에 하여 시각 료 공한다(Myles,

째 과 할 는 한 시간 공한다2005). , (Arick et al.,

학생들에 비해 과 행하는 시간 걸리 시간 주2005). ,

집 하는 어 움 다 시간 과 행하는 어 움.

보 는 경우에는 하게 식 취할 게 허 하 마지막 지 과

할 는 주어 한다.

②

는 학습 과 에 한 차지하고 지만 거 학

생에게는 행하는 과 에 어 많 어 움 다 들에게.

여할 는 지 사항 고 해 한다.

내 동 특 에 맞게 많지 량과 새 운 개 과 새 운

해 는 다 거 동들(Heflin & Alaimo, 2007).

하는 에는 많 시간 필 하고 과 지 시간 지

에 공하여 한다 그리고 거 동들.

새 운 개 울 한 략 필 하는 집에 는

략 공 가 한 에 다 학습할 내 과

내 미리 살펴보는 도 습 지 시간에 운 내 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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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습할 는 내 시한다 승( , 2009).

행연 고찰5.

연 욱 지 내 거, (2009) 1997 2007 ․

연 심 연 동향 하여 향후 거 포함한

폐 주 프 그 지원 한 료 시하고

편 내 거 학 하 다 그 결과 첫째101 . ,․

상 한 연 상 집단 상 한 연 가 주10

루고 는 것 타났다 째 폐 상 한 재. ,

프 그 과 큰 차 타내고 지 는 것 타났다 째. ,

연 동향 진단 거 상에 시하고 는(DSM- -TR ICD-10)Ⅳ

거 가지 에 하고 는 것 타났다 근 들어.

거 동 지결 에 맞 는 마 집 실행 능 등, ,

에 한 연 가 하게 진행 고 었다 째 거 상. ,

한 내 연 는 상 한 사 연 가 주 루는 해

연 는 집단 상 한 실험연 주 연 가 진행 고

었다.

경 경 내 지 폐, (2006) 1996 2005

연 심 폐 연 동향 하 다 에.

편 폐 상 연 주 연 연 상140 , ,

하고 실험연 상 재 경과 재 략 하 다 첫째 연. ,

주 결과 주 역별 보 사 상 과 언,

어 사 통 연 가 주 루었다 는 러한 역에 질.

결함 폐 동 보 는 보편 특 볼 다 째. ,

연 과 한 결과 근 간 폐 연 는 재 처, 10

과 별하고 평가하는 연 가 주 루었 폐 원 후

에 한 연 가 지 꾸 가하다가 다 감 하는 상2001

보 다 료 집 과 에 폐 내연 에 는 실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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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연 사연 주 루었다 째 연 상과 한, , . ,

결과 연 상 주 폐 동 상 하 등 연,

주 루었고 상 는 과 가 많 다 한 폐 동1 3 .

만 연 상 한 연 가 주 루었다 에 폐 동 학 과.

한 는 특 사 상 루어진 연 는 매우

었다 째 폐 실험 연 재 경 결과 재 는 사. , ,

료실에 주 루어 고 폐 특 고 하여 상 에게

한 에 루어 다 다 째 폐 상 연 에 주 한 재. ,

략 심 재 간 계 심 재 에 과가 는 실

재 략들 하여 그 과 검 한 연 가 가 많

루어 다 재 략 역에 사 체 략 에 행동. ,

심 재 우 한 연 가 주 루어 다 동 한 연, .

런 경 심 평가 재가 루어진다는 들 주 재 략

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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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Ⅲ

상1.

본 연 에 는 내 특 학 지 상 연 에 합한

다 에 집하 다.

상 내 학 지에 게재 한 하 다.①

내 학 지 는 한 학 진 재단 등재 후보 지 한 하 다( ) .②

상 에 한 학 보원 한 학 보(RISS4U), (KISS),

도 누리미 어 하여 연 집하 다 같, .

집 통해 거 거 거 후 키워드" ", " ", " "

사 하여 근 지 연 집한 결과 시2010 1998 32

편 상 었다 편 에. 32 < 1>

시 어 다.

도2.

