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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아동 및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IM 중재를 적용한 국내 연구 중 단일대상연구 문헌의 
연구 특성과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문헌 검색은 201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IM 중재를 적용한 
11편의 단일대상연구 문헌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문헌을 연구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과 연구 
방법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 문헌의 질적 수준은 모두 중간 수준 이상이었으나 중재 블라인드 및 신뢰도에서 낮은 이행도를 
보였다. 단일대상연구의 설계 방법으로는 ABA 설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ADHD가 가장 많았고, 종속변수는 집중력, 균형, 양측 협응, 타이밍 등을 확인하였으며, 평가 방법으로는 
IM-SFT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중재 회기는 대부분 8~10회 이상의 중재를 적용하였고 3~11주 
동안 적용하였다. 중재 결과 선정된 모든 연구에서 중재 후 기능적 향상을 보고하였다.

결론 : 보다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IM 중재의 적용을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집중력, 
균형 등과 같은 종속변인과 함께 대상자의 삶의 질, 일상생활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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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재활 훈련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반복적이고 일정한 
간격의 청각적 소리에 맞춰 움직임을 유도하는 컴퓨터 
기반의 타이밍 훈련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Jung, 
2019). 타이밍은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시간과 정확성을 의미하며, 운동 계획, 순서화, 언어능
력, 집중력, 학업 등 인지 기능에도 중요한 요소를 담당
한다고 알려져 있다(Kuhlman & Schweinhart, 1999; 
Leisman & Melillo, 2010; Wuang et al., 2008).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
상하고, 움직임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Wuang et al., 2008). 이에 운동 계획, 
순차적인 처리, 타이밍 능력 및 율동성 등을 강화시키
고자 개발된 중재들은 주의력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을 개선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Greenspan, 
1997a).

이러한 타이밍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적 자극과 신체
적 움직임을 동시에 제공하는 중재로 상호작용식 메트
로놈(Interactive Metronome; IM) 프로그램이 적용된
다. Greenspan(1992)에 의해 개발된 특허 기술인 IM은 
원활한 중추신경계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뇌
병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활동 능력이 저하된 특정 
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Nam et al., 
2020). 음악용 메트로놈을 PC 기반으로 만든 상호작
용식 반복 리듬감 훈련인 IM은 대상자가 컴퓨터에서 
들리는 박자에 맞추어 약속된 동작을 수행하며, 모니
터를 통해 시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또한 피드백에 
의해 스스로 반응을 조절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며, 내
부적 타이밍에 의해 운동 수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Buhusi & Meck, 2005; Lewis & Miall, 2006; Mauk 
& Buonomano, 2004). 이는 리드미컬한 운동과 함께 
청각적인 집중력이 요구되며, 메트로놈의 규칙적인 소
리를 통해 팔,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과정으로 정신
적인 자극이 포함된 신체적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Greenspan, 1997b).
Koomar 등(2001)은 IM이 내적 리듬 감각을 기반으

로 조직화와 순서화를 통해 운동을 계획하는 과정이라
고 정의하였다. 타이밍에 대한 정확성은 일상에서 일어
나는 움직임과 사고 과정의 순서화에 기반이 될 수 있
고, 뇌신경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Taub et al., 2007). 또한 Namgung 등(2015)의 연
구에서는 IM과 같은 타이밍 훈련은 신경감각원리 및 
신경운동원리를 바탕으로 두뇌의 정보처리기능을 향
상시킬 수 있고, 신경시스템의 속도와 용량을 증가시켜 
충동성과 과잉행동을 감소시키고 운동 계획 능력과 집
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Debaere 등(2001)은 IM 훈련 제공 이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일차신경운동피질, 전운동피질, 
소뇌 등의 활성화를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타
이밍 감각의 저하가 있는 경우 운동 계획, 운동 순서, 
집중력, 사고력,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중추신경계 운
동과 인지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sper et al., 2009).

