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서 론론

아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기술적 연구, 상관연구, 실

험 연구로 나누어 볼 때 기술적 연구에는 관찰, 표본조사,

인터뷰(면담), 표준화된 검사, 사례연구 등을 포함한다

(Lewis, 1982). 이중표본조사와사례연구는일반적으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나, 관찰, 인터뷰, 표준화된 검

사들은 임상에서 내담자를 평가 및 사정하는 과정에 의례

적으로사용하고있다.  

관찰은 대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일상적 활동과 연구에도 관찰을 기본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드러나확인할수있는행동을명

확히 기술하고, 행동의 차이를 기록할 수 있는 적합한 관

찰방법과 기록방법을 정하여 적용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아동들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좋은

도구가될것이다(곽금주, 정윤경, 김민화, 2010)

관찰을위해사전에준비해야할사항들이있다. 유용하

고 과학적인 평가 절차가 되기 위해서 행동관찰은 목표,

관심, 수집된 자료의 한계, 표준화된 기록법, 효율적인 신

뢰도, 적당한 타당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곽금주,

2002).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원활하게 관찰을 수행하려

면 아동과의 첫 대면에서부터 유의사항들을 고려하여 아

동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ewis, 1982; Stewart, 2010). 관찰자는관찰내용을행

동의 해석이나 추론의 형태로 바꾸어 인식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김 근 등, 2007). 관찰한 행동을 사실적으

로기술하고, 여러정보들을비교분석하여종합적인임상

적추론이가능해지는것이다. 

아동 작업치료사로서 감각통합 치료접근을 적용할 때

치료자는아동의다양한병리적행동을관찰해야한다. 초

기평가에서 자유놀이 관찰을 병행하기는 하지만 증상을

유발하는 실험적 조건을 검사상황으로 만들고 그에 대한

아동의반응을살핌으로써감각통합적으로부적절한부적

응 반응의 유무를 관찰해야 한다(Bundy 등, 2002). 감각

통합의상태에대한몇가지임상적관찰법들은각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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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또는 검사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경향을 제시하거

나 양극단 사이의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이는지

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사전에 정의된

특정 상황이나 행동에 따라 행동반응을 구체적으로 분류

하여 수량화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행동의 경중에 대한 비

교를 가능하게 하므로 관찰법이 반드시 질적 연구만을 목

표로하는것이아님을제시하는것이다.

감각통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할 경우 표준화된 관찰목

록들을 이용해 내담자의 행동이 검사기준에 제시된 행동

반응 중 어디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정 훈련을

거쳐가능한일이다. 관찰한행동들을진단범주에따라명

확하게분류할수있도록연습을해야할것이다(Cicchetti

& Cohen, 1995). 반면 내담자가 뚜렷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채로 감각통합문제에 근원을 둔 감정적인 어려움

을겪거나, 이것이행동화되어문제행동으로나타나는경

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종류의 관찰을 해야 한다. 보

다일반적이고전반적인행동에관한관찰을해야할상황

이다(Ayres, 1985; Bundy, Lane, & Murray, 2002).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관찰법의유형과그특징및기

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치료자가 내담자의 행동특성에

적합한 관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관찰능력을 발달시키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논제를 가능한 한 수렴하기 위

하여 아동평가의 관찰 중 감각통합장애를 주요 대상으로

언급하 다.

Ⅱ.  본본 론론

1. 관찰의중요성

관찰은특이반응이나현상을평가하기위한면담을진

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다. 향후 내담자를 이해

하기 위한 임상 추론의 과정에서 관찰 정보들을 이용하므

로평가과정을익힐때매우중요한부분이다. 관찰결과는

장애가우려되는내담자의병리나환경요소등진단조건

을 고려 할 때 관찰 당시 나타나는 행동이나 반응이 어떤

문제와 관련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관

찰은 관찰자 개인의 심리적 준비상태에 향을 받으므로,

관찰과정에서상황에집중하여경험한사실만을관찰하고

경청하면 편견과 선입견은 줄일 수 있다(Hemphill,

1986). 이를위해관찰대상에대한사전지식이필요하다.

