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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젠스 로 을 이용한 자기결정 경험의 증 가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

(자기결정 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용을 통하여)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self - determination experience on the behavior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by telepresenc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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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텔 젠스 로 을 이용한 자기결정 경험의 증 가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행동(참여, 

선택  선호표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방법은 2명의 연구 참여 아동이 오  자유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주 2회, 19회기 15분에서 40분씩 텔 즌스 로 과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실험설계는 

AB설계이다. 활동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해 오후의 자유놀이 시간과 작업시간을 이용

하여 이들의 행동을 찰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하 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빈도 찰기록법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놀이 시간에서의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참여도가 증가하 다. 둘째, 

작업시간에서의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선택하기  선호표 하기 행동이 증가하 다. 이 연구는 자폐 스펙

트럼 장애 아동의 텔 즌스 로  이용 활동을 통한 자기 결정 경험의 증가가 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선택 는 선호 행동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self - determination experience on 

the behavior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by telepresence robot. As for research method, the 

study used AB design, two selected children engaged in activities with a telepresence robot in free play time in 

the morning. The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19 sessions, twice a week, 15 to 40 minutes each.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activity on the child's behavior was observed using the behaviors of free play time and work 

time in the afternoon. All the process was recorded by a camera and then analyzed by frequency record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tion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 free 

play time increased. Second, choice-making or preference behavior of young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 were increased. This study suggests that increasing the self-determination experience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using telepresence robots increases their participation and increases their 

choice-making or preference behavior.

Keyword :  self-determination experience, young children, autism spectrum disorder, tele-presence 

robot,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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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특수교육 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자기결

정력 수   기술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요 수

단으로 강조되고 있어 이들의 자기결정력 증진을 

해 다양한 교육 재들을 시도하고 있다. 자기결정

은 개인과 환경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결정 경험에 노출되어 자

기결정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1]. 자기결정 증

진을 한 근은 교육 재로서의 자기결정 근 

외에 환경과 자기결정을 경험하는 시기 한 요

한 변수로 용되며, 자기결정의 습득 경로의 특성

상 교사나 가족, 래를 포함한 환경에 한 의존도

가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에 따라 자기결정 인 상

황을 유도하는 환경이 있는 반면, 자기결정 발달을 

해하는 환경이 있기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

이 자기결정임을 생각해본다면, 자기결정 기술이 

진될 수 있도록 “의미있고 반응 인”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은 요한 일이 된다[2]. 그러나 환경과의 상

호작용  사람과의 을 회피하고자 하는 특성

을 지닌 자폐유아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환경  탐

색을 통한 자기결정 습득 결함이 다른 장애유아에 

비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3]. 따라서, 자

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수동  특성을 보완할 수 있

는 극 인 환경탐색 매개체가 필요하며, 다양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매개체를 심으

로 매개체의 속성과 이들의 특성을 악하여 각 환

경에 따른 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제안에 

당 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유아가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더 극 이라는 연구결과와

사람보다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심을 더 표 한

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아동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아동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환경탐색의 

근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써의 공학기구의 필요

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4-6].

인간과 로 의 상호작용과 련한 학술자료에 따

르면, 로 이 자폐범주성 장애를 가진 아동의 치료

와 놀이 상 로서 효용성이 있는지에 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8]. 특히, 

인간과 차별화되는 호기심 유발 요소와 매력 인 

외형에 기인하여 로 이 자폐치료에 효과 인 도구

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 

재 연구가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다[5, 9]. ASD를 

가진 아동의 치료에 있어서 로 의 주요 역할은 아

동의 특성  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부분

과 치료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고 시기

한 응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듯 로 이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상호작용

에 요한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로

의 상호작용 단순성을 들 수 있다[10].

자폐범주성 장애유아는 측가능하고 단순하고 

안 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경

향이 있다[11]. 사람들은 사회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  비언어를 모두 사용하여 동시에 많은 정보

를 제공하지만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가장 큰 어

려움 의 하나는가 비언어 으로 나타내는 수많은 

사회  단서와 정보량이다. 로 의 상호작용 단순성

은 이들의 결함을 보완하기에 한 것이다. 둘째, 

로 은 도구이면서 동시에 주체일 수 있다[12]. 로

은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아

동에게 상호작용의 상이면서 상호작용을 진하

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로 이 다른 매개체와 구별

되는 특성은 로 의 상호작용성과 이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 국내 교육  연구 장에 투입되어 

상용되고 있는 로 의 경우 크기가 작아 아동이 

재자나 래로 인식하기보다는 장난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내에서 로 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제어기능이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로

