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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find the effect of psychomotorik program with voluntary movement 
activit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and physical exercise ability improvement i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similar group comparison study design to examine applicative effects of voluntary 
movement group psychomotor activities on body locomotion skills and social competence of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This 
study included 12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ged between 7 and 10 years. Experimental group was performed 50 minutes 
psychomotorik program for once a week during 12 weeks. Physical Exercise ability (TGMD-2) and changes in social competenc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rogram.

Results : There were positive changes in social competence and physical exercise ability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rogram. Onl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 and post 
measurem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Conclusion : Psychomotorik program with voluntary movement activ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activit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and physical exercise ability improvement i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ccordingly, 
voluntary movement psychomotor activities programs can be utilized as a useful intervention method to improve the body 
locomotion skills of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in the clinical and educational field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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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적장애는 심각한 발달장애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질환으로 영유아기에 전반적 발달지연이 나타나므로 다

양한 중재가 필요하다. 주로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장애

이며,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IQ (Intelligence Quotient) 
70 이하의 지적능력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을 동시에 갖

는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지적장애가 나타나는 아동

의 경우 신경운동학, 근육뼈 계, 발달학 그리고 인지·정
서적인 임상증상의 상호교 적인 영향으로 개인 사회적 

기능 및 학문적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Ko 등, 2019). 특
히, 지적기능의 손상과 독립적 일상생활능력의 제한은 

사회적 기능장애로 연결되며 비장애 아동과 같은 기본

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능력 한계로 

자기표현 및 사회적 기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지적장애 아동의 신체적 성장은 또래아동 수준과 큰 

차이는 없지만 체력적인 측면에서 약 2~4년 정도 지연되

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감각과 지각, 민첩성, 순발력, 
연속적인 동작과 같은 운동수행력이 제한되며 운동기능

에서 움직임 속도, 반응시간, 정확성, 힘 조정에서도 어

려움이 발생한다(Bergen & Mosley, 1994; Chu & Song, 
2012; Faison-Hodge & Porceetta, 2004; Kim, 1994). 또한 

활동에 한 동기유발이 어렵고, 인내심이 부족한 특성

으로 근력과 균형능력이 떨어지게 된다(Taylor & 
Yamaki,  2005). 이러한 운동수행력의 어려움은 생리학

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이해능력, 집중력 등 인지적 요소

와 더욱 관련이 있다(Winnick, 1995). 
지적장애 아동은 다양한 신체 운동과 활동을 통해서 

정상 발달수준에 가까운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기능회복

을 통한 포괄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

다(Kwon & Kim, 2018). 또한, 발달상 질적인 면에서 비

장애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지적장애 아동도 신체활동 

참여가 신체구조 기능과 운동, 정서적·사회적 측면의 발

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 아동의 통합환경 

참여는 중요한 과제이다(Kim, 2004; Chang 등, 1999). 지
적장애 아동을 상으로 실시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

체활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아동의 근력과 근지구력 

뿐만 아니라 심폐지구력, 조정력 등을 향상시켰다고 보

고하였다(Kim, 2004; Kim & Sun, 2000). 
장애아동은 통합상황에서 비장애 아동보다 훨씬 활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소극적인 수준의 참여 행동이 나타

난다고 하였다(Kim & Lee, 2010). 또한, 장애아동의 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면 학습 기회와 사회 참여가 증진되며 

또래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iamond 등, 
1997). 지적장애 아동은 인지기능 저하와 더불어, 사회적 

능력의 결함으로 또래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파

악하지 못하여 또래 아동들의 기 에 적합한 행동을 하

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에 종종 실패한다(Rue, 
2003). 부분의 지적장애 아동은 인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경함으

로 사회적 능력 발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경험을 획

득하려는 욕구가 부족하고, 관심과 흥미가 적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주변사람과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Kim, 2003). 
지적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놀이 특징을 살펴보면 참

여의 자발성이 부족하고, 놀이의 진입 시도에 있어 덜 

지속적이며 부정적 반응이나 무시를 받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또한 상징화에 머

