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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동을 위한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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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자폐아동을 위해 개발된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변

화를 비교하였다. 대상자는 S대학교병원 애착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폐아동과 어머니 7쌍, 참여하지 

않는 자폐아동과 어머니 4쌍이었다. 6개월 간격으로 2회, 비디오 촬영법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Wilcoxon Rank(Sign) Sum Test로 모-아애착, 양육행위, 자폐적인 행동 특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군의 애착행동의 변화는 같은 기간 비참여군의 애착행동의 변화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일치성

을 제외한 근접성, 상호성, 정감성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p<.05). 접촉유지, 차별적, 

애정적 행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감적, 일치적, 합동주시 행동의 변화는 적었고 아동간에 개별차가 컸다.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양육행위도 참여군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룹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p<.05). 애착행동의 증진은 또한 자폐적 행동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모-아애착 증진 프로그램이 자

폐아동들의 사회적 행동의 증진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의 개선에도 유용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

성을 보였다. 
 

중심 단어：자폐아동·애착·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행위. 

 

 

서     론 
 

자폐장애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이들

을 위한 치료교육이 행해진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발달적, 특수교육적, 행동적 접근을 주로 해왔는데 장

애의 복합적 심각성으로 인해 이 아동들에게 적응적 행

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생

후 초기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의 결함은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나 심각하여 아동들이 적응적 생활을 하는

데 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1). 더구나 사회적 결함은 

나이가 들고 호전되어도 여전히 지속되어 어느 발달 영

역의 문제보다도 심각하고 근본적이라는데 의견을 모

으고 있다2)3). 

여러 연구자들이 사회성이나 정감적 양상에 초점을 맞

추어 사회적 결함을 정의하며 조작화하고자 노력해 왔

다4). 그리고 치료교육에서도 사회적 요소를 중시하여 

아동과 환경의 상호 적극적인 중재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고, 아동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 반응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하고 있다5)6). 언어발달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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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의사소통 의도를 증진시키거나 사회성의 상호교

류에 기초하는 방법을 써야한다는 등 사회적 요소를 강

조하고 있다7)8). 국내에서도 최근 사회성과 관련된 연

구가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는 적다9)10).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관계는 생존과 적

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는 출생 직후부터 

돌보아 주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감각 및 정서를 

나누는 상호 조절 경험에 기초를 두고 발달한다4)11). 울

음, 응시, 미소 등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으로 영아기부

터 시작되는 사회적 행동은 생후 약 6개월쯤 되면 돌

보아 주는 사람-대개는 어머니-과 다른 사람을 구별

하여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 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등의 애착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자폐아동들이 보이는 사회적 발달의 특성은 

이런 초기 행동에서부터 결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신경생물학적 이상을 가지고 태어

나고 이것이 중추신경계의 역기능을 초래하여 초기부

터 대인간 감정의 조정, 정감적 표현 등 사회정서적 발

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4)12). 이런 점에

서 홍강의3)는 자폐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발달을 위해

서는 애착증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애착은 타고난 애착체계,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

rking model)에 따라 형성된다고 본다13). 이 기제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목

표수행을 위해 행동하며 외부 반응에 따라 목표를 수정

하는 연속체계이다14). 이 기제는 유전적 프로그램에 의

해 그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출생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경험을 통해 융통성 있게 변화하고 발달한

다15). 애착은 상호교류를 통해 발달하는데 돌 전후에 

절정에 달하고 이후 애착대상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까지 나아간다14)16).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호혜적으로 

강화 발달되며 감각적으로만 타인을 인지하는 것이 아

니라 내적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17). 

자폐아동도 재회시 낯선 사람보다 어머니에게 접근

추구행동을 더 보이고, 격리시에도 절반 정도에서 분명

한 선호성을 보였다고 한다18)19). Shapiro 등20)이나 

Rogers 등21)도 자폐장애의 50%에서 안정된 애착 양

상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상보다는 양육자에게 덜 관

여하고 격리시 덜 슬퍼했다고 하였다4).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 Rogers 등21)은 자폐아동도 부분적으로는 분

명한 애착행동을 보이므로 자폐증을 전적으로 애착장

애라 할 수 없지만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폐아동에게서 애착의 장애가 어떤 기전에 

따라 나타나느냐는 명확치 않더라도 다수가 애착의 문

제를 보이고 초기 모-아애착 관계가 사회적 발달의 기

초라는 점에서 애착증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3). 그리고 낯선 사람보다는 돌보아주는 사

람에게 어떤 형태든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나 

어른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경우 사

회적 행동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애착증진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1)20)22). 또한 애착 형성에 중요한 시기가 

있기는 하나 고정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생각지는 않

게 되었다23). 따라서 이미 나이든 자폐 아동이더라도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발달시키리라고 기대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

한 자극과 반응이 주어지는 모-아 상호작용을 재경험

시킨다면 애착이 증진되리라는 가정하에 홍강의와 임

숙빈24)은 자폐아동을 위한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틀을 

제시하였다. 