일반적인 아동의 반응과 병리적 반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병리적인반응의경우어떤문제와관련된행동관찰

인지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관찰된 행동의 양적 또는 질

적 특성을 측정하여 정상과 병리의 구분은 물론 심각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Stewart, 2010). 감각통합장애

나 정신적인 병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때, 내담자의 행

동자체를설명해주는의학적조사가불가능한경우가많

다. 이러한 경우 행동에 대한 체계적 관찰을 통해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구성하고 치료를 위한 임상추론을 전개하

며,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한 행동지표를 통

해관찰함으로써호전여부를측정하기도한다. 아동에대

한 작업치료에서 감각통합장애는 신체적 측면은 물론 정

서적, 사회적 향까지전반적으로상호관련성을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감각처리 문제는 많은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Ayres, 1980). 따라서아동의행동과수행양상을관

찰함으로써추정가능하다(Dunn, 2002). 

2. 관찰을위한준비

1) 관찰의단계

Mosey(1973)는 평가과정에 관찰을 활용하는 것에 대

하여 관찰(observation), 해석(interpretation), 확인

(validation)의 3단계로 설명하 다. 관찰은 내담자의 수

행을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기술하는 것이다. 해석은 관

찰된 정보를 이용하여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추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인단계에서 관찰자는 해석한

정보를 내담자나 내담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함

으로써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Mosey, 1973). 관찰해야 할 행동지표와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동특성에 따라 관찰과 기록방법을 계획한 후

평가상황과 환경요소를 확인하고 정보의 수집에 들어간

다. 이후관찰한행동정보를해석한다. 

2) 관찰의유의사항

관찰은 계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사전준비사항에

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채점지침까지도 확

인한다.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편견이나

관찰자의의견이작용하지않도록한다. 특정행동이발생

한 상황의 조건과 행동변화의 추이도 함께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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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순, 2007)

아동에 대한 관찰평가를 위해 실제적으로 고려할 것은

아동이 관찰에 의해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관찰자의 존재와 관찰행위가 최대한 아동의 행동

에 향을 주지 않도록 여러 차례 사전 모임을 가지고 익

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실제 관찰 시점에서 아동이 자신의

활동에몰두할수있도록한다. 

관찰하고자하는내용은가시적으로빈번하게발생해야

관찰이 용이하며,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관찰자를두어함께같은상황을관찰한후관찰자

간의관찰결과상일치정도를알아보는방식을취한다.

3. 관찰법

‘관찰법’이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을 기술 또는

기록함으로써 특정현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말한다(김정환, 2005). 관찰법을이용하면아동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대인관계나

행동양식을 관찰하기 쉬우므로, 아동의 행동에 대해 부모

나 교사가 관찰하도록 하여 일상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상황과 자연스런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고, 다른방식으로평가하기어려울정도로어리거나발

달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평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김

동일, 2006).

관찰은 관찰을 실행하는 상황과 인위성에 따라 자연관

찰과 유사관찰로 구분하며 유사관찰을 실험관찰 또는 임

상관찰이라 한다(곽금주, 2002). 또한 Sattler(1992)의

분류에준하여자연관찰(naturalistic observation), 유사관

찰(analogue observation), 자기관찰(self-monitoring),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로 나눌 수 있다(곽금

주, 2002; Sattler, 1992). 자연관찰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자연스런 관찰을 시행하는 것이다. 관찰자가 아동의 행동

에대해추정하는것이아니라객관적으로경험할수있는

정보만 모아야 한다(Wolery, 1988). 관찰하고자 했던 행

동이 해당 시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통

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전체 연구비용은 효율적

이지 않지만,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

다. 유사관찰은 관찰하고자 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

어 제시하므로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반응을 이끌어내기

쉬워 평가 진행상 효율적이지만, 조작된 상황이므로 자연

적인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자기관찰법은 관찰해야 할 다양한 종류의 행동들에 대하

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반응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형식인

데, 매번 평가상황을 인식하게 되므로 왜곡된 행동반응을

보이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참여관찰법은 관찰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함께 지내는 사람이 관찰을 시행하는 방법으

로아동의경우집에서는부모, 학교에서는선생님이주로

관찰을 하는 것이다. 경제적이나 관찰자를 별도로 교육해

야 하는 문제가 있다. 참여관찰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

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일상을 관찰하기 위해 직접 병원에 입원하거나

(Rosenhan, 1973), 관찰자가 관찰대상자의 가정이나 생

활공간에입주하여관찰하는경우들이다. 