물러 놀잇감에 한 탐색과 상호작용, 환경 탐색에서의 

왜곡을 보이며, 놀이경험의 경험 부족으로 사회적 놀이 

기술이 결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san, 1999). 따
라서 지적장애 아동의 놀이 참여의 촉진은 신체활동과 

사회적 능력에 있어 중요하고, 이러한 참여를 도와줄 수 

있는 중재적 방안이 필요하다.
아동의 놀이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활동으

로 자유 결정권을 실천 원리로 하는 심리운동이 효과적

이다(Zimmer, 2005). Jonny Kiphard가 창안한 심리운동은 

신체경험과 신체 움직임을 주요매개로 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놀이와 움직임 체험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

달을 추구하는 교육적·치료적 활동이다(Korean 
Association of Psychomotorik, 2006). 심리운동은 아동이 

자신 스스로 놀이를 구상하고 그 놀이에 한 문제 제시 

및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

였다. 즉 심리운동의 목표는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

험을 통하여 자아능력, 물질능력, 사회적 능력이 증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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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삶의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성취하는 것에 있다. 이는 

아동의 자발적 행동과 자립적 행동을 신장시키며 그룹 

내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동의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

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Korean 
Association of Psychomotorik, 2006; Zimmer, 2005).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중재 프로그

램으로써의 심리운동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Jung(2008)은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중재로 발달지체 유

아의 언어표현력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고하였고, 
Kim(2010)은 7명의 지적장애 아동에게 16회기의 심리운

동을 적용하고 신체적, 언어적 창의성의 향상에 한 효

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발달지체 유아에게 심리운동의 

적용으로 놀이 참여도와 놀이 참여 수준에 긍정적 효과

를 확인하였고(Kim, 2010), 지적장애 아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과를 분석하는 등 심리운동의 다

양한 중재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Bae, 2012). 하지만 

지적장애 아동의 신체능력과 정서, 사회적인 특징을 반

영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더 다양한 방면으로 그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에게 자발적 움직임 활동의 

심리운동을 적용하고, 이것이 지적장애 아동의 신체 운

동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지적장애 아동의 신체 운동성 및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적장애 아동에게 자발적 움직임 활동 중

심의 집단 심리운동을 적용했을 때 신체 운동성과 사회

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사집단비교

(Quasi-group comparison) 연구설계로 실시하였다. 

2. 연구 상

울산광역시 소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학령기 지

적장애 아동 12명을 연구 상으로 실험군과 조군 각 6
명씩 배정하였다. 연구 상자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지

적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둘째, 만 7~10세 이하의 지적장

애 아동, 셋째, 독립적인 신체 이동이 가능한 아동, 마지

막으로 지시 수행 및 적절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아동이

었다. 단, 연구기간 중 약물 복용이나 화학적 요법의 치

료 적용이 있는 아동은 제외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고,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

에 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분산이 

동질하였다.

Frequency
Experimental (n=6) Control (n=6) Total (n=12) p

Gender (n)
Male 3 (25.00 %) 2 (16.67 %) 5 (41.67 %)

.600
Female 3 (25.00 %) 4 (33.33 %) 7 (58.33 %)

Age (years) 8.67±.52 8.50±.55 8.58±.51 .575
Height (㎝) 125.00±3.41 126.92±2.50 125.96±3.02 1.000

Body weight (kg) 25.25±2.27 25.92±1.91 25.58±2.03 .936
*p<.05,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s of subjects

3. 실험절차 및 방법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상자와 보호자(법적 

리인)에게 연구목적과 실험절차에 해 자세히 설명

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연구에 참여한다는 개인정보 동

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 신청은 사전에 심리운동 프로

그램에 해 공지한 후 접수하였으며 연구 상자 중 총 

12회기 동안 전체 회기 동안 참석이 가능한 6명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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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배정하고, 사전·사후 평가만 가능한 아동은 조군

에 배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 개별 놀이 활동을 적용하

였고, 실험군은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움직임 중심 활동

의 그룹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주 1회, 회기당 50분, 총 12
회기를 12주 동안 적용하였다.