본 연 도 는 연 가 개 한 연 다.

는 에 시하 다< 2> .

학 지①

내 학 지 는 한 학 진 재단 등재 후보 지 한 하여 하( )

다.

연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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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 집한 결과 시1998 1998,

월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

지 하 다.

연 상③

연 상 가지 었는 연 상에 한8 , < -1>Ⅲ

같다.

연 상별 연 내< -1>Ⅲ

연④

연 과 시한 가지 실험연 과비Fraenkel Wallen(1996) 7 ( ,

연 상 연 역사 연 사연 질 연 내 연 에 헌, , , , , )

연 사 연 첨가해 가지 하 다9 .

연 주⑤

연 상 연구내용

동

거
거 동 상

경우

거 비⋅
거 동과 비

동 상 경우

거 고 능⋅
거 동과 고 능

동 상 경우

거 비 폐⋅
거 동과 비

폐 동 상 경우

거 고 능 능⋅ ⋅

거 동과 고 능

동과 능 동

상 경우

비

동

거 동 가

상 경우

사

사
거 동

사가 상 경우

특 사
거 동 특

사가 상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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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주 는 재 특 특 비 통합 평가 연 동향 었, , , , ,

는 연 주 에 한 같다, < -2> .Ⅲ

연 주 별 연 내< -2>Ⅲ

차3.

본 연 는 연 가 연 참고하(2002)

여 월 월 지 본 연 주 에 맞게 개 하 지도2010 4 5 ,

검 거쳐 보 하 다, .

연 는 월 월 지 상 에 산2010 6 2010 7

하 신뢰 보하 해 한 원 학 학원에,

재학 생님께 하도 한 후 개 결과 한

에 해 는 통해 보 하 다, .

료4.

도 에 해 집 료는 빈도 비 그 프 등 통계, ,

하여 하 다.

연 주 연 내

재 재 지 사 통 사 행동 누어, , ,

특
특 지 사 통 사 행동 타 지각 특, , , , ( ,

간 계 누어)

특 비 거 동과 고 능 동 특 비

통합 내 누어,

평가
별 진단 평가 평가 누어, , , ,

연 동향 거 연 동향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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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과.Ⅳ

학 지별 연1.

거 학생 상 한 연 동향 하 해

학 지별 특 폐 연 언어 료연 간 달연, , , ,

행동 연 특 연 특 동 연 료연 한 심리, , , ,⋅

학 지 한 료학 지 언어청각 연 특 특 학연, , , ,

청 신 학 학 집 복 지체 신경, , , ,․ ⋅

신 학 특 재 과학연 누어 빈도 비 하 는 그,

결과는 에 시 어 그림 과 그림 는 빈도< -1> < -1> < -2>Ⅳ Ⅳ Ⅳ

비 각각 그 프 타내고 다.

학 지별 연 결과< -1>Ⅳ

학 지 n %

특 1 3.1

폐 연 4 12.6

언어 료연 3 9.4

간 달연 1 3.1

행동 연⋅ 6 18.9

특 연 1 3.1

특 동 연 3 9.4

료연 3 9.4

한 심리학 지 1 3.1

한 료학 지 1 3.1

언어청각 연 1 3.1

특 1 3.1

특 학연 1 3.1

청 신 학․ 1 3.1

학 집 1 3.1

복 지체⋅ 1 3.1

신경 신 학 1 3.1

특 재 과학연 1 3.1

계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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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 같 행동 연 편 폐< -1> 6 (18.9%),Ⅳ ⋅

연 편 특 동 연 편 언어 료연 편4 (12.6%), 3 (9.4%), 3

료연 편 특 간 달연 특 연 한(9.4%), 3 (9.4%), , , ,

심리학 지 한 료학 지 언어청각 연 특 특, , , ,

학연 청 신 학 학 집 복 지체, , , ,․ ⋅

특 재 과학연 는 각각 편 타났다1 (3.1%) .