단일대상연구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찰이 가
능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연구의 초기 준비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한 개인이나 질병에 대해 
집중적이고 세밀한 중재의 제공으로 연구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다. 
또한 일관적인 반복 측정을 통해 반복적인 중재 효과
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독특한 사례이거나 
특수한 경우 혹은 단일대상의 사례가 대다수를 대표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Byiers et al., 
2012; Choi et al., 2012). 이에 재활치료를 직접 수행
하는 임상 환경이나 교육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여
(Park et al., 2005) 최근 작업치료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연구 설계 방법이다(Choi et al., 2012). 
이러한 이유로 IM 관련 연구들도 단일대상연구 설계를 
적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일대상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무작
위대조(Randomized Controlled Trial)의 임상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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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대상자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의 기준을 준수하여 연
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Choi et 
al., 2012; Logan et al., 2008). 따라서 단일대상연구 
설계를 적용한 국내 IM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
고 관련 연구들의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는 것은 근
거기반실행을 위해 중요하다.

IM 중재는 아동과 성인의 운동 능력, 인지기능과 의
사소통을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ll et al., 2011; 
Johansson et al., 2012). 국내의 경우 Park 등(2018)에 
의해 IM 중재에 대해 OTPF-Ⅲ(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Ⅲ)를 기반으로 체계적 고찰이 진
행된 바 있으나 문헌 검색과 자료 수집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문헌별 질적 평가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IM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고찰
(Nam et al., 2020)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중재연구로써 
IM이 훈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이나 
소수로 구성된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설계 
방법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
적 및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중재 설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Lee et al., 2000), IM 중재
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시행된 국내 단일대상연구 설계
를 중심으로 아동 및 성인 환자에게 적용한 IM 중재 
문헌의 질적 수준과 연구 특성을 확인하고, 근거기반을 
위한 작업치료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문헌 검색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문헌 검색 및 자료 수집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학술논문검색서비스(e-article)의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문헌 검색은 201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IM 중
재를 적용한 단일대상연구를 검색하였고, 한국어 검색
어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식 메트로놈’ OR ‘Interactive 
Metronome’ AND ‘단일대상연구’ OR ‘단일사례연구’ 
OR ‘개별대상연구’로 검색하였다. 해당 검색어를 통해 
1차 검색 시행 후 문헌의 초록과 본문 확인 과정을 거쳐 
목적에 맞는 문헌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검색
어를 사용하여 1차 검색을 시행한 후 본문 확인 등을 
통한 2차 검색을 하였으며, 1차 및 2차 검색을 수행한 
후 분석대상에 선정된 최종 논문은 총 11편이었다
(Figure 1).

본 연구의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상호작용식 메트로놈 중재 연구
(2) 단일대상연구
(3) 원문이 제공되는 연구
(4) 국내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2) 배제 기준
(1) 학위 논문 
(2) 학술대회 발표 자료 및 연구 보고서
(3) 고찰 연구 및 단행본

2. 분석 방법

분석 대상 문헌은 연구 내용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방
법의 질적 수준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분석 문헌의 일반적 특성
분석 문헌의 일반적 특성으로 출판년도, 독립변

인(independent variable), 종속변인(dependent 
variable), 연구 설계 방법, 연구 대상, 중재 회기와 중
재 시간, 측정 평가도구, 중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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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RISS
(n = 362)

e-article
(n = 118)

KISS
(n = 104)

Screening result
(n = 584) Abstract excluded

(n = 549)

· Not matched purpose (n = 496)
· Duplicated (n = 53)

Screening

Abstract reviewed based on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n = 35)

Eligibility

Full text articles assessed
(n = 11)

Full text excluded
(n = 24)

· Not matched study design (n = 15)
  - Comparison between group 
     (n = 6)
  - Case report (n = 2)
  - Reliability & Validity (n = 3)
  - Review article (n = 3)
  -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n = 1)
· Duplicated (n = 9)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11)Included Studies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
(n = 11)

Figure 1. Flow Diagram for Literacture Search and Study Inclusion

2) 분석 문헌의 질적 수준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Logan 등

(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질적 지표는 5개 영역으로 총 14문항이며, 세부 영
역으로는 대상자와 환경에 대한 기술, 독립변인, 종속
변인, 설계, 분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이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을 부여하고, 
5번, 8번 문항은 두 영역과 관련된 질문이므로 각각 .5
점씩 부여되어 총점은 14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11~14점은 높은 수준, 7~10점은 중간 수준, 7점 미만은 
낮은 수준으로 해석한다(Logan et al., 2008).