작업치료관점에서는일반적인관찰(general observation),

특정수행기능에 대한 관찰(observation of specified

performance), 지정된과제수행에대한관찰(set task)이

소개되고 있다(Creek & Lougher, 2008). 작업치료사가

행하는 일반적 관찰은 정신의학적 관찰이나 임상심리 분

야의 주요관찰 내용과 유사하다. 의도적으로 다양한 상황

하에서 내담자의 능력과 결손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실제생활환경에서는치료실과다르게수행하는경우들이

종종 있으므로 가정방문 관찰을 하기도 한다. 체크리스트

를 이용하며 관찰을 한다면 추가정보를 별도 기록하는 번

거로움이있기는하나혼란스럽지않게관찰을진행할수

있으므로 관찰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관성을 줄이는데 도

움이 된다. 외모(신체, 자세, 표정, 습관, 보행, 위생상태),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행동요소, 말의 내용과 형태. 다른

상황과시간대의활력수준과수행패턴, 상호소통, 협력의

지, 주도성, 상호작용기술 등을 관찰한다. 관찰 대상자가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들이종합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Creek & Lougher,

2008). 특정수행에 대한 관찰은 관찰할 내용에 대해 주목

하며기타활동들은놔두는형태이다. 행동중심의관찰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관찰의 대상행동, 방법, 시행, 기록,

분석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과제수행에 대한 관찰

은특정기능 역을알아보고자할때유용하다. 해당기능

을 측정하기 위해 특별한 과제를 제시하여 수행하도록 한

후 행동지표를 관찰하는 것으로, 평가자는 관찰하려는 특

정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수준을 알고 있어야 비교분석이

가능하다(Creek & Lougher, 2008; Pitts, 2005). 운동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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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술평가(Assessment of Motor and Process Skills:

AMPS)나 알렌인지수준검사(Allen Cognitive Level

test)등의수행관찰방식이해당된다(Fisher, 2006).

위에서언급한내용보다단순한형태로분류하는연구

도있다. 권대훈(2005)은관찰절차의구조화정도에따라

자연적 관찰과 체계적(조직적) 관찰로 분류하 다. 자연

적관찰은자연그대로의상태에서수시로기회가있을때

마다 관찰하는 것이고, 체계적 관찰은 사전에 관찰대상,

목적과 방법을 계획해 그에 따라 관찰하는 것이다. 이 경

우 대상자가 관찰자의 기록행위에 대해 편안히 느끼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게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을 기록하라고 하 다. 그동안 대상자와 이야기는 제한된

다. 연습을 통해 관찰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하 다. 또한 작업치료사

Pitts(2005)는 Dunn(1998)의 상황적 관찰 중심의 평가

(contextual observation-based assessment) 개념에 추

가하여 비상황적 관찰 중심의 평가(noncontextual

observation-based assessment)를 다룸으로써 작업치

료적 관찰평가를 두 가지로 분류하 다. 상황적 관찰중심

평가는 대상자가 실제로 관계하고 있는 작업상황에서 관

찰을실행할수있게고안한것이다. 이것은임상기관에서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만, 환경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특정과제 수행을 이용하거

나모의환경(simualtion environment)에서시행하는비상

황적관찰중심평가보다더선호되고있다.

4. 관찰기록

관찰의기록방법으로는이야기(서술/일화)기록(narrative

recording), 간격(시간)기록(interval recording), 사건(사

상)기록(event recording), 평정(평가)기록((ratings

recording) 등을활용할수있다(김정환, 2005; 박경과최

순 , 2002; Creek & Lougher, 2008). 전반적인 관찰 과

정에서 필요 시 비디오나 녹음 분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관찰계획 단계에서 관찰행동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기

록방법을 선정해야 해당 관찰내용을 타당하게 정리하여

기록할수있다. 문헌에소개된각각의관찰기록방법에대

하여아래에간단히정리하 다(곽금주, 2002; 김동일, 이

대식, 신종호, 2006; 김정환, 2005; 박경과 최순 , 2002;

박도순, 2007).