0

1

2

3

4

5

6

7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학술 >

<편수>

특 폐 연 언어 료연 간 달연 행동 연 특 연 특 동A: , B: , C: , D: , E: , F: , G:⋅

연 료연 한 심리학 지 한 료학 지 언어청각 연 특 특 학연, H: , I: , J: , K: , L: , M:

청 신 학 학 집 복 지체 신경 신 학 특 재 과학연, N: , O: , P: , Q: , R: .․ ⋅

그림 학 지별 연 결과< -1>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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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1

B
12.6

C
9.4

D
3.1

E
18.9

F
3.1

G
9.4

H
9.4

I
3.1

J
3.1

K
3.1

L
3.1

M
3.1

N
3.1

O
3.1

P
3.1

Q
3.1
R
3.1

편수(%)

특 폐 연 언어 료연 간 달연 행동 연 특 연 특 동A: , B: , C: , D: , E: , F: , G:⋅

연 료연 한 심리학 지 한 료학 지 언어청각 연 특 특 학연, H: , I: , J: , K: , L: , M:

청 신 학 학 집 복 지체 특 재 과학연, N: , O: , P: , Q: .․ ⋅

그림 학 지별 연 결과< -2>Ⅳ

그림 그림 에 살펴보 특 료 학 여< -1>, < -2> , ,Ⅳ Ⅳ

러 학 연 단체에 루어지고 그 에 도 행동 연 ,‧ ⋅

폐 연 언어 료연 특 동 연 료연 에 많 연, , ,

가 루어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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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2.

거 학생 상 한 연 동향 하 해

연도별 1998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월 지 누어 빈도 비, 2007 , 2008 , 2009 , 2010 8

하 는 그 결과는 에 시 어 그림 과 그림< -2> < -3> <Ⅳ Ⅳ

는 빈도 비 각각 그 프 타내고 다-4> .Ⅳ

연도별 연 결과< -2>Ⅳ

에 시 같 편 편< -2> , 1998 1 (3.1%), 2001 1 (3.1%),Ⅳ

편 편 편 편2002 2 (6.2%), 2003 1 (3.1%), 2004 3 (9.4%), 2005 1

편 편 편(3.1%), 2006 3 (9.4%), 2007 3 (9.4%), 2008 7 (21.9%), 2009

편 월 지 편 편 사 었다7 (21.9%), 2010 (8 ) 3 (9.4%) 32 .

연도 n %

1998 1 3.1

2001 1 3.1

2002 2 6.2

2003 1 3.1

2004 3 9.4

2005 1 3.1

2006 3 9.4

2007 3 9.4

2008 7 21.9

2009 7 21.9

월 지2010(8 ) 3 9.4

계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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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A B C D E F G H I J K

<연 >

<편수>

A: 1998 , B: 2001 , C: 2002 , D: 2003 , E: 2004 , F: 2005 , G: 2006 , H: 2007 , I: 2008 , J: 2009 , K: 2010 .

그림 연도별 연 결과< -3>Ⅳ

A
3.1

B
3.1C

6.2
D
3.1

E
9.4

F
3.1

G
9.4

H
9.4

I
21.9

J
21.9

K
9.4

편수(%)

A: 1998 , B: 2001 , C: 2002 , D: 2003 , E: 2004 , F: 2005 , G: 2006 , H: 2007 , I: 2008 , J: 2009 , K: 2010 .

그림 연도별 연 결과< -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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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살펴보 에 연 가 처 시 었< -3>, < -4> 1998Ⅳ Ⅳ

는 차 많 연 가 진행 고 다2008 . 2008

에는 한해 평균 편에 과 했 후에는 한해 평균 편 연1.5 4.6

가 루어 고 월 지 만 통계에 었다는 감 한다2010 8

가 는 욱 크다고 볼 다 결 과거에 비해 근 들어 거.

연 가 욱 하게 진행 고 는 것 해 다.

연 상별 연3.

거 학생 상 한 연 동향 하 해

상 별 상연 별 상 별 누었고 다 과 같 하 다, , .

상1)

거 학생 상 한 연 동향 하 해

상별 동과 비 동 누어 빈도 비 하 는 그 결

과는 에 시 어 그림 과 그림 는 빈도< -3> < -5> < -6>Ⅳ Ⅳ Ⅳ

비 각각 그 프 타내고 다.