3. 신뢰도

선정된 문헌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전에 연구자
들은 질적 지표의 내용과 채점 기준을 확인 및 공유
하였으며, 대상 문헌 분석의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Meta-analysis) 연구를 다수 진행한 작업치료학과 교
수 1인과 박사과정 학생 1인이 시행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문헌 중 3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
치도 확인을 하였으며, 일치도가 85%에 도달하도록 신
뢰도 측정 과정(Odom et al., 2003)을 거친 후 각각의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일치한 항목 수와 일치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12. No. 1. 2023. 11

하지 않은 항목 수의 합을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
로 계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연구자 간 신뢰도는 
100%였다.

Ⅲ. 연구 결과

1. 분석 문헌의 일반적 특성

1) 분석 문헌의 연도별 특성
201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2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IM 중재 연구 중 단일대상연구 설계 문헌은 총 
11편이었다. 본 연구의 선정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문헌
이 총 15편이었으며, 배제된 문헌의 종류로 그룹 간 비
교 연구(6편), 사례보고(2편),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3
편), 고찰(3편), 후향적 연구(1편)이었다(Figure 1). 연도
별로는 2012년에 1편, 2013년 2편, 2015년 1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2편, 2020년 1편, 2021년 1편
이 발간되어 매년 지속적 1~2편의 연구가 게재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분석 논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단일대상연구 설계 방법에 대한 특성 및 연구 대상
자의 특성

연구 설계는 ABA 설계가 9편으로 가장 많았고, AB 
설계가 2편이었다. 연구의 대상자 수는 1명인 연구가 
7편, 2명인 연구 1편, 3명인 연구 3편이었다. 총 회기는 
11회기에서 30회기였고, 중재 회기는 8회기에서 15회
기였다. 중재 시간은 30분에서 60분으로 매우 다양하
게 적용되었고, 연구 기간은 최소 3주에서 최대 11주였
으나 분석된 문헌 1편에서는 연구 기간을 별도로 명시
하지 않았다. 또한 IM 중재가 제공된 장소의 경우 아동
발달센터 및 연구소 4편, 재활 및 요양병원 2편, 노인요
양시설 1편, 가정에서 진행된 경우가 2편이었으며, 별
도로 중재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문헌이 2편이었다
(Table 1).

3)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는 치매 환자가 1편, 뇌성마비 1편, 지적

장애 2편, 노인 및 파킨슨병 1편, ADHD 3편, 자폐스펙
트럼장애 1편, 실행장애 1편, 초등학생 1편이었고, 아동
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8편,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3편이었다(Table 1).

4) 분석 문헌의 종속 변인에 따른 특성
종속 변인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포함

하여 기억력,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양측 협응, 균형, 
상지 기능, 타이밍, 낙상 효능감, 충동 조절, 자세 조절, 
글씨쓰기 기술, 읽기 유창성이었으며, 24개의 관련 평
가를 통해 반복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분석된 문헌
의 주된 종속변인은 집중력이 가장 많은 비중(45.4%)을 
차지하였으나 균형, 양측 협응, 타이밍 등 여러 변인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였고, 중재 결과는 모든 문헌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1개의 문헌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은 총 26개였으며, 1개의 평가도구를 
사용한 1편의 문헌을 제외한 10개의 문헌들은 2개에서 
5개의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평가도구는 2개 이
상 사용하는 문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Interactive Metronome Short Form Test(IM-SFT)
는 6개(54.5%)의 문헌에서 사용되어 가장 높은 빈도수
를 보였다. IM 중재를 통해 하나의 종속변인만 확인한 
연구는 3편이었으며, 8편의 연구에서는 최소 2개 이상
의 종속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의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2. 분석 문헌의 질적 수준