심리운동의 프로그램 진행은 지적장애 아동의 움직임

과 자세를 이해할 수 있는 임상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하

고 심리운동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물리치료사가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안전한 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

아동에 한 그룹 프로그램 실시 경험이 있는 아동치료

사가 보조하였다. 심리운동 프로그램은 심리운동의 이

해, 학교현장을 위한 심리운동 교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목적과 상자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심리운동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자발적 움직임 활동

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입부에 회기별 사용할 물

질에 한 탐색과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전개와 확장에서는 최소 규칙으로 아동의 자율성을 존

중하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

였다. 이완과 정리에서는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안정되

도록 음악적 요소를 첨가해 활동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

였다. 마지막으로 활동에 한 느낌나누기를 실시해 아

동의 자기표현에 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심리운동 회

기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도구 및 교구를 적용하였다. 신
체활동 도구로 매트, 트램폴린, 평균 , 뜀틀, 롤브레이

드를 사용해 환경구조적인 제공을 하였고, 소도구인 색

끈, 종이컵, 종이롤, 동물가면(직접 만들어서 사용), 쉬폰

으로 된 직물 등을 필요에 맞게 사용하였다. 같은 회기

에 조군에도 같은 도구를 이용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

였다.     

Session (period)  Composition Content
Introduction

(10 min)
To exchange greetings with each other
Talk about session-specific topics

1

Deploy 
and 

expand
(30 min)

Decorate and introduce your name
Show me how you feel using an emotion ball

2
Mat – Balance beam  – vaulting horse - Trampoline 
Pass the structure the way the child wants
Lead- follow 

3 Body shaping with colored string
Body shaping with a paper cup

4 Create my favorite animal mask
Wear animal masks and imitate animals 

5 Making way with colored string
Lead- follow 

6 Chiffon Cloth Fashion Show
7 Create a playground

8 Rollblade activity
Riding in the position you want, lead- follow, Make a train and ride together.

9
Trampoline activity
Jump in your own pose
Riding together as many as the leader called

10
Mini gym activity
Show off your athletic performance by choosing post
Skip Mat, crossing the balance beam, vaulting horse, Run et al.

11 Create your own space with paper cups and paper rolls

12 Create your own stage from pea cloth
Showing my talent in the center

Relaxation 
and theorem

(10 min)

Physical relaxation while listening to music
Describe your feelings about session activities
A closing bow

Table 2. Psychomotorik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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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및 방법

1) 신체 운동성

신체 운동성에 한 검사는 3~11세 유·아동의 근육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Ulrich(2000)에 의해 개발된 

TGMD-2 (Test of Gross Motor Develpoment-2)로 측정하

였다. TGMD-2는 규준지향검사와 준거지향검사의 특성

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아동의 근육운동발달 정도와 

측정항목의 수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Ulrich, 2000). 
신체이동기술(locomotor skill)과 물체조작기술(Object 
control skill)로 구성되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동기술에 

한 부분을 측정하였다.
신체이동기술은 6가지 하위영역으로 달리기, 겔롭, 홉, 

립, 제자리멀리뛰기, 슬라이드의 총 24항목으로 구성된

다. 각 항목별로 검사자의 시범 후 2회씩 측정하고, 각 

동작은 운동수행준거에 의거하여 관찰하여 평가된다. 각 

항목별 2회씩 평가되어 그 기준이 부합하면 각각 1점씩

이 기록되어 총 48점 만점으로 산출되며, 백분위나 표준

점수, 발달지수와 같은 표준화 점수로 변환할 수 있다. 
TGMD-2 측정도구의 신체이동기술의 하위검사에 한 

내적 일관성에 한 타당도는 .79~.90로 보고되고 있다

(Ulrich, 2000).  