에 한 신기성 감소와 같은 제한이 있었다[13, 

14]. 그러나 자폐범주성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유

아들의 교육 장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기능이 들어

간 로 보다는 필요한 기능만 탑재되어 즉각 이고 

일 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로 의 기능이 필요하

며, 텔 리젠스 로 은 이에 합한 로 이라고 

할 수 있다[15]. 텔 리젠스 로 은 아동의 재 

치를 악하고 이동하며 원격지 교사가 로 을 

통해 아동에게 상황에 합한 사회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반응을 즉각 으로 할 수 있으며 아동 스

스로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로  특히, 텔 리젠스 로 과 련한 자폐범주

성 장애유아의 자기결정 경험에 한 연구도 꾸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 과의 상호작용이 자폐범

주성 장애유아의 자기결정 경험을 더욱 증 시켰다

는 정 인 결과로 나타났다[16]. 이러한 연구는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작용의 반응을 

한 로 투입의 정 인 결과와 로 과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극  학습자로서의 능력을 보이는 

등(김건희, 2010a)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6, 11, 17, 18]. 이것은  로 을 매개체로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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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성 장애유아의 연구에 있어서 로 과의 상호작

용이라는 1차 인 과제목표 뿐만 아닌 로 과의 상

호작용을 매개체로 하여 자기결정 경험 기회 확장

이라는 2차 인 결과를 이끌어가는 연구라는 것에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유아의 자기결정 기술 개발에 유용한 기본

요소로서 다른 이와의 참여, 선택  의사결정, 자

기조   자기규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들은 

일상에서의 자기결정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써 다른 이와의 참여와 선택하기

는 매우 요하다. 선택하기의 증가는 과제참여의 

증가 혹은 문제행동의 감소와 같은 정 인 성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폐스펙트럼 

장애유아의 자기결정 증진을 해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자기결정 경험 기회의 확보와 , 

그 매개체로서 로 의 활용은 당 성이 있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

과에 근거하여 텔 리젠스 로 을 이용한 자기결

정 경험 증 가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행동(참여하

기, 선택  선호표 )에는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표집방법은 편의  표집으로써 로  

활용에 극  반응을 보인 D시의 H 장애 담어린

이집의 유아들을 상으로 하 다. 참여 유아의 선

정방식은 H 어린이집 유아들  자폐스펙트럼 장애

로 진단받고 유아기 자폐증 평정척도(Children 

Autism Rating Scale: CARS) 30  이상이며 교사

의 추천과 부모의 동의를 받은 유아 2명이다. 참여

유아들의 구체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2 연구도구

2.2.1. 텔 리젠스 로  

본 연구에 사용된 로 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교육 장의 보조역할을 지원할 목 으

로 개발된 ‘로  짱’이다. ‘로  짱’의 외형은 아동에

게 친근함을 표 하고 이지 않은 모습을 표

하기 해 480mm x 520mm x 1148mm (가로x세

로x높이)의 크기에 머리와 팔을 구성하여 사람과 

비슷한 모양체로 제작되었다. 한 아동의 행동  

치 찰이 가능하도록 178도  시야각을 한 

IPS 패  용과 식 인터페이스를 한 터치 

패 을 용하 다. 그리고 360도 회 과 이동이 가

능한 하부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로  짱’의 활용

센서는 3차원 카메라, 자이로, CCD 카메라, 터치센

서, 마이크, LED, 음  센서가 장착되어 화를 

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게 구성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지에서 재자와 로  ‘로

짱’을 원격으로 지원하여 참여아동과 면 면 상호작

용이 가능하도록 텔 리젠스형 로 으로 활용하

다(김수진, 2016, 재인용). 로  짱의 특징은 〔그

림 1〕과 같다.  

2.2.2. 자기결정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

 

본 연구에 사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로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결정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구성되었다. 콘텐츠 선정을 해 교사와의 사

 면담을 통해 유아들이 좋아하는 것(활동, 과자, 

노래, 율동, 동화)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네이버

동요>에서 동 상 자료를 제공받았고, 실물자료를 

구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과자들은 직  사진을 어 

표1. 연구 참여 유아 특성

Table.1.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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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로 활용하 다. 활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활동(놀이), 과자, 노래, 율동, 동화의 각 아이콘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 아동이 로 의 모니터에 나타난 

선택창을 터치하면 하  아이콘들이 나타난 후 좋

아하는 아이콘을 한 번 더 터치하면 아이템이 실행

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김수진, 2016, 재인용)