1) 질적 수준 분석 결과
선정 문헌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총 11편 중 

높은 수준의 문헌이 8편(72,7%)이었으며, 중간 수준의 
문헌이 3편(27.3%)이었고, 낮은 수준의 문헌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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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rea Contents n (%)

Assessment tool

Interactive Metronome Short Form Test (IM-SFT) 6 (54.5)
Interactive Metronome Long Form Test (IM-LFT) 2 (10)

Computerized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CNT) 2 (10)
Attention activity 1 (9.1)

Abbreviated Conners Parent Rating Scale-Revised 1 (9.1)
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Reading (BASA: R) 1 (9.1)

Bruininks 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BOT) 1 (9.1)
Bruininks 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2 (BOT-2) 1 (9.1)

Clinical observation 1(9.1)
Clinical Observation of Motor and Postural Skills (COMPS) 1 (9.1)

Consentration task 1 (9.1)
Digit span test 1 (9.1)

Electroencephalography (EEG) 1 (9.1)
Evaluation of Social Interaction (ESI) 1 (9.1)

Fullerton Advanced Balance Scale (FAB) 1 (9.1)
Four Step Square Test (FSST) 1 (9.1)

Grooved pegboard test 1 (9.1)
Hand writing legibility and speed 1 (9.1)

Korean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 (K-ABC) 1 (9.1)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1 (9.1)

Korean Fall Efficacy Scale (K-FES) 1 (9.1)
Loe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Geriatric (LOTCA-G) 1 (9.1)

Purdue pegboard test 1 (9.1)
Self-Control Rating Scale (SCRS) 1 (9.1)

Short Sensory Profile (SSP) 1 (9.1)
Word span test 1 (9.1)

Dependent variable

Attention 5 (45.4)
Balance 3 (27.3)

Bilateral coordination 2 (18.2)
Timing 2 (18.2)

Attenrion activity 1 (9.1)
Cognitive function 1 (9.1)

Hand writing performance 1 (9.1)
Impulsivity control 1 (9.1)
Inattention activity 1 (9.1)

Memory 1 (9.1)
Postural control 1 (9.1)
Reading fluency 1 (9.1)

Short term memory 1 (9.1)
Social interaction skill 1 (9.1)

Upper extremity function 1 (9.1)

Table 2. The Dependent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Analyzed Studies                                        (N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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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Details 1 2 3 4 5 6 7 8 9 10 11 n (%)

Description of 
participants and settings Sufficient description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Independent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Operational definition of
intervention condition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Dependent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of
dependent variable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Interrater or intrarater
reliability of the dependent

measures
1 0 0 0 0 0 0 1 0 0 0 2 (18.2)

Unaware of the phase 0 0 0 0 0 0 0 0 0 0 0 0 (0)

Stability of the data
demonstrated in baseline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Design

Clear and correct statement
of SSRD type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Adequate number of
data points in each phase 0 1 0 1 0 0 0 0 1 0 0 3 (27.3)

Intervention replicated across 
three or more subjects 0 1 0 0 1 0 0 0 0 0 1 3 (27.3)

Analysis

Appropriate visual analysis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Visual analysis follow
standard conventions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Tests of statistical analysis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All criteria met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1 1 1 1 1 1 1 1 1 1 1 11 (100)

Total 11 12 10 11 11 10 11 11 12 10 11

Level of quality H H M H H M H H H M H

Level of quality

H = High; L = Low; M = Moderate; SSRD = 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Table 3. Quality Level Analysis Results                                                                                          (N = 11)

2)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
세부 항목에 따른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환경에 대한 기술, 독립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중재 정
의,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 기초선 기간 동안 데이터 
안정화, 단일대상 연구의 설계 형태, 시각적 분석 및 
표준적 그래프 제시, 통계적 검정 보고, 통계 분석의 

준거 항목들은 11편의 연구에서 충실히 이행되었다. 하
지만 각각의 구간에서 적절한 수의 데이터 측정과 대상
자 수가 3명 이상인 항목을 충족한 연구는 3편(27.3%)
였고, 측정자간 혹은 측정자내 신뢰도의 경우 2편
(18.2%), 측정자의 블라인드 처리를 시행한 연구는 0편
(0%)으로 나타났다(Table 3).