Jernberg25)의“theraplay” 중 가족치료 놀이처럼 어

머니가 놀이에 참여하여 나이든 아동이지만 갓 태어났

을 때처럼 돌보고 친해지는데 주로 감각운동 놀이를 이

용한다. 감각운동 놀이는 출생 초기 모-아 상호작용과

도 같고 Ayres26)도 주장하듯이 정신사회적 기능의 기

초로써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쉽게 배우게 하고, 감각

통합을 통해 즐거움을 주므로 자폐아동에게 적합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차 개발된 프로그램을 일 대학병원에

서 실시하고 평가한 결과 아동의 애착행동은 어머니와

의 상호작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

운 모성행위만이 아니라 아동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27)28). 

이에 자폐아동과 어머니간의 애착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단편적인 평가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강한 후 다시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런 목적하에 본 연구는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

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

하려 한다. 1)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 참여군의 프로

그램 참여 전·후 모-아애착 행동의 차이는 같은 기

간 비참여군 모-아애착 행동의 차이보다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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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 참여군 어머니의 프로그

램 참여 전·후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행위의 차

이는 같은 기간 비참여군에서의 차이보다 클 것이다. 

3)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 참여군 아동의 자폐적 특

성은 프로그램 참여후 감소할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대상자는 S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 주간치료센터의 애

착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4세의 자폐아동과 그 

어머니 7쌍과 동질한 특성의 비참여군 4쌍이었다. 같

은 수로 두 군을 선정하였으나 연구 진행중 연락이 두

절되거나 기도원으로 가는 등 탈락하였다. 

참여군과 비참여군은 아동의 성별, 생활연령, 발달연령, 

과거 교육경험, 뇌파 이상 유무, 어머니의 연령, 교육, 

부모교육 수강 등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아

동의 기질적 특성은 중간 기질 54%, 순한 기질 18%, 

까다로운 기질 28%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아동

의 발달도 81%가 1세 이하의 발달 수준으로 두 군간

에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의 양육특성도 통계적으로 차

이가 없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1996년 3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양육특성, 아동의 발달 특성, 모-아 애착행동 및 

양육행위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상황은 자유놀이 상

황이었으며 비디오 촬영법, 직접관찰법, 질문지법 등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사전동질성은 Fisher’s Exact Test로, 모-

아애착 및 어머니 양육행위의 비교는 Wilcoxon Rank 

Sum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

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은 녹화된 애착행동을 일차적으

로 기술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이

것은 글자체를 달리하여 표기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3. 측정도구 

아동의 발달은 미국 North Carolina대학에서 개발된 

PEP를 김태련29)이 표준화한 이화-심리교육 진단검사

(Ewha-Psycho Educational Profile)로, 아동의 기질

은 Fullard, McDevitt과 Carey30)가 개발하고 최영희31)

가 번안한 TTQ(Toddler Temperament Question-

naire)를 사용하였다. 양육 특성은 Caldwell과 Bra-

dley32)가 개발하고 이 영33)이 번안 수정한 가정환경자

극검사 HOME(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를 사용하였다. 자폐적 행동 특성

은 김태련과 박랑규34)가 번안한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

도 CARS(Childhood Autism Rating Scale)를 이용하

였다. 