2.2.3 재환경

본 연구가 이루어진 H장애 담 어린이집의 2층에 

치한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여 진행하 으며, 참

여 아동의 심을 끌 수 있는 자극들을 모두 배제

한 채 책상과 의자, 로  1 , 웹카메라 1 를 비치

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 하 다. 연구 

참여 유아는 1명씩 차례로 교실에 들어와 연구에 

참여하 으며, 장교사 1명과 찰자 2명이 함께 

참여하 다. 원격지 교사는 K시의 D 학 내의 원격 

지원실에서 로 에 탑재된 카메라와 웹카메라를 통

해 아동의 행동을 찰하고 장의 로 을 조정하

며 연구에 참여하 다. 구체 인 연구 환경 구성도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환경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research environment

.2.3 연구 차 

2.3.1. 찰

  

본 연구는 오 의 자유놀이 시간을 이용해 총 19

회기 실시하 으며 주 2회씩, 각 회기의 성격에 따

라 15분에서 40분간 실시되었다. 실시되는 재의 

모든 회기는 웹카메라 1 와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

하여 촬 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 필요한 아동의 

참여와 선택  선호표 에 한 자료수집을 한 

찰은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각 반에 웹 카메라 

1 와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 하 다. 각 연

구 참여자의 역할과 장소는 표 2와 같고, 자기결정 

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표 3과 같이 용되었다.

2.3.2 자기결정 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용 

 회기 진행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자기결정 경험 증 를 

한 로 활용 자기결정 활동에 구성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용은 표3.과 같고 회기 진행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1. 텔 리젠스 ‘로 짱’

Fig. 1. Telepresence 'Robotjjang'

Reference: http://robocare.co.kr/index.php/

표 2. 연구참여자의 역할과 장소

Table 2. Role of research participants and research 

place

표3. 자기결정 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 용방법

Table 3. How to apply self-determination activity 

multimedia content



42  재활복지공학회 논문지 제12권 제1호 (2018.02)

2.4 자료수집  분석

 2.4.1 기 선  찰

교실 내 모든 교사나 유아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본 촬  에 자연스럽게 3회 정도 촬 을 하여 촬

이 일상 인 자극이 되도록 하 다. 

2.4.2.  자료 수집 차

본 연구의 재 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하

여 재 1회기가 실시되기  오후의 자유놀이 시

간과 작업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찰을 통해 기

선 4회기와 재 19회기의 자료를 각각 수집하 다. 

그리고 재 종료 3주 후 자유놀이 시간과 작업활

동 시간에 장애유아의 참여도와 선택하기  선호

활동이 유지되는지를 조사하기 해 주 2회, 총 4회

의 유지기를 거쳤다.  

2.4.3 종속변인 측정방법

종속변인 측정을 한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 유

아들의 자유 놀이과 작업 활동 시간 각각 10분 동

안 이루어졌고, 찰기록 방법은 찰시간 매 회기 

10분 동안 녹화된 동 상을 통해 참여율과 선택  

선호 표 하기 활동이 발생할 때마다 모두 기록하

는 빈도 찰 기록법으로 하 다. 단, 재 회기 19

회기  익숙해지기 단계 1~3회기는 본 찰행동기

간에서 제외하 다.

2.4.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로 활용 자기결정 경험의 증 가 자

폐범주성 장애유아의 행동  자유놀이 시간의 참

여도와 작업 활동 시간  선택  선호표 에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수집된 자료를 빈도로 산

출하여 그래 로 제시하여 재 과 후를 비교 기

술하 다. 찰방법은 15  간격으로 10분간 40회기

를 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녹화된 동 상을 

재생하며 15  간격으로 찰한 후 정지하고 기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3. 연구결과

3.1 A아동

그림 3. 회기 진행도

Fig. 3. Picture of sessions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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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아동의 참여도와 선택  선호표

Fig. 4. Children's participation and choice-making 

and Preference (child A)

3.1.1. 참여도

A아동은 기 선 4회기간 평균빈도 3.255회의 참

여도를 보 으나 재기간 평균 빈도 9.2회의 참여

도를 보여 기 선 기간에 비해 참여도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그래 로 제시하여 

재 과 후를 비교하여보면 재 시작과 함께 참

여도가 꾸 히 증가하여 재 반기인 9회기에는 

빈도 10을 기록하 으며 재종료 시 인 19회기엔 

빈도 17회를 나타내어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주 후 유지기간엔 재기간보다 그

래 의 추이가 감소하 으나 평균 빈도는 13으로 

재기간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 으며 유지기의 

참여 빈도 한 기 선과 비교하여 높은 유지율을 

보 다.  