Low (0~6)

Moderate (7~10)

High (11~14)

0 (0%)

3 (27.3%)

8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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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IM 훈련은 순서화된 운동계획 과정이 내적 리듬 감
각에 기초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리듬 타이밍 접근 
방법으로써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발생시키
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다(Chakraborty et al., 2017; Stein & Meredith, 1993). 
국내에서는 다양한 진단명의 아동과 성인 환자에게 IM
을 적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헌들의 질적 수준과 특성 분석은 근거기반 실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아동 및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IM 중재에 대한 단일
대상연구의 효과와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문헌의 질
적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2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단일대상연구를 살펴본 결과 IM 관련한 단일대
상연구는 1년에 1~2편이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문헌의 질적 수준은 높은 수준의 문헌이 
8편(72.7%), 중간 수준의 문헌 3편(27.3%)으로 조사되
어 IM 중재를 적용한 단일대상연구는 근거기반의 적용
을 위한 자료로써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작업
치료 관련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인한 고찰 
문헌에서 중간 수준의 문헌이 27편(87.1%)으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높은 수준이 2편(33.3%)으로 본 
연구와 대비했을 때 높은 수준의 문헌 비율이 낮게 나타
났다(Choi et al., 2012). 선행연구는 2012년까지 게재
된 단일대상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본 연구
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행된 단일대상연구를 
질적 분석함에 있어 이전 문헌에 비해 높은 수준의 단일
대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로 최근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지표의 중요성을 언
급하는 다수의 연구들(Choi et al., 2012; Kwag et al., 
2014)이 보고되고 있어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지표 기준
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질적 
지표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질적 지표의 세부적인 분석 결과 14개의 항목 중 연
구 대상자의 환경에 대한 기술, 독립변인의 조작적 정
의, 독립변인 조건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 기초선 기간 동안 데이터의 안정화, 단일대상연
구 설계 형태의 기술, 시각적 분석에 따른 수행 보고, 
그래프 제시, 통계적 검정, 통계 분석의 준거 부합의 
10개 항목에서는 모든 연구에서 100% 이행되었다. 
Choi 등(2012)에 의해 시행된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수
준 분석 연구의 경우 독립 변인 조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모든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었으며, 대상자의 환
경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독립 변인의 조작적 정의, 표
준 방법에 따른 그래프 제시는 96.8%의 문헌이 제시하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 정확한 적용 방법은 93.5%의 문헌이 
언급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립변인으로 11개의 문헌 모두 IM을 통한 중재가 
수행되었고, 연구 대상자는 아동 8편, 성인 3편이었다. 
Park 등(2018)에 의해 연구된 IM 중재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 성인 2편, 
노인 2편으로 아동에게 적용한 IM 중재 연구가 많았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am 등(2020)은 IM을 활용
한 국내 연구를 고찰한 결과 선정된 19편의 문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 대상 연구 1편, 성인 및 
노인 대상 연구가 7편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Choi 등(2012)의 연구 결과 단일
대상연구의 대상 중 51.7%가 아동으로 이는 연구에 영
향을 주는 변수와 변화가 매우 다양함에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 연구의 어려움으로 단일대상연구의 
비중이 높음을 시사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단명에 따른 분류로 ADHD가 3편으로 가
장 많았으며, 지적장애 2편, 자폐스펙트럼장애, 실행장
애, 뇌성마비, 초등학생, 치매, 노인 및 파킨슨병이 각각 
1편이었다. 그 중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아동
과 성인 환자에게 IM을 적용한 단일대상연구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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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2018)의 연구에서도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음을 보고하였
는데, 이는 ADHD의 특징으로 운동장애가 빈번하게 보
고되고 있으며, 특히 운동 계획 및 순서화 능력, 리듬감, 
타이밍 능력이 주의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IM 중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Barkley, 1997).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IM 중재는 반복적인 리듬감
과 정확한 타이밍 훈련을 통해 신경 시스템의 용량과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두뇌의 정보처리기능 향상을 
통해 ADHD의 주요 증상인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부주
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운동계획 능력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Namgung 
et al., 2015). 성인을 대상으로 IM을 적용한 경우 일반 
성인 및 골프 선수, 경증 치매, 성인 지적장애,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문헌의 대상자인 
치매, 지적장애,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자로 조사
되었으며(Park et al., 2018), 신경학적 질환 및 지역사
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문헌은 본 연구 결과와 
대상자가 일치하였지만 일반 성인 및 골프 선수와 같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은 본 체계적 고찰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국외에서 스포츠나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된 특성을 지닌 연구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는 반면, 국내에
서는 많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Nam 
et al., 2020). Lee 등(2022)의 연구에서는 운동기능 향
상을 목적으로 IM 중재를 적용한 집단 연구에 대한 18
개의 문헌을 토대로 체계적 고찰을 시행한 결과 골프선
수, 군인, 노인 등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다수
를 차지하였다. 18개의 문헌 중 실험군과 대조군을 분
류하여 진행한 연구가 13편이었으며, 단일 집단의 전·
후 비교를 한 문헌이 5편이었다(Lee et al., 2022). 신경
계 질환을 가진 성인의 경우 만성 뇌졸중 환자 3편, 외
상성 뇌손상 1편(Lee et al., 2022)으로 적용 대상 질환
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Lee 등(2022)의 연
구는 운동기능 변화의 측정을 목적으로 적용한 IM 중재
를 검색한 결과이며,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체계적 