모-아애착은 연구자가 개발한 애착행동기록표를 이

용하여 측정했는데 총 55문항으로 그중 43문항은 아

동의, 12문항은 어머니의 애착행동을 나타낸다. 지향적 

행동, 접근추구 행동, 접촉유지 행동, 차별적 행동, 반

응적 행동, 애정적 행동, 공감적 행동, 일치적 행동, 합

동주시 행동으로 구성되며 근접성, 상호성, 정감성, 일

치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도구의 행동들은 관련 문헌 

및 기존의 애착 측정도구를 고찰하여 공통되는 애착행

동을 고르고 종합하였다13)16)35-42). 정상아동을 대상으

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4인과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타당성 자문을 구하고 문

장의 적절성에 대한 국어학자의 검토를 거쳤다. 이 도구

는 애착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으면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양육행위는 Bar-

nard43)의 Nursing Child Assessment 척도중 모-아 

상호작용을 측정하는“Teaching Scale” 50항목중 민

감성, 반응성, 사회정서적 성장을 촉진하는 15문항을 추

출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1. 참여군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애착행동의 변화 

참여군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애착행동을 바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참여군은 모-아애착 행동의 

총점, 아동의 애착행동, 어머니의 애착행동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경

우는 220점, 적게 변화한 경우는 18점이 증가하여 개

별차가 있음을 나타냈다. 

하위영역에서도 근접성, 상호성, 정감성에서 유의하

게 변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향적 행동, 접촉유지 행

동, 차별적 행동, 반응적 행동, 애정적 행동이 크게 증



 － 201 － 

가하였다. 그러나 공감적 행동, 일치적 행동, 합동주시 

행동은 증가하기는 했으나 그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 
 

2. 비참여군 애착행동의 변화 

참여군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과 같은 동안 비참여군

의 애착행동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프로그램과 같은 기간 동안 비참여군의 애착행동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변화 폭이 적고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된 경우도 있었는데 차별적 행동, 

반응적 행동만 다소 증가하였고 나머지 행동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3.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여군과 비참여군 애착행

동 변화의 비교 

애착증진 프로그램 참여군의 애착행동 변화와 같은 

기간 비참여군의 애착행동 변화를 비교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참여군의 애착행동 변화가 같은 

기간 비참여군의 변화보다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애착증진 프로그램 참여군의 프로그램 참여 전·

후 모-아애착 행동의 차이는 같은 기간 비참여군 모-

아애착 행동의 차이보다 클 것이다”는 가설 1을 지지

하였다. 

특기할 것은 어머니 애착행동의 변화이다. 프로그램 

전에 참여군 어머니의 애착행동은 비참여군보다 유의하

게 낮았는데 참여 후에는 비참여군보다 더 크게 증가하

Table 1. Comparison of attachment behaviors bet-
ween pre and post-test in PG 

Attachment Pre 
Mean 

Post 
Mean 

Post-pre 
Mean Max Min 

Total 120 233 113* 220 18 
Child attachment  72 155  83* 165 -11 
Mother attachment  48  78  30*  55 13 

Proximity  43  71  28*  43 14 
Orienting b.1)  18  35  17*  26 11 
Proximity-seeking b.  18  21   3   7 -6 
Contact-maitaining b.   7  15   8*  16 2 

Mutuality  47 101  54*  85 4 
Differentiatng b.  24  50  26*  38 2 
Responsive b.  23  51  28*  47 3 

Affect  23  43  20*  63 -2 
Affectionate b.  21  42  21*  63 1 
Empathic b.   2   1  -1   1 -4 

Synchrony   8  16   8  34 -11 
Synchronized b.   4   9   5  21 -6 
Joint-attention b.   4   7   3  13 -5 
1) b is the abbreviation for behavior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upon Wil-

coxon sign test(p<0.05) 

Table 2. Comparison of attachment behaviors bet-
ween pre and post-test in NPG 

Total Pre 
Mean 

Post 
Mean 

Post-pre 
Mean* Max Min 

Child attachment 184 208 24 55 -12 
Mother attachment 110 134 24 49 -1 

Proximity  74  74  0 10 -11 
Orienting b.1)  54  61  7 23 -4 
Proximity-seeking b.  30  33  3 23 -9 
Contact-maitaining b.  16  17  1 23 13 

Mutuality   8  11  3  6 0 
Differentiatng b.  69 102 33 51 12 
Responsive b.  36  47 11 18 4 

Affect  33  55 22 33 7 
Affectionate b.  40  30 -10 -4 -17 
Empathic b.  37  26 -11 -6 -14 

Synchrony   3   4  1  2 -3 
Synchronized b.  20  18 -2  5 -8 
Joint-attention b.  12  10 -2  4 -6 

Total   8   8  0  1 -3 
1) b is the abbreviation for behavior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upon Wil-

coxon sign test(p<0.05) 

Table 3. Comparison of the changes on attachment 
during program between PG & NPG 