이야기기록은정확한관찰을위해관찰한바를그대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행동 등을 상세하게

적는다. 개별적 행동의 특성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본격적인 측정을 할 때 도움이 된

다. 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타당도의 위험성이 있

으며 관찰내용이 전적으로 관찰자의 주관에 의해 조절된

다는점이장점인동시에단점으로도작용할수있다. 

간격기록은 관찰하기로 한 목표행동을 관찰하되 일정

시간간격을두고관찰하는데, 단위시간마다일정관찰시

간 동안 특정행동에 집중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므로 발생

빈도가 중등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거나 행동의 시작과

끝이 모호한 경우 등 거의 대부분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

는 방법이다. 행동의 전체 양상이나 인과관계를 포괄적으

로알수없는것이단점이다. 

사건기록은 관찰기간 동안 관찰해야 하는 목표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매번 발생 시 마다

행동의 지속시간과 강도를 적어두어 전체적으로 빈도가

산출되도록 한다. 발생빈도가 낮고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

며 행동의 시작과 끝이 명료한 경우에 적용하기 좋다. 반

대의특성을가진경우에대해서는적용하기어렵고, 오랫

동안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든가 발생한 행동들의 인과관

계에대한정보를얻기힘든것이단점이다. 

평정기록은 관찰한 행동을 그대로 기록하는 대신 행동

에 관해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한 척도를 제시하고 관찰자

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특정주제에 대

한 관찰자의 태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대부분 5점에서 7

점 척도(Likert scale)의 체크리스트 형태로 주어진다. 숫

자평정법, 도식평정법, 등위법 등이 있다(김민식, 2001;

박경과최순 , 2002).

5. 아동평가시주요관찰요소

감각통합상태에대해알아보는방법으로행동적반응의

관찰을 전적으로 이용한 검사로는‘감각프로파일(Sensory

Profile)’이 있다(Dunn, 2002). 감각프로파일의 개발과정에

적용된개념적모델은신경학적역치를신경원내지는신경

계가반응하는데필요한자극의양으로보았다. 거시적으로

설명하여역치가높다는것은역치에도달하여신경원을활

성화시키는데소요되는자극의양이매우많이필요하다는

것이다. 감각프로파일에서 관찰하는 행동들은 역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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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반응형태를의미하는것으로, 자신의신경학적역

치에대해수동적으로반응하는아동들은신경계가작동(반

응)하는대로놓아두는경향을가진것이고, 다른한편에는

역치에대해적극적으로반응하는형태인것이다. 이것은신

경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치를 다루는 행동방식들

이다(Dunn, 2002). 감각통합장애는감각조절, 판별, 자세조

절, 실행등의문제와관련되는데, 문제점들은융합적으로작

용하여 아동의 일상생활활동에 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치

료에의뢰되곤한다. 치료자는연령에적합한수준의놀이와

역할수행에대한아동의참여능력을행동관찰을통해알아

낸다. 치료자는적절하게지각하기위한감각처리능력과일

상적상호작용중시공간적요구에부응하도록하는실행능

력의차원에서아동의노력을행동적으로평가한다. 간혹관

련성이없을것같은행동문제가종합적으로다뤄지기도하

는데, 예를들면, 대소변조절의지연이나, 음식이아닌것을

계속입에물고있기, 불규칙적인수면패턴, 자발적인말하기

의 부족함 같은 것이다(Smith-Roley, Blanche, & Schaaf,

2001). 