2)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은 Walker-McConnell의 사회적 능력 검사

를 통해 적응행동과 인간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3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되면 사회적 행

동으로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동에게 바라는 

16문항,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행동 17문항, 학교적응행동 10문항 총 43개 문항으로 구

성된다.
세부영역 1은 사회적 행동으로 여기에는 상 방에 

한 배려, 단체 활동이나 상황 안에서의 동료와의 협조, 
감정이입, 자기감정의 통제 등이 포함된다. 세부영역 2
는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 능력,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료 도와주기,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협상하

기 등의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세부영역 

3은 독립적인 학습 기술, 학습태도, 약속된 과제의 수행 

등 일반적으로 학교적응 행동이라 일컫는 학교수업 장

면에서 교사들이 선호하는 10개의 항목이다(Jin, 2015).
이 평가도구는 상 아동의 사회성을 약 6~8주 정도 

관찰한 검사자가 실시해야 하며 개별 문항에 한 행동

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가의 발생빈도에 따라 전혀 그렇

지 않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

해 합계를 산출한다(Yang, 2012). Walker-McConnell의 사

회적 능력 평가의 신뢰도는 Chronbach′s ɑ=.94이다(Jin, 
2015).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발적 움직임 활동 중심의 그룹 심리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과 조군의 

신체적 운동성과 사회적 능력에 한 사전 및 사후검사

를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의 정규분포를 샤피로 윌크 검

정(Shapiro-Wilk test)으로 확인한 후 비모수 검정을 실시

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산출하였다. 자발적 움직임 활동 중심의 그룹 

심리운동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전과 후의 각 집단별 신

체적 운동성과 사회적 능력의 변화량은 윌콕슨 부호순

위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두 집

단 간 사전, 사후 측정 변화량의 차이의 비교는 맨-휘
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는 SPSS 2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통계적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5로 설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신체 운동성(Exercise Ability)

그룹 심리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실험군과 

조군의 신체 운동성 평균 변화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심리운동 프로그램 중재 전과 비교했을 때 

중재 후의 신체 운동성이 향상되었지만 조군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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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은 중재 전 보다 중재 후의 신

체 운동성 측정값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부 평

가항목 중에서 달리기, 겔롭, 홉 항목의 측정값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

두 집단 간의 중재 전후의 신체 운동성 변화량의 차이

는 Table 4와 같다. 두 집단 간의 갤롭, 홉 평가항목을 포

함해 전체 신체 운동성에서 중재 전후 변화량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valuation item Group
Mean±SD

Z p
Pre Post

Run
Experimental 5.00±.89 6.33±.82 -2.07 .038

Control 5.33±1.03 5.83±1.17 -1.73 .083

Gallop
Experimental 5.00±.89 6.17±.75 -2.33 .020

Control 5.17±.98 5.33±1.21 -.58 .564

Hop
Experimental 3.83±.98 5.17±1.47 -2.07 .038

Control 5.00±.89 5.00±.89 .00 1.000

Leap
Experimental 4.00±.89 4.50±1.05 -1.34 .180

Control 4.17±1.17 4.33±.82 -.58 .564

Horizontal jump
Experimental 4.00±1.10 4.50±.55 -1.34 .180

Control 4.17±.41 4.17±1.17 .00 1.000

Slide
Experimental 2.83±.98 3.00±.89 -1.00 .317

Control 3.33±1.51 3.67±1.87 -1.41 .157

Total
Experimental 24.67±3.88 29.67±3.98 -2.23 .026

Control 27.17±4.88 28.33±6.02 -1.63 .102
*p<.05

Table 3. Comparison of physical exercise ability after psychomotorik intervention (unit: point)

Mean±SD
Z p

Experimental Control
Run 1.33±.82 .50±.55 -1.79 .073

Gallop 1.17±.41 .17±.75 -2.34 .019
Hop 1.33±.82 .00±.00 -2.71 .007
Leap .50±.84 .17±.75 -.54 .589

Horizontal jump .50±.84 .00±.89 -.86 .388
Slide .17±.41 .33±.52 -.64 .523
Total 5.00±1.26 1.17±1.47 -2.91 .004

*p<.05

Table 4. Comparison of physical exercise ability changes between two groups after psychomotorik intervention