Attachment 
PG 

Post-pre 
Mean 

NPG 
Post-pre 
Mean 

Total 113 24* 
Child attachment 83 24* 
Mother attachment 30 0* 

Proximity 28 7* 
Orienting b.1) 17 3 
Proximity-seeking b. 3 1 
Contact-maitaining b. 8 3* 

Mutuality 54 33* 
Differentiatng b. 26 11 
Responsive b. 28 22 

Affect 20 -10* 
Affectionate b. 21 -11* 
Empathic b. -1 1 

Synchrony 8 -2 
Synchronized b. 5 -2 
Joint-attention b. 3 0 

1) b is the abbreviation for behavior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upon Wil-

coxon sign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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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이다. 하위영역별로도 일치성을 제외한 근접

성, 상호성, 정감성 영역에서의 변화가 모두 유의하였다. 

접촉유지 행동, 차별적 행동, 애정적 행동의 변화가 비

참여군의 변화보다 유의하게 컸고 일치적 행동과 합동

주시 행동도 프로그램 참여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애착 발달 초기의 행

동들이 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양육행위 변화

의 그룹간 비교 

참여군 어머니의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행위

의 변화와 같은 기간 비참여군의 양육행위 변화를 비교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변화의 폭은 컸으나 유의하지 않아“모-아애착증진 프

로그램 참여군 어머니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행위의 차이는 같은 기간 비참여

군에서의 차이보다 클 것이다”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5. 애착증진이 아동의 자폐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애착증진 프로그램이 자폐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후 아동의 자폐적 행동 

특성을 비교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참여군 아

동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 최소 40점, 최고 53점으로 

모두 심한 정도의 자폐적 행동 특성을 보였으나 프로그

램 참여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따라서“모-

아애착증진 프로그램 참여군 아동의 자폐적 특성은 프

로그램 참여 후 감소할 것이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

다. 그러나 자폐적 특성의 변화는 개별차를 심하게 보

였다. 
 

6. 참여군 애착행동의 질적 변화 관찰 

비참여군에 비해 참여군에서 많이 증가한 접촉유지 

행동, 차별적 행동, 애정적 행동, 그리고 반응적 행동의 

질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접촉유지 행동의 변화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어머니 주변에 머무르는 행동

이었다. 프로그램 참여전에는 어머니가 다가가면 피하

거나 별일 없이 돌아다녔는데 이 행동이 줄었다. 그리

고 머무는 시간 뿐만 아니라 양상이 변했는데, 참여전

에는 곁에서도 혼자 놀이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여 후에는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즐거운 놀이를 할 때 어머니에게 달라붙는 행동이 더 

늘었다. 
 

어머니가 옆에서 들여다 보는 데도 아이는 고개를 

박은 채 계속(14)분 색칠하고/어머니가 따라오자 아

이는 곧 일어나버리고/어머니가 붙잡자 뿌리치고 가

버림. 

→ 아이는 이리저리 쳐다보면서도 어머니 곁에 편

안히 앉아있고/간지럼에 반응하고/어머니가 이끌면 율

동, 공놀이에 응함. 
 

2) 차별적 행동의 변화 

차별적 행동은 프로그램 참여전 주위의 소리에 상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나 물

건과 구별하여 반응을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음성에 대한 반응이 분명해지고 어머

니를 더 쳐다보고 어머니 소리에 더 반응하였고 기분이 

나쁠 때도 어머니에게만 화를 내거나 매달렸다. 비참여

군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던 아동에게서만 변화가 있었

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어머니의 차별적 행동도 변했

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on mother’s nurturing behaviors between PG & NPG 

PG NPG Nurturing 
behavior Pre 

Mean 
Post 

Mean 
Post-pre 

Mean 
Pre 

Mean 
Post 

Mean 
Post-pre* 

Mean 
Positive 28.0 71.0 43.0 65.0 74.0  9.0 
Negative  2.14   .71 -1.43   .25  0.0 -0.25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upon Wilcoxon sign test(p<0.05) 

Table 5. Comparison of autistic behavioral charac-
teristics between pre and pcst-test 

Pre Post Post-pre* 
 

Mean Mean Mean MAX MIN 

Total 44.1 39.7 -4.4* -1 -11 
score 10.6  7.9 -2.7 0 - 8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upon 

Wilcoxon sign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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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아동이 자기 관심거리에 몰

두하면 어머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참여 후에

는 아동에게 집중하는 행동이 늘어났다. 
 