감각통합장애아동들에대한평가과정중임상에서주로

접하는 협력분야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이다. 일반적

으로아동에대한정신과적관찰은관찰과자유놀이, 그리고

진단을 위한 구술적 면담을 통해 이뤄진다. 어떤 경우이던

아동의행동은항상과거에나타났던행동과관련하여계속

되는것이므로, 보통은치료자가의도한관찰목록에따라연

쇄적으로일어나지않는다(민성길,  2006; Lewis, 1982). 임

상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정신과적 병리 관찰을 위한 평가를

할때는외견상드러나는신체적특성, 신경학적징후, 양

상태, 불안, 주의집중, 보행등전체운동특성, 의복이나태도

등으로추정되는양육상태, 특이행동징후등을기본으로다

루며, 이외에도분리, 관계형성능력, 지남력, 중추신경계기

능, 언어기능, 지능, 기억, 사고과정, 환상이나 갈등의 암시,

정동, 대상관계, 방어기제, 판단및통찰력, 자존감, 적응능력

등을살핀다(Parritz & Troy, 2011). 임상심리학의관점에서

관찰법을이용하여아동의행동을평가할때기본적으로관

찰하는것은외양, 검사상황에대한적응도, 협조/열의/주의

집중의정도, 검사태도, 언어구사력, 사고패턴, 자발성및적

극성, 감정성향과 사교성, 반응유형, 실패나 성공시의 반응,

불안수준, 활력수준, 다른작업으로의전환시유연성, 문제해

결에 대한 접근방식, 충동에 대한 통제력, 대소근육 운동시

활동수준, 산만성등에대한것이다(곽금주, 2002)

전형적인감각통합장애아동들은일상생활과학습에방해

가되기도하는감각처리의문제를많이겪으며행동증상으

로드러낸다고알려져있다. 자녀의감각통합의문제로어려

움을경험하는부모들에대해감각통합에대한일반적인이

해를돕고자하는경우가시적인행동문제에관한공감을통

해접근하는것이용이하다. 그러므로감각통합에대해부모

집단에 공시하는 과정에서 감각통합장애는 보통 만지고 보

고듣고움직이고맛보고냄새맡는데대해과민하거나둔감

하다는점을언급한다. 또한결과적으로드러나는여러가지

행동양상들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주의집중과과제유지에문제를보이며매우주의

산만하고, 활동수준이낮거나높다. 변덕스럽거나철퇴된행

동을보이고, 부담스런상황에대해강하게반응한다. 충동적

이어서 자기조절이 부족하거나 안되기도 하고 부주의하다.

활동 또는 상황들 사이의 전환이 어렵고, 때로 경직되고 융

통성이 없다. 움직임이 서투르고 우둔하며 종종 발달 또는

학습지연의문제가있다. 집단상황에대해불편해하고, 사

회적또는정서적문제를가진다. 어리석거나미숙하게행동

하고, '바보스럽다'거나 '기묘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

다. 좌절감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아이들 보다 화

가오래가고강하게표현하며, 진정하기어렵고불안정해보

인다. 활동적으로주의환기된상태에서진정된휴식상태로,

또는 그 반대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감각통합치료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Ayres, 1985; Biel & Peske, 2005; Bundy, Lane, &

Murray, 2002). 

부모가이와같은아이의행동경향에대해공감하고아이

를의뢰할때, 치료자는일반적인관찰과감각통합기능을확

인하는다양한관찰법을이용해문제가되는부분에대한객

관적인 자료를 구성한다. 보호자의 아이에 대한 주 호소와

관련하여치료자가관찰한정보를분류및해석해야하므로,

객관적 관찰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개발한다면 평가결과

에대해종합적이고명확한판정을하는데에도움이될것

이다. 감각통합의특정행동반응에대한개괄적인관찰이후

작업치료 역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통합 문제의 향을 파

악하고자한다면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에서제시되는요소들을고려하여구조화된해석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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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찰능력에대한연구

관찰능력에 대한 연구는 학생의 관찰탐구능력을 대상

으로한교육분야연구에서활발히이뤄지고있다. 과학적

관찰에 대한 초보적인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초등과학탐구능력평가에대한연구에서는과학적관

찰요소를 계획, 감각, 질문, 측정, 유사점과 차이점, 변화,

의사소통 등 일곱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김찬종, 1999).

여기서‘계획’은 중요한 것을 누락하거나 과도하게 치우

쳐 반복 관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의미한

다. ‘감각’은 명확한 정보수집을 위해 적절한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것이고, ‘질문’은 호기심을 가지고 개방된 자세

로임하되경험한것과일치하지않는것에주의를기울여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측정’은정성적관찰을보완하기위해중요변

인을 정량화하는 요소이고, ‘유사점과 차이점’은 관찰대

상간비교되는내용을관찰하는것이다. ‘변화’는대상체

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 또는 그 체계를 신중하게

변형시켜 반응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며,

‘의사소통’은 관찰내용을 서술, 차트, 도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는것을의미한다. 