문헌 고찰인 만큼 본 연구에서 조사된 문헌의 연구 대상
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IM 중재의 
국내 단일대상연구는 주로 아동과 관련된 질환을 대상
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성인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 결과와 질환의 범위가 다소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의 환자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입증할 필요
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속 변수에서 다수 
측정된 집중력, 균형, 양측 협응 등과 같은 단편적인 
요소를 넘어 대상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일상생활활
동의 수행능력의 측정 역시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종속변인의 확인 결과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문헌이 5편(4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M 중재가 내, 외부로
부터 발생하는 방해나 산만한 요소들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기억을 유지하고 주의 
조절 시스템(Attentional control system)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통해 집중력 향상을 위한 중재의 
방법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McGrew, 2013). 11
개의 문헌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은 총 26개였으며, 그 
중 Interactive Metronome Short Form Test(IM-SFT)
는 6개(54.5%)의 문헌에서 사용되어 가장 높은 빈도수
를 나타냈다. IM-SFT는 IM 중재 프로그램 내에서 반응 
속도와 운동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로써 별도
의 평가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IM 프로그램 내에 있는 IM-LFT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
고, 매회기의 평가 시 사용이 편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협응성 발달장애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IM-SFT를 비교한 결과 81%의 일치율을 보였
으며, Kappa 값이 .62(p < .0001)로 나타나 타이밍 기
능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Rosenblum & Regev, 2013) IM-SFT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문헌의 질적 수준을 확인해본 
결과 대상자 환경에 대한 기술, 독립변인과 독립변인의 
조건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 기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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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데이터의 안정화, 연구 설계 형태, 시각적 분석, 
그래프 제시, 통계적 검정 및 통계적 분석의 10개 항목
에서는 모든 연구에서 100% 이행되었다. 하지만 측정
자 간 혹은 측정자 내 신뢰도 2편(18.2%), 중재 블라인드 
0편(0%), 구간별 데이터의 적절한 수가 확보된 문헌은 
3편(27.3%)이었으며, 대상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3편(27.3%)으로 낮은 수준의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적 지표의 항목 중 측정자 간 신뢰도는 평가나 관
찰 과정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속변인의 변화
가 중재를 통해 나타난 것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로 여겨진다(Yang, 2015).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문헌들의 측정자 간 또는 측정자 내 신뢰도의 평가는 
2편(18.2%)에서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 등(2012)의 연구에서 분석된 전체의 문
헌 중 약 20% 정도로 이행률이 낮음을 보고하였으며, 
Sim(2018)의 연구에서도 1편(4.2%)으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작업치료 분야의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를 
통한 측정보다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종속변
인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측정자 간 신뢰도 
항목을 생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Choi et al., 2012). 
하지만 측정자 간 신뢰도는 향후 단일대상연구의 신뢰
도와 임상적 적용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항목
으로 판단되며, 표준화된 평가도구 일지라도 연구 내에
서 적용된 평가도구의 신뢰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을 고려하여 측정자 간 신뢰도 및 측정자 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기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재 블라인드의 경우 연구 편향(Bias)을 줄일 수 있
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문헌에서 중재 블라인드는 시행되지 않았다. 중재
자가 단일대상연구 과정의 어떤 구간인지 모르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중재가 대부분 치료 형태로 적용됨
에 따라 측정자로부터 기초선 회기인지 치료 회기인지
를 모르게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임상
에서 실현되기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일 수 있다(Choi 
et al., 2012).