아이는 어머니가 일어나는 데도 꼼짝하지 않고/누

가 가까이 지나가도 상관없다가 앞에 놓인 거북이에

서 음악이 나오자 움직이기 시작하고/아이가 가진 풍

선을 어머니가 흔들어 주는 데도 옆에 앉은 자원봉사

자의 무릎에 가서 앉음. 

→ 놀다가도 어머니가 움직이자 바라보고/멀리 떨어

져서도 어머니를 바라보고/어머니가 부르자 얼른 고

개돌려 바라보고/속이 상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며 징

징거림. 
 

3) 애정적 행동의 질적 변화 

프로그램 전 참여군 아동들의 애정적 행동은 빈도가 

적고 자발적이기 보다는 어머니의 행동에 반응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참여 후에는 먼저 표현하고 정도 차이

는 있으나 어머니를 보고 웃고 껴안고 특히 신체접촉이

나 율동을 즐기는 행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어머

니와 헤어질 때 울기는 해도 재회시 반기지 않더니 참

여 후에는 재회시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에 따라

서는 어머니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표현할 정도

로 변하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안아주자 미소지으면서도 이리저리 몸을 

뒤채며 빠져나가려 하고/어머니가 뽀뽀하고 볼을 부

비자 수동적으로 응하고 얼른 떨어져 나와 다른 쪽으

로 가고/어머니가 들어오며 이름을 부르는 데도 멀뚱

하게 쳐다만 봄. 

→ 어머니가 노래를 하며 … ○○이 배는 똥배 … 

라며 손가락으로 배를 누르자 아이가 활짝 웃고 어머

니가 웃으며 반복하자 아이는 어머니에게 안김/어머

니가 뽀뽀하니까 아이가 아! … 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고 이에 어머니도 아! … 하고 소리 내주며 입을 내

밀자 아이는 다시 뽀뽀를 하고 …/어머니가 율동을 하

자 아이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다른 아이에게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자 부리

나케 다가와 꺅 … 하고 밀어내며 자기가 어머니 앞으

로 옴. 
 

한편 비참여군 아동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상관하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따르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만 어머

니의 관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 어머니가 덜 즐거워하

였다. 이처럼 참여군 아동의 애정적 행동의 변화는 비

참여군에 비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어머

니들의 애정적 행동도 개별차가 컸는데 아동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반응적 행동의 변화 

반응적 행동은 양적으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

았으나 질적으로는 많이 변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전에

는 어머니를 피하기도 하고 반응하더라도 간단하고 일

회적이었으나 참여후에는 피하는게 줄고 더 적극적이

며 지속적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아동 개인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이와 마주하여 끌어주나 아이는 다른 데

를 보고/어머니가 쳐다보는데 눈을 내리깔아버림. 

→ 어머니가 다가가자 아이는 팔을 앞으로 뻗치고/

어머니가 토닥거리자 아이는 어머니의 목을 감싸안으

며 웃고 어머니는 음악에 맞추어 아이의 등을 토닥여줌. 
 

어머니들 역시 프로그램 참여 후 언어적 자극이 많아

졌고 반응적 행동도 늘어나 모-아 상호작용이 길어졌

다. 참여군 어머니들은 정감적 활동을 유도하고 아동의 

요구에 맞추는 모습을 더 보였고 아동이 싫어하면 다양

하게 접근을 변화하는 반면 비참여군의 어머니는 과제

중심적이고 어머니의 의도대로 아이를 이끄는 모습을 

더 보였다. 
 

이게 뭐야? … 어머니가 묻자 아이가 삐약삐약 … 

답하면서 다른 그림을 짚고 … 야옹 … 이라고 소리내

고/그림을 가리키자 어머니가 전자렌지 … 꼬끼오가 … 

치킨 … 꼬챙이에 … 등의 말을 하자 아이는 몸을 앞으

로 들이민 채 뜨뜨 … 하며 설명을 듣고 어머니를 바

라보고/어머니가 … 배 먹으세요 … 하고 퍼즐 조각을 

빼주자 아이가 받아서 먹는 척 하며 서로 바라봄. 

공으로 놀이를 유도해도 응하지 않자 어머니는 아

이를 간지러도 보고/아이가 퍼즐을 들고 돌리면서 혼

자 기분 좋아하니까 어머니는 아이의 시선을 끌기 위

해 인형의 배를 문지르며 노래함. 