상 별 연 결과< -3>Ⅳ

연 상 n %

동

거 17 74.0

거 비⋅ 3 13.1

거 고 능⋅ 1 4.3

거 비 폐⋅ 1 4.3

거 고 능 능⋅ ⋅ 1 4.3

비 동

0 0.0

사
사 0 0.0

특 사 0 0.0

계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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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 같 편 연 상 가 없는< -3> , 32Ⅳ

내 연 헌연 등 한 편 에 동( , , ) 23

편 비 동 편 타났다 동 상 한 편 거23 , 0 . 23

편 거 비 동 함께 연 상 한17 (74.0%), ⋅

편 거 고 능 함께 연 상 한 연3 (13.1%), ⋅

편 거 비 폐 함께 연 상 한 연1 (4.3%), ⋅

편 거 고 능 능 동 함께 연1 (4.3%), ⋅ ⋅

상 한 연 편 타났다1 (4.3%) .

0

2

4

6

8

10

12

14

16

18

A B C D E F G H

<편수>

거 거 비 거 고 능 거 비 거 고 능A: , B: , C: , D: , E:⦁ ⦁ ⦁ ⦁

능 사 특 사, F: , G: , H: .⦁

그림 상 별 연 결과< -5>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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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4

B
13.1

C
4.3 D

4.3

E
4.3

3.4e-038

3.4e-0383.4e-038

편수(%)

거 거 비 거 고 능 거 비 는 거 고A: , B: , C: , D: , E :⦁ ⦁ ⦁ ⦁

능 능 사 특 사, F: , G: , H: .⦁

그림 상 별 연 결과< -6>Ⅳ

그림 그림 살펴보 연 는 주 동 심 루< -5>, < -6>Ⅳ Ⅳ

어지고 비 동 상 한 연 는 루어지고 지 다 결과.

내 거 동 상 실시하고

다.

상 동 연2)

거 학생 상 한 연 동향 하 해

상연 별 상 미만 상 미만 상 미만2 5 , 5 7 , 7 9 , 9

상 미만 상 미만 상 누어 빈도 비11 , 11 14 , 15

하 는 그 결과는 에 시 어 그림 과 그< -4> < -7> <Ⅳ Ⅳ

림 는 빈도 비 각각 그 프 타내고 다-8>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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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 연 별 연 결과< -4>Ⅳ

에 시 같 편 연 상 가 없는< -4> , 32Ⅳ

내 연 헌연 등 한 편 에 연 별( , , ) 23

누 상 미만 편 상 미만 편 상2 5 2 (8.7%), 5 7 4 (17.4%), 7

미만 편 상 미만 편 상 미만9 3 (13.1%), 9 11 5 (21.7%), 11 14 4

편 상 편 타 연 시 지 거 다 한 연(17.4%), 15 1 (4.3%), (

상 한 연 편 었다) 4 (17.4%) .

0

1

2

3

4

5

6

A B C D E F G

<연령>

<편수>

상 미만 상 미만 상 미만 상 미만 상 미만 상A: 2 5 , B: 5 7 , C: 7 9 , D: 9 11 , E: 11 14 , F: 15 , G:

타.

그림 상 동 연 별 연 결과< -7>Ⅳ

계 %

상연

상 미만2 5∼ 2 8.7

상 미만5 7∼ 4 17.4

상 미만7 9∼ 3 13.1

상 미만9 11∼ 5 21.7

상 미만11 14∼ 4 17.4

상15 1 4.3

타 4 17.4

계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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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7

B
17.4

C
13.1

D
21.7

E
17.4

F
4.3

G
17.4

편수(%)

상 미만 상 미만 상 미만 상 미만 상 미만 상A: 2 5 , B: 5 7 , C: 7 9 , D: 9 11 , E: 11 14 , F: 15 , G:

타.