(unit: score)

2.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그룹 심리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실험군과 

조군의 Walker-McConnell의 사회적 능력 평균 변화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심리운동 프로그램 

중재 전과 비교했을 때 중재 후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

었지만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의 사회적 능력 측정값의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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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 교사가 바라는 사회

적 행동, 또래 관계에서 바라는 사회적 행동, 학교 적응

행동 항목의 측정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두 집단 간의 중재 전후의 사회적 능력 변화량의 차이

는 Table 6과 같다. 두 집단 간의 또래 관계에서 바라는 

사회적 행동 평가항목을 포함해 전체 사회적 능력에서 

중재 전후 변화량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valuation item Group
Mean±SD

Z p
pre post

Subitems 1
(IT)

Experimental 42.00±10.83 45.00±9.85 -2.21 .027 

Control 39.33±11.78 40.50±10.93 -1.63 .102

Subitems 2
(IP)

Experimental 44.17±12.91 47.00±10.81 -2.06 .039 

Control 41.00±11.38 40.50±10.93 -1.73 .083

Subitems 3
(SA)

Experimental 31.67±6.62 33.33±6.68 -2.27 .023 

Control 32.66±5.79 33.67±6.38 -1.60 .109

Total
Experimental 117.83±29.85 125.83±26.45 -2.21 .027 

Control 113.00±27.78 114.67±27.09 -1.38 .168
IT; interaction with teacher, IP; interaction with peer, SA; school adaptation, *p<.05

Table 5. Comparison of social competence after psychomotorik intervention 

Mean±SD
Z p

Experimental Control

Subitems 1 (IT) 3.50±3.27 1.17±1.47 -1.56 .118

Subitems 2 (IP) 2.83±3.76 -.50±.55 -2.73 .006

Subitems 3 (SA) 1.67±.52 1.00±1.26 -1.18 .238

Total 8.00±6.57 1.67±2.73 -2.42 .015 

IT; interaction with teacher, IP; interaction with peer, SA; school adaptation, *p<.05

Table 6. Comparison of social competence changes between two groups after psychomotorik intervention 

Ⅳ. 고 찰

본 연구는 지적장애 아동을 상으로 12주간 자발적 

움직임 활동의 심리운동을 적용하였을 때 신체 운동성

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상

자나 운동프로그램이 유사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해 

정확한 비교는 제한이 있으므로 주로 중재방법과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서 비교하였다.
발달지연 유아에게 총 24회기 동안 심리운동 중재를 

실시한 Kim(2010)의 단일 상자간 중다 간헐기초선 설

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 연구에 따르면 놀

이 참여율 증가와 함께 놀이 참여수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심리운동을 통해 유아

가 자신감과 성취감을 획득하면서 스스로 놀이에 참여

하려는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는 심리운

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선택권을 주고 의견을 존중해 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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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될 수 있었다. 즉, 다양한 

감각 경험과 신체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신체

능력을 습득하였고,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

에서 적절하게 처하는 방법을 경험하면서 성취감은 

물론 자신감도 함양될 수 있었다.
Ko(2016)는 발달장애 아동 8명에게 주 2회, 회기별 50

분, 16주 동안에 심리운동을 실시한 결과 민첩성, 협응

력, 소근육 운동, 균형능력, 움직임 속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지적장애 아동에게 24주간 신체활

동에 심리운동을 적용한 Bae(2012)의 연구에서도 아동발

달에 적합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흥미와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즐거움을 신체활동의 중요한 동

기로 활용하고, 경쟁적 및 결과 지향적인 요소를 최소화

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활동의 즐거움과 성취감의 

연계는 자신감을 획득시켜 사회적 능력의 행동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발적 움직임 

활동 중심의 심리운동 중재 후 사회적 행동, 또래 관계

에서 바라는 사회적 행동, 학교 적응행동 항목을 포함한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는 지적장애 아동의 자율성 존중과 정서적 안정감 지지

가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체력 증진과 신체 운

동성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심리운동은 신체의 운동 및 감각 발달과 함께 신체, 