 

고     찰 
 

참여군이나 비참여군 자폐아동들은 모두 정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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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애착행동이 현저하게 적었다. 예비조사에서 발

달연령이 같은 정상 아동들이 200∼250점의 분포를 

보인데 비해 참여군은 72점, 비참여군 아동은 110점이

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밝혀진 바1)44)와 같이 눈

맞춤이 극히 적다는 점이었다. 즉 지향적 행동이 적었

는데 애착 행동 표현이 적은 어머니도 아동이 일단 바

라보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 반응했기 때문에 눈맞춤

이 적은 경우 애착행동의 교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자폐아동들은 장난감에 몰두할 때 어머니를 더 쳐다

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갈 때 피했고 떨어

진 상태에서나 멀어질 때는 오히려 바라보았다. 이는 

자폐아동들이 자극에 대한 적정수준의 폭이 좁아 눈맞

춤이 적다는 Graham 등45)의 주장과 이로 인해 애착장

애를 보일 수 있다는 Dawson과 Lewy12)의 견해를 뒷

받침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자폐아동과 상호작용

할 때 치료자나 부모들이 적극적이기는 하나 아동이 받

아들일 수 있는 정도여야 함을 시사해 준다. 

같은 기간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애착행동 변화를 비

교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전체 모-아애착행동, 아동

의 애착행동, 어머니의 애착행동에서 참여군의 변화가 

비참여군보다 유의하게 컸는데 주시할 것은 어머니 애

착행동의 변화이다. 프로그램 전에는 참여군이 비참여

군보다 낮았는데 참여후에는 더 높아져서 본 프로그램

이 어머니의 애착행동 변화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나타

냈다. 이것은 민감한 시기가 지나도 애착 발달이 가능

하다는 Bowlby46)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위영역별로는 근접성, 상호성, 정감성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 특히 차별적 행동이 크게 변화하여 사람에 대

한 일차적 선호행동 수준에서 어머니를 구별하는 정

도로 발달하였다. 애정적 행동의 변화도 현저하였는데

(p<.005), 애정적 행동은 애착의 핵심적 속성이므로 다

른 어느 행동의 변화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질

적으로도 어머니 행동에 대해 반응적으로만 보이던 행

동들이 자발적으로 변하였고 아동에 따라서는 Ains-

worth가16) 말했듯이 질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 이는 참여군 어머니들이 아동의 인지적 성취보다 

정감적 상호작용을 더 의미있게 생각하고 이를 강화했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임숙빈 등27)의 보고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점은 본 프로그램이 애착증진을 

통해 사회적 발달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다루기 

힘든 자녀를 어머니가 더 잘 이해하고 애정적 관계 속

에 살아갈 기본을 이루는 목적에 부합됨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참여군 어머니들의 애정적 행동은 개별차가 커

서 프로그램 참여 후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머니

의 성향이나 아동의 상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달

라졌다. 한편 아동이 과잉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어머니

의 차별적 행동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아동과 어머니

의 특성이 상호작용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Barnard43)

의 주장을 재확인시켜주고 모-아간 애착 행동이 서로 

주고받으며 강화되어 발달된다는 견해도47)48) 지지하였

다. 그리고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에 어머니를 정서

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더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한편 일치적 행동과 합동주시 행동이 어느 군에서나 

변화가 적었다. 이는 6개월의 중재 기간이 이들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치 않거나 프로그램의 내용

이 다른 애착행동 증진에는 효과적이지만 일치성의 증

진에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등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임숙빈 등의49) 보고에 따르면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1

년이 경과했을 때도 이 행동들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고 한다. 이는 일치적 행동이나 합동주시 행동이 어머

니의 의도를 파악하여 행동 목표를 바꾸어 가는 파트

너쉽의 단계에서 나오므로 연구대상 아동들은 아직 이

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Condon과 

Sander35)에 따르면 일치성이란 신생아와 어머니의 비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폐장애 

아동들의 애착 형성 결함중에 일치성, 합동주시가 공감

능력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이거나 변화가 어려운 요소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여러 학자들이 말하듯 자폐아

동들은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이

는 자폐아동들의 생물학적 결함이 타인에 대한 지각이

나 접촉 능력의 부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공유 행동이 부족하다는 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11). 그