그림 상 동 연 별 연 결과< -8>Ⅳ

그림 그림 편 연 상 가 없는 편< -7>, < -8> 32 9Ⅳ Ⅳ

내 연 헌연 등 한 편 에 연 별( , , ) 23

하여 해본 것 다 연 상 연 해보 연. 5

보다 후 연 비 훨 많 차지하고 그림< Ⅳ

그림 그 프 통해 다-7>, < -8> .Ⅳ

연 별 연4.

거 학생 상 한 연 동향 하 해

연 별 실험연 과비 연 상 연 역사 연 사연, , , , ,

질 연 내 연 헌연 사 연 누어 빈도 비, , ,

하 는 그 결과는 에 시 어 그림 과 그림< -5> < -9> <Ⅳ Ⅳ Ⅳ

는 빈도 비 각각 그 프 타내고 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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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별 연 결과< -5>Ⅳ

에 시 같 실험연 편 과비 연 편< -5> , 6 (18.7%), 6Ⅳ

상 연 편 역사 연 사연 는 한 편도 실시 지(18.7%), 2 (6.3%), ,

질 연 편 내 연 편 헌연 편(0%), 3 (9.4%), 2 (6.3%), 6

사 연 편 사 었다(18.7%), 7 (21.9%) .

실험연 과비 연 상 연 역사 연 사연 질 연 내 연 헌연 사 연A: , B: , C: , D: , E: , F: , G: , H: , I: .

그림 연 별 연 결과< -9>Ⅳ

연 n %

실험연 6 18.7

과비 연 6 18.7

상 연 2 6.3

역사 연 0 0.0

사연 0 0.0

질 연 3 9.4

내 연 2 6.3

헌연 6 18.7

사 연 7 21.9

계 32 100.0

0

1

2

3

4

5

6

7

8

A B C D E F G H I

<연 형>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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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7

B
18.7

C
6.3

3.4e-0383.4e-038 F
9.4

G
6.3

H
18.7

I
21.9

<편수%>

실험연 과비 연 상 연 역사 연 사연 질 연 내 연 헌연 사 연A: , B: , C: , D: , E: , F: , G: , H: , I: .

그림 연 별 연 결과< -10>Ⅳ

그림 그림 살펴보 상 사 연 실험연< -9>, < -10> , ,Ⅳ Ⅳ

과비 연 헌연 질 연 상 연 내 연 많 역사, , , ,

연 사연 는 루어지지 것 타났다 그러.

거 연 에 역사 연 사연 하고는 고 포

보 고 다.

연 주 별 연5.

거 학생 상 한 연 동향 하 해

연 주 별 재 특 특 비 통합 평가 연 동향 누, , , , ,

어 빈도 비 하 는 그 결과는 에 시 어< -6>Ⅳ

그림 과 그림 는 빈도 비 각각 그 프 타내고< -11> < -12>Ⅳ Ⅳ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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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주 별 연 결과< -6>Ⅳ

주 하 n %

재

단

연

지 1

13

3.1

40.6

사 통 0 0.0

사 3 9.4

행동 1 3.1

타 0 0.0

합

연

지사 1 3.1

사 통사 1 3.1

사 행동 1 3.1

지사 행동 4 12.5

지 사 통사 행동 1 3.1

특

단

연

지 3

13

9.4

40.6

사 통 3 9.4

사 1 3.1

행동 0 0.0

타

지각 특 간 계( , )
2 6.3

합

연

지 사 통 1 3.1

지 타 1 3.1

사 통행동 2 6.3

특

비
- 2 6.3 6.3

통합 내 1 3.1
3.1

0 0.0

평가

별 0 0.0

3.1

진단 1 3.1

0 0.0

평가 0 0.0

평가 0 0.0

연

동향
- 2 6.3 6.3

계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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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 같 연 주 별 연 결과는 재< -6> ,Ⅳ

연 편 특 연 편 특 비 연 편 통합13 (40.6%), 13 (40.6%), 2 (6.3%),

연 편 평가 연 편 연 동향 연 편1 (3.1%), 1 (3.1%), 2 (6.3%)

사 었다.