단일대상연구에 적용된 설계를 확인한 결과 AB 2편
(18.2%), ABA 9편(81.8%)로 ABA 설계가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일대상연구에서 ABA 설계
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Choi et al., 2012; Sim, 2018). 대다
수의 문헌에서 ABA와 같은 반전설계를 사용한 이유로 
중재 후 기초선을 다시 적용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용이하며(Sim, 2018), 효과
성 및 지속성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Byiers et al., 2012). 반면 AB 설계는 변인간의 기능적 
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연구 결과보다 확대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Sim, 2018) 설계의 빈도가 다소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의 안정화는 변화가 없거나 중재 후 예상되는 
방향과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문헌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지만 각각의 구간에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데이
터 수가 확보된 문헌은 3편(27.3%)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선행 연구에서 각각 21편(67.7%), 17편(70.8%)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Choi et al., 2012; Sim, 2018). 
데이터 안정화는 기초선 단계에서 중재를 시작하기 전
에 대상자 초기 평가 결과의 안정화를 확인하는 구간이
다. 만일 안정화 경향이 빠르다면 최소 3회기 정도의 
자료를 통해 중재의 시작이 가능할 수 있지만 10회기 
이상의 많은 측정 회기를 측정할수록 안정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Backman et al., 1997; 
Byiers et al., 2012). 이에 추후 진행될 단일대상연구의 
경우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엄격하게 설계된 구간별 데이
터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각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1명인 경우가 7편
(63.6%), 2명 1편(9.1%), 3명 3편(27.3%)이었다. 또한 질
적 수준 평가 지표는 최소한 3명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
하여 중재 효과에 대한 반복 측정을 권고하지만, 문헌의 
질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를 충족하는 문헌은 3편에 
불과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Kwag 등(2014)의 연구에서
는 1편(5.9%)으로 확인되었고, Sim(2018)의 연구에서는 
10편(41.7%)으로 이행율이 낮은 점에 공통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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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Jung과 Choi(2021)가 시행한 연구 또한 대상자 
수가 1명인 경우가 4편(66.7%)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
으며, 2명과 3명인 문헌이 각각 1편(16.7%)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각 회기마다 종속변인의 반복 측정
이 다소 까다롭고, 기초선 기간을 포함한 연구의 전반적
인 과정이 길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Jung & Choi, 
2021). 하지만 단일대상연구의 경우 집단 연구에 비해 
대상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험 설계의 변형이 가능
한 장점을 통해 최소 3명 이상의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 분석은 단일대상연구에서 개
인에 대한 임상적 유의미함을 강조하고 결과를 해석하
는 일반적인 절차이며(Kazdin, 1982), 본 연구 결과 분
석 문헌 11편(100%) 모두 시각적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었다. Choi 등(2012)의 연구에서 시각적 분석의 수행
률은 9편(29%)이었으며, Kwag 등(2014)의 연구는 14편
(82.4%), Sim(2018) 연구는 23편(95.8%)으로 적절한 시
각적 분석을 이행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im, 2018). 이처럼 단일대상연구의 결과를 판단
함에 있어 시각적 분석이 주요한 방법임을 고려하면 
시각적 분석 방법의 적절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Choi et al., 2012). 또한 그래프의 표준적 제시 
방법, 통계적 검정의 보고, 통계 분석의 준거 부합 여부
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항목은 선
행연구(Choi et al., 2012)에서부터 잘 이행되어왔던 항
목으로 단일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동 및 성인 환자에게 IM 중재를 적용한 
국내 단일대상연구의 질적 수준과 특성을 확인하였으
며, 국외 문헌 및 목적이 상이한 설계를 적용한 문헌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문헌을 함께 체계적 고찰하여 보다 포괄적인 
대상자를 분석하고, 연구의 특성과 수준을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낮은 수준의 문
헌은 없었으며,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문헌들이었으
므로 근거기반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단일대상연구를 실행할 경우 측정자 간 또는 측정
자 내 신뢰도 평가, 중재 블라인드 적용, 3인 이상의 
대상자를 통한 반복 중재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선정된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비중첩도(Percentage of Nonoverapping 