대학수학능력 평가요소 및 목표에서 정리된 관찰행동

요소는‘오감을 사용하여 사물의 성질이나 특성을 잘 파

악할 수 있다’, ‘사물의 정량적 특성을 관찰하여 기록할

수있다’, ‘관찰한내용을적절한언어로기술할수있다’,

‘사물의 정성적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다’, ‘필요

한 자료를 얻기 위한 적절한 관찰조건을 말할 수 있다’,

‘관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

다’, ‘관찰 한 후 속성과 특성에 따라 사건이나 사물을 순

서대로 배열 할 수 있다’들이다(우종옥, 이항오, 이경훈,

1991).

관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험결과 참가자의 관찰

정보 수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정량적 및 정성적 관찰능

력의 증진과 생각기록의 감소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는 결과가 있다(양은주, 2007). 문제행동 및 태도에 대한

평가 역과생활기록부등에적는이야기(일화)기록의방

식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한편, 체계적 평가 체제가 미흡

하다는문제점도지적되었다(정현 , 2010). 

Ⅲ.  결결 론론

훌륭한관찰자가되는법을배우는것은평생에걸쳐이

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김찬종, 1995). 관찰은 과학의

경험적 과정이지만, 항상 사전지식의 틀로부터 시작하여

가능해진다. 전문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관찰한

것인가에 따라 이후 유효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 폐기되기

도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평가와 치료에 관하여 함께 참

여하는치료자들은도구나특정방법을이용한표준화검사

를 실행하기에 앞서 관찰능력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질

적관리가되어야한다(Weaver, 1984). 

감각통합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치료접근을 하는 작업

치료사의 경우 자기표현이 서툰 아동, 지적 제한이 있는

경우, 평가와 치료에 대해 저항이 있는 경우, 정서적 조절

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건강 악화에 의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을흔히접하게된다. 내담자는자신의어려움을구

체적으로 호소하지 않거나 적절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Kielhofner, 2008). 의뢰과정에서 제시된 주요문

제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임상적 주요 증상

외에 작업치료 차원의 전인적인 건강회복을 안내하기 위

해서는 내담자가 호소하지 않되 주요 문제의 배경이 되는

기본조건들과2차적 향에대한관찰에유능해야한다. 

관찰을 비롯한 질적평가의 일반적인 특성은 개개인의

변화와발달과정을전체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종합적이

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수-

학습과정을개선하기위한것으로관찰을통한교육의결

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중시한다(김정환, 2005). 정신

장애에 대한 진단에서 전문분야 임상가들 또는 연구자들

사이의 일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방대한 연구를 통해 고

안된‘정신장애인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Ⅳ-

TR)’에서도이를단지진단을위한지침으로만삼을것과

함께 관련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지식과 전문적인 임상적

훈련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APA, 2000). 

작업치료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평정척도들이 개발되

어있다. 평가를실행하기에앞서평가를위한기초능력인

'관찰'에 대해 선임 치료사나 동료의 수퍼비전,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안내가이뤄진다면내담자의상태와행동

에 적합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중시하고 연습함으로써 보

다명확하고신뢰할만한작업치료평가및사정이될것이

5588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Vol. 9, No. 1, 2011



다. 관찰능력 증진에 관한 인접 분야의 입증된 방법들을

발판으로 하여 향후 관찰능력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연

습할수있는작업치료적방법과체계를마련하는것이바

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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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s of the Assessment Based on Observations 
Against the Child: Methods of Observation

Choi, Eun-Hee, M.S.,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b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functions of observations at the stage of child

assessment. We can use various methods of evaluation. It includes observation, interview, and standardized

tests. Most of occupational therapist using sensory integrative approach usually evaluate their clients based on

observations especially in the period of initial assessment. The accurate observa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ssessment. Here present some types of observation and the things we should

check in ordinary observing moments. It will be considerable aspect when we study how to improve

observation ability of the therapis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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