0

1

2

3

4

A1 A3 A5 B2 B4 C1 C3 C5 D2 E F2 G2 G4 H

<연 주제>

<편수>

재 지 재 사 통 재 사 재 행동 재 타 재 지 사 재 사 통 사A1: - , A2: - , A3: - , A4: - , A5: - , B1: - * , B2: - *

재 사 행동 재 지 사 행동 재 지 사 통 사 행동 특 지 특 사 통, B3: - * , B4: - * * , B5: - * * * , C1: - , C2: - ,

특 사 특 행동 특 타 특 지 사 통 특 지 타 특 사 통 행동 특C3: - , C4: - , C5: - , D1: - * , D2: - * , D3: - * , E:

비 통합 내 통합 평가 별 평가 진단 평가 평가 평가 평, F1: - , F2: - , G1: - , G2: - , G3: - , G4: - , G5:

가 평가 연 동향- , H: .

그림 연 주 별 연 결과< -11>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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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6

B
40.6

C
6.3

D
3.1

E
3.1

F
6.3

편수(%)

재 특 특 비 통합 평가 연 동향A: , B: , C: , D: , E: , F: .

그림 연 주 별 연 결과< -12>Ⅳ

그림 그림 살펴보 다 과 같다 재 연 편< -11>, < -12> . 13Ⅳ Ⅳ

변 해 보 지 편 사 통 편 사 편1 , 0 , 3 ,

행동 편 타났고 지 사 편 사 통과 사 편1 , 1 , 1 ,

지 사 과 행동 편 지 사 통과 사 과 행동 편4 , 1

타났다 지 사 행동 비 상 비 차지하고 다. , , , .

특 연 편 에 는 지 연 는 편 사 통 연 는 편 사13 3 , 3 ,

연 는 편 지 사 통연 는 편 사 통과 행동연 는 편 지1 , 1 , 2 ,

타 지각 는 편 타 특 간 계 는 편 타났다 지( ) 1 , ( ) 2 . ,

사 통에 한 특 연 가 주 루고 다.

통합 연 는 편 내 편 었 평가 연 는 별1 , 0 ,

편 진단 편 편 평가 편 평가 편 타났다0 , 1 , 0 , 0 , 0 .

어 연 동향 연 는 편 사 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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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 지별 연 동향1.

본 연 에 포함 학 지는 학 진 재단에 등재 내 학 지 에

특 역에 한 지 고 거 연 료 집하

다 그 결과 다 한 학 지에 거 연 가 루어지고.

었다 그 에 도 행동 연 폐 연 언어 료연 특. , , ,⋅

동 연 료연 많 내 학 지에 게재 고 는 것,

타났다.

특 학 지 학 심리 료 학 지 연, ,

비 해 그 차 가 많지 다는 것 었다 는.

거 가 특 에 한 연 가 루어지지 고 다는 것 미한

다고 할 다 거 동 실 시킬.

도 많 심과 연 가 필 함 시사하고 다.

연도별 연 동향2.

에는 내에 는 거 연 에 편1990 1998 1

었고 는 편 편 에, 2000 2001 1 , 2002 2 , 2003 1

편 에 편 에 편 에 편 에 편 에, 2004 3 , 2005 1 , 2006 3 , 2007 3 , 2008

편 에 편 월 지는 편 시7 , 2009 7 , 2010 8 3 1998 2008

후 는 많 연 가 진행 고 다 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근.

들어 거 연 가 욱 하게 진행 는 것 해 할

다 는 거 에 한 심 많 지고 많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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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루어질 가능 보여주고 다.

연 상별 연 동향3.

본 연 에 편 에 상 가 없는 한 편32 23

한 결과 살펴보 다 과 같다.

첫째 동 상 한 연 는 편 비 동 상 한 연 는 편, 23 , 0

타났다 동 상 한 편 에 도 거 편. 23 17 ,

거 비 동 함께 연 상 한 편 거3 ,⋅

고 능 함께 연 상 한 연 편 거 비1 ,⋅ ⋅

폐 동 함께 연 상 한 편 거 고 능1 , ⋅

능 동 함께 연 상 한 연 편 타났1⋅

다 결과에 듯 거 동 심. ,

거 동만 연 하거 거 동과 비 하 해 고 능

폐 동 동 함께 상 포함한 연 주 루었다, .