3.1.2. 선택  선호 표

A아동의 선택  선호표  행동은 기 선 4회기

간 평균빈도 0.75회로 아주 낮은 빈도를 보 으나 

재기간 평균 빈도 4.9회를 나타내어 기 선에 비

해 빈도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그래

로 살펴보면 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A아동의 

선택  선호표  행동은 안정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 씩 빈도수가 증가하여 13회기부터 빈

도 6회를 나타내어 뚜렷한 증가를 보 다. 3주 후 

유지기간의 평균 빈도는 6.25로 그래 의 추이는 하

향이었으나 평균 빈도는 오히려 재기간에 비해 

더욱 높았다. 

3.2.   B아동

3.2.1. 참여도

B아동은 기 선 4회기간 평균빈도 3.5회의 참여

도를 보 으나 재기간 평균 빈도 14.25회의 참여

도를 보여 기 선 기간에 비해 참여도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그래 로 제시하여 

재 과 후를 비교하여보면 재 반부터 참여

도의 증가를 보이더니 재종료 시 인 19회기엔 

15회의 빈도로 최고의 참여도를 나타내 안정된 증

가세를 나타내었다. 3주 후 유지기간의 평균 빈도는 

13.25로 재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하 지만 기 선

과 비교하여 높은 유지율을 보 다.  

3.2.2. 선택  선호 표

B아동의 선택  선호표  행동은 기 선 4회기

간 평균빈도 0.5회로 아주 낮은 빈도를 보 다. 이

를 그래 로 살펴보면 재 반까지 아주 낮은 빈

도의 선택  선호 표  행동을 보 지만 조 씩 

빈도수가 증가하여 10회기인 재 반에는 6회의 

빈도를 보 다. 재 종료인 19회기엔 15회의 빈도

를 보 으며 재  기간에 걸친 평균 빈도는 5.9

회로 기 선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 다. 3주 후 

유지기간의 평균 빈도는 6.25로 재기간에 비해 다

소 감소하 지만 기 선과 비교하여 높은 유지율을 

보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텔 젠스 로 을 이용한 자기

결정 경험의 증 가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참여도

와 선택  선호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놀이 참여도와 

그림 5. B아동의 참여도와 선택  선호표

Fig. 5. Children's participation and choice-making 

and Preference (chil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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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선호표  행동은 자기결정 기술 개발에 유

용한 기본 요소로서 일상에서의 자기결정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자기결정 경험의 

증 는 장애유아의 자유놀이 시간에서의 참여도를 

향상시켰고, 선택  선호표  행동에도 정 인 

변화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인 자폐범

주성 장애유아 2인을 상으로 하 기에 일반화하

기엔 다소 제한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첫째, 본 연구는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시청각  주의집  효과를 활용하여 자기결

정 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용하 고, 아동의 

선택하기와 선호도에 근거한 활동을 하 다. 그러나 

선택하기와 선호표 이라는 자기결정 경험은 환경 

내에서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작용의 

결여는 자기결정 경험 증 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해 로 이라는 

사회  매개체를 이용하 다. 국내의 자폐유아들을 

상으로 한 여러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로 이라는 

사회  매개체를 활용하여 이들이 타인과의 상호작

용에 정 인 향을 받는 것을 최종의 단계로 보

고 연구를 해왔고 정 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

다[19]. 한, 로 과의 활동을 통해 자폐범주성 장

애유아들이 능동 이며 자발  상호작용과 친 감 

표 을 보 다는 연구결과와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

에게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진시키는 매개물로서

의 로 의 활용가능성에 한 정 인 효과를 발

표한 연구결과는 자폐범주성 장애아동의 자기결정 

경험 증 를 한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의 로  

활용의 합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16, 20]. 

둘째,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자기결정 경험 증

를 한 로 의 활용가능성 탐색을 한 연구결과

에서 로 의 활용이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자기결

정 행동을 증가시켰다는 선행연구결과는 로 을 활

용한 자기결정 경험 증 가 일반 놀이상황에서의 

자기결정 요소인 놀이참여와 선택하기, 선호도표

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연구 결과를 지

지한다[16, 21]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자기결정 개발을 해 로 이라는 매개체를 극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데 그 의

의를 가진다.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연계하여 자

폐범주성 장애유아의 자기결정 증진을 한 로 활

용 놀이 심의 자기결정 로그램을 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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