물질, 사회적 경험을 통해 심리, 감성, 인지, 신체적 변화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Korean Association of 
Psychomotorik, 2006). 본 연구에서는 심리운동 프로그램

을 통해 지적장애 아동의 능동적인 활동을 촉진하였으

며, 자신의 신체에 한 이해, 소도구 물질을 통한 이해

와 경험을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

하였다. 특히, 자발적 움직임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지적장애 아동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집단 안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신체 움직임에 한 욕

구를 해소하는 경험이 아동의 신체 운동성과 사회적 능

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

지 정해진 틀에서 자신의 욕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적 규칙을 강요당하는 훈련 위주의 프로그램보다 

지적장애 아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움직임 활동을 촉

진하는 심리운동의 적용은 교육적·치료적 측면에서 통

합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한 Barrett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조절력 향상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운동참여는 사회성과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또한, Song(2017)은 지적장애 아동 16명에

게 신체경험 중심의 심리운동을 20주간 적용한 결과 신

체 운동성과 적응행동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운동참여가 정서적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Jo, 2013).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지

적장애 아동을 상으로 심리운동을 적용한 자발적 움

직임 활동을 실시한 결과 신체 운동성뿐만 아니라 정서

적 및 사회적 발달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심리운동 프

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이 창의적인 표현

을 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아동들 상호간에 

모방활동이 뿐만 아니라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친구

의 입장이 되어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Zimmer(2005)는 지적장애 아동은 운동동기가 부족하

고 반복된 동작을 제시할 경우 힘들어서 운동을 회피하

는 경향을 보이므로 아동중심 심리운동적 접근을 통해 

신체능력에 한 자율적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Kong과 Song(2007)은 지적장애 

아동을 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자기조정에 한 심

리운동 중재결과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운동참여를 유도

할 수 있었고, 운동성과 적응행동이 향상되었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지적장애 아동이 자발적 움직임 활동 

시 다양한 교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해 아동 

스스로에게 도전과 성취를 위한 기회를 습득시킬 수 있

었다. 자발적 움직임 활동을 수행할 때 발달장애 아동은 

희망하는 놀이나 교구 및 소도구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활동에서 지켜야할 규칙과 각자의 역

할을 이해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협동이나 원만하게 상

호작용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회기까지 진행되는 동

안에 움직임 활동에 실패한 놀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를 경험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 아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와 발달을 

분석한 Yu(2008)의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 아동의 교육

에는 운동성, 정서적 및 사회적 능력을 포함한 신체활동

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 아동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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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육교과에 심리운동을 반영한 Kim(2011)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중심, 체험중심, 자율결정권, 창의성, 유
희적 놀이, 주관적 의미 부여의 7가지 원리를 포함한 심

리운동을 적용하면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지적장애 아동

에게 심리운동을 적용한 신체활동이 움직임 의미에 

한 이해와 다양한 반응에 한 존중과 수용을 통한 자율

성 획득이 적극적 참여와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 자아존

중감을 형성시킨 근거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적장애 아동을 상으로 자발적 움직임 

활동 심리운동이 신체 운동성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
지만 본 연구는 표본 산출에 있어 지역과 연구 상이 제

한적이며 상자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지적장애 아동의 프로그램 적용

에 따른 일시적 효과가 아닌 지속적이며 일상생활과 연

계된 신체기능과 활동을 획득하기까지 더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적장애 아동을 상으로 자발적 움직임 

활동의 심리운동이 신체 운동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유사집단비교 설계로 알아보았다. 지적장애 

아동을 실험군과 조군 두 집단으로 배분한 후 조군

은 개별 놀이 활동을 실시하였고, 실험군은 주 1회, 회기

당 50분씩, 12주간 그룹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

다. 자발적 움직임 활동 심리운동을 적용한 실험군과 

조군 사이의 신체 운동성과 사회적 능력의 중재 전후 변

화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적장애 아동에게 자발적 움직임 활동의 

심리운동은 신체적 운동성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임상과 학교 현장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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