는 거 에 한 심 동 체에만 고 다 그.

러 특 동 능 한계 극복하거 거하 한 재

에만 지 게 하 보다는 주변 경 어떻게 과 개 할 것

냐에도 어 한다 그러므 동과 많 시간 하는. ,

사 에 한 연 가 같 루어 할 것 다, .

째 동 상 한 편 연 에 연 별 누 상, 23 2 5

미만 상 미만 상 미만 상2 , 5 7 4 , 7 9 3 , 9 11

미만 상 미만 상 연 시 지5 , 11 14 4 , 15 1 ,

타가 었다 결과에 타 연 상 연 살펴보 후에4 . 5

많 연 가 루어 다 그들에게. 5

동들과 동 한 경험들 습득할 공해주는 시 에도 그에

한 연 가 하다는 것 다 그러므 루어질 도.

많 상 한 연 도 진행 어 할 것 다 한 학.⋅

에 한하지 고 평생 차원에 연 상 학 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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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할 것 다.

연 별 연 동향4.

연 별 결과 편 사 연 편 실험연 편 헌연32 7 , 6 ,

편 과비 연 편 질 연 편 내 연 편 상 연 편 역6 , 6 , 3 , 2 , 2 ,

사 연 편 사연 편 타났다 사연 는 루어지지0 , 0 .

고 다 는 당사 만 한 연 에 맞춰진 것 동.

러싼 주변 경에 한 연 가 미 함 다 거 동에.

게 가 많 향 고 는 가 사 들 동 가 많, ,

고 는 원 다 극 하여 한 보 집한 미 는 연.

가 필 하다 는 연 연 에 달 질. (2002)

는 것 다 한 연 다 한 연 한다고 하 다 그러므.

각 다 특 가지고 는 거 동에게 합한

루어질 도 다 한 연 연 가 루어 할 것 보

다.

연 주 별 연 동향5.

연 주 별 에 는 재 연 편 특 연 편 특 비 연13 , 13 ,

편 연 동향 연 편 통합 연 편 평가 연 편 사2 , 2 , 1 , 1

었다 주 별 하 역 살펴보 살펴보 다 과 같다. .

첫째 재 연 편 변 해 지 편 사, 13 , 1 ,

통 편 사 편 행동 편 타났고 지 사 편 사 통0 , 3 , 1 , 1 ,

과 사 편 사 과 행동 편 지 사 과 행동 편 지1 , 1 , 4 ,

사 통과 사 과 행동 편 타났다 재에 해당 는 들1 .

변 해 보 지 사 통 사 행동 역 어 지는, , ,

다 결과 보 듯 그 에 도 사 향상에 연.

가 주 루었다 는 사 결함 거 동 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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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 할 다 그 거 동에 한 사.

결함에 많 심 갖고 연 가 루어지고 그들 사 상,

원 해 질 도 결함 보 하고 하는 재에 한 연 가

하게 루어지고 는 것 다 그러 거 재 략 료에.

한 어 었다 많 거 동 사 에.

가질 뿐만 니 학습하는 도 어 움 겪고 에 학습 략

한 재에 한 연 도 루어 할 것 다.

째 특 연 편 에 는 지 연 는 편 사 통 연 는 편 사, 13 3 , 3 ,

연 는 편 행동 연 는 편 지 사 통연 는 편 사 통과1 , 0 , 1 ,

행동연 는 편 지 타 지각 는 편 타 특 간 상 연 는 편2 , ( ) 1 , ( ) 2

타났다 특 연 도 재연 비슷하게 거 특.

할 는 지 사 통 사 행동 역 어 지는 다, , , .

결과 보 듯 지 사 통에 한 특 연 가 주 루

고 다 는 거 동 상 지 능 가지고 에도.

하고 식 결 지시 등 지 능 하고 능, , ,

에는 가 없지만 사 들과는 질 다 언어,

보 는 특 고 한 연 가 루어지고 다는 것 미한다.