리고 일치적 행동이나 합동주시 행동, 타인과의 공유행

동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지향성에 기초하여 발달하므로 

연구대상 아동들의 극히 저하된 지향적 행동과도 관련

있다고 하겠다. Ainsworth도 말하듯이 애착발달의 후

기 단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

된 내용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큰 변화는 반응적 행동의 질적 변화이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아동의 어머니를 피하거나 간단

하고 일회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참여 후에는 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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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지속적 양상으로 변하였다.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

도 늘어남에 따라 모-아 상호작용이 일회적으로 끝나

지 않고 지속되었다. 참여군의 어머니들이 정감적 활동

을 더 많이 유도하고 아동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환하는 접근을 지속하는 반면 비참여군 어머니들은 

과제중심적이고 어머니가 의도하는 놀이로 아동을 유

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장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

용 연구 보고들과 일치하였다50). 

연구방법과 관련된 논의로 우선 대상자 선정에서 참

여군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대조군을 선정하였는데 아

동의 발달정도, 기질, 어머니의 양육특성에서는 짝짓기

를 할 수 있었으나 애착행동까지 동질한 그룹을 선택하

기 어려웠다. 또한 아동간의 개별차도 적지 않아 집단

간의 비교로 결과를 확언하기 어렵고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데도 제한적이다. 물론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

에서 연구하였기에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도 제한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애착 측정을 위해 사용된 직접관찰, 비

디오 테이프 분석, 가정기록, 자가보고질문지 등의 방

법은 기억의 부족, 중복의 문제를 갖고 많은 시간과 인

내가 필요했다는 Beal51)의 의견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서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했다. 그런데 Beal51)이

나 나종혜52)도 언급하였듯이 애착의 개념적 분석이나 

구체적 행동범주가 연구되어 있지 않아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 역시 측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

했고 타당도 등 제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애

착행동을 범주화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비디오 촬영법은 자료의 구체적

인 내용분석이나 재사용 등에 유용하다는 Volkmar 등1)

과 Marino53)의 주장을 확인하게 하였다. 특히 비디오 

자료를 통한 교육이 어머니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효

과적이었는데 이는 치료자들의 훈련 자료로도 유용하리

라 본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방해받지 않

는 채 촬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밝힌다. Sroufe54)

도 언급하였듯이 관계를 평가하는데 무엇을 하느냐나 접

촉의 빈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본 연구의 자료는 양적,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미세한 상호작용에 대한 연

구자의 구조적 이해가 부족하여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연구결과 중 프로그램 재구성을 위해 특히 유념할 내

용은 중간시기 이후 보이는 어머니들의 지치고 우울한 

반응이었다. 프로그램에서 어머니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 못지 않게 돌봄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보다 체계화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데 집단적 

접근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는 개별적 접근을 

활용해야 하고 종단적 경과에서의 개별차도 고려하면

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모-아 상호작용의 활

기를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단계적 경험으로 이어져 

본 프로그램이 조기 중재로써 효율성을 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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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MOTHER-CHILD ATTACHMENT PROMOTION 
PROGRAM FOR AUTISTIC CHILDREN 

 

Sook Bin Im, R.N., Ph.D., So Woo Lee, R.N., Ph.D., Kang-E M. Hong, M.D.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Objectives：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attachment promotion program 
which was designed to promote attachment between autistic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program 
was consisted of play activity centered mother-child interaction, educational acitivity for mothers by 
lecture, video-feedback session, and emotional supports. 

Methods：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11 pairs of mother and child(7 for participant group：
PG, 4 for non-participant group：NPG), who were 2-4 years-old autistic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video-taping, behavioral observations, and analyzed by Wilcoxon Rank(Sign) Sum Test 
and Content Analysis. 

Results：The total attachment score increased from pre test to post-test of P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PG. The scores of attachment behaviors indicating proximity, mutuality and 
affect increased significantly(p<.05), while some behaviors indicating synchrony and jointattention 
did not. Especially the affectionate behaviors of PG demonstrated the most notable changes and they 
became more active, voluntary and reciprocal. 

After the program, the mother’s nurturing behaviors of PG increased more than that of NPG,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he mother’s behaviors to her child of PG became more 
child-centered, positively responsive, supportively expressive. As the attachment was promoted, there 
were also positive changes in the children’s autistic behaviors with a great deal of individual differences. 

Conclusion：Our findings suggest that Mother-Child Attachment Promotion Program could be an 
effective early intervention model for autistic children. 
 
KEY WORDS：Autistic child·Attachment·Mother-child attachment promotion program·Nurturing 

behavior for child’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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