Data; PND)를 통해 각 문헌의 효과 크기 분석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IM 중재 연구의 질적 수준과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지난 12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단일
대상연구 설계 문헌의 내용을 확인하고, 질적 평가 기준
에 따른 분석을 통해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자 체계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총 11편의 문헌 모두 중
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거기반실행을 위한 
적절한 연구로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재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뢰
도 평가와 블라인드 적용, 3인 이상의 대상자를 통한 
반복 중재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헌들이 다수인 
만큼 향후 단일대상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높은 수준의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의 환자들에게 중재
의 적용을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속변인에서 다수 측정된 집중력, 균형 등과 같은 
단편적인 요소를 넘어 대상자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3개의 문헌 검색 사이트만을 
활용하였다는 점과 검색 용어를 ‘상호작용식 메트로놈’, 
‘Interactive Metronome’, ‘단일대상연구’, ‘단일사례연
구’, ‘개별대상연구’에 한정하여 본 연구와 관련이 있음
에도 검색어 불일치로 빠진 문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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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최근 12년 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IM 중재와 
관련한 단일대상연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외의 
단일대상연구 동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임상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과학적 연구방법인 단
일대상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각 연구의 특성과 질적 
수준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IM 중재가 보다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근거중심에 입각한 설계의 연구가 지속적으
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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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Review on Intervention of Interactive Metronome:
Focus on 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in Korean Academic Journals

Son, Yeong Soo*, M.S., O.T., Choi, Yoo Im** Ph.D., O.T.
*Brain Rehabilitation Geriatric Hospital, Occupational Therapist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Studen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research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single-subject 
literature among domestic studies that applied interactive metronome (IM) intervention.

Methods : Regarding literature search, 11 single-subject studies using IM were selected from an online 
database from January 2011 to June 2022. Moreove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the research method were analyzed.

Results :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analyzed literature was above the moderate level. However, 
intervention blindness and reliability showed low compliance. The ABA design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methods. Most of the study participants ha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ttention, balance, bilateral coordination, and timing were check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IM-SFT was used most frequently as an evaluation method. The mediation session 
applied more than 8–10 interventions for 3–11 weeks. The intervention results in all studies 
indicated functional improvement after intervention.

Conclusion : It might be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IM interventions to diverse diseas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effect on the participants’ quality of life and changes 
in daily life along with dependent variables such as attention and balance

Keywords : Interactive Metronome, Single subject research, Systematic review, Quality 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