째 통합 연 는 편 내 편 었 평가 연 는, 1 , 0 ,

별 편 진단 편 편 평가 편 평가 편 타났다0 , 1 , 0 , 0 , 0 .

어 연 동향 연 는 편 사 었다 통합 연 는2 .

편에 그쳤다 많 거 동 평균 지 능1 .

통합학 에 고 다 그러므 통합 에.

연 가 하게 루어 할 것 다 에 는 평가에.

연 가 해 지고 다 는 에 어 평가가 함 시사하고.

다 그러 거 한 결과 진단에 편. 1

에 없었다 특 에 도 평가 에 별 진단. , , ,

평가 평가에 연 가 하게 루어 할 것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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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언.Ⅵ

본 연 결과 탕 결 시하고 향후 연

한 가지 언 시하 다 과 같다.

결1.

첫째 학 지별 연 동향 보 특 학 지 학 심리, , ,

료 학 지 연 비 해 그 차 가 많지 다.

는 거 가 특 에 한 연 가 루어지지 고 다는

것 미한다 거 동 실 시킬.

도 많 심과 연 가 필 하다.

째 연도별 연 동향 보 시 후 는, 1998 2008

많 연 가 진행 고 다 는 과거에 비해 근 들어 거.

연 가 욱 하게 진행 고 다는 것 다 거 에 한.

심 많 지고 많 연 가 루어질 가능 보여주고

다.

째 연 상별 연 동향 보 다 과 같다 상 별 연 동, . ,

향 동 상 한 연 주 루었다 는 거 에.

한 심 동 체에만 고 다 그러 특.

동 능 한계 극복하거 거하 한 재에만 지 게

하 보다는 주변 경 어떻게 과 개 할 것 지에도 어

한다 그러므 동과 많 시간 하는 사 에. , ,

한 연 가 같 루어 할 것 다 다 상연 별 연 동향. , 5

후에 많 연 가 루어 다 그. 5

들에게 동들과 동 한 경험들 습득할 공해주는 시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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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연 가 하다는 것 다 그러므 루어질.

도 많 상 한 연 도 진행 어 할 것 다.⋅

째 연 별 연 동향 보, , 사연 는 루어지지 고

다 는 당사 만 한 연 에 맞춰진 것 동 러싼.

주변 경에 한 연 가 미 함 다 거 동에게 가.

많 향 고 는 가 사 들 동 가 많 고 는, ,

원 다 극 하여 한 보 집한 미 는 연 가 필.

하다.

다 째 연 주 별 연 동향 보 다 과 같다 재 통한 연, . ,

에 는 거 동에 한 사 결함에 많 심 갖고 연 가

루어지고 다 는 사 결함 거 동 보 는.

특 할 다 그 사 결함에 한 연 결함.

보 하고 하는 재에 한 연 가 루어지고 는 것 다 한 많.

거 동 사 에 가질 뿐만 니 학습하는 도 어 움

겪고 에 학습 략 한 재에 한 연 도

루어 할 것 다 다 특 에 한 연 에 는 지 사 통에. ,

한 특 연 가 주 루고 다 는 거 동 상 지.

능 가지고 에도 하고 식 결 지시 등 지, ,

능 하고 능 에는 가 없지만 사 들과는 질,

다 언어 보 는 특 고 한 연 가 루어지고 다는,

것 미한다.

언2.

첫째 연 상 거 동 상 한 연 에만 한 어,

었는 거 동 뿐만 니 동 러싼 주변 사 통해,

동에 한 보 집하여 사 타당도 고 한 후 연 가 필

하다.

째 연 가 동 프 그 하거 경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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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 는 연 가 주 루었는 다 한 차원에

후 연 가 필 하다.

째 평균 상 지 능 가지고 는 거 동,

통합 에 고 에도 하고 통합 에 한 연 가 단 한

편에 다 내 과 통합 에 미 는 후. ,

연 가 루어 할 것 다.

째 에 재 한 실험연 사 연 가 많 비 차, ,

지하고 지만 재 한 연 가 미 했다 학 에 많 어.

움 겪고 는 거 동 해 도움 도 후 연 가

루어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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