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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론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인지재활 
경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인지재활에 대한 부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아울러 Python을 사용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였고, 출현 빈도 수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5명의 
연구자가 의미 단위와 주제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인지재활의 현상에 대한 의미 단위 43개 및 구성요소 9개를 도출하였고, 이로부터 총 3개의 주제를 
최종 도출하였다. 도출된 중심 주제는 인지재활의 정의, 인지재활의 문제점, 인지재활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이었다. 인지재활은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 일상생활 기능, 인지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는 인식이 있었다. 인지재활의 문제점으로는 치료방식, 치료사의 전문성, 치료비용에 관한 문제 
인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지재활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치료사의 전문성, 입소문, 비용과 
시간의 적정성이 있었다. 

결론 :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는 인지재활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인 기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임상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보다 나은 인지재활 서비스로 발전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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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지재활(cognitive rehabilitation)은 1950년대 정

보처리이론에 근거한 인지개념의 발달과 함께 발전되

어 왔다(Kelly, 1955). 인지재활은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인지자극(cognitive stimulation), 인지훈련

(cognitive training)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혼재되

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통용하여 많이 사용하

는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인지적 

왜곡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치료 방법을 일컫는

다(Beck, 2005). 이는 주로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

제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일컬으며 재활치료에서 인지

적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중재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

다(Beck, 2005; Toglia & Foster, 2021). 개인의 저하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 접근법은 인지자

극, 인지훈련, 인지재활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Clare & Woods, 2004; Strobach & Karbach, 

2016; Toglia & Foster, 2021). 이 같은 인지적 중재는 

작업치료사, 심리전문가 및 기타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가에 의해서 제공된다(Tsantali et al., 2017).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학문적 담론을 통해 인지에 관한 치료영역

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인지적 중재는 다양한 이론적 틀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르다. 인지자극은 인지 도메인에 따라 특화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인지수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실지향

(reality orientation) 자극을 반복하여 훈련한다(Clare, 

2003; Woods et al., 2023). 주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

모델로서 사용된다(Spector et al., 2001). 인지훈련은 

인지처리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고, 특정 인지영역에 결

핍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표준화된 과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한다(Gates et al., 2011; Strobach & Karbach, 

2016). 대부분 지필 과제나 전산화 과제에 기반한다

(Clare & Woods, 2004). 반면, 인지재활은 중재 목표가 

인지기능 향상 자체에 있기보다는 일상생활 문맥에서 

기능을 잘 수행하는 데 있다(Toglia & Foster, 2021; 

Wilson, 1997). 인지재활에서 인지는 개인의 삶의 경험

과 사회적 문맥 안에서 조화롭게 작동하는 인지로서 

통합적으로 바라본다. 이렇듯 각각의 용어에 대한 개념

에 차이가 있지만 국내 임상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 대상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작업치료에서의 인지적 중재는 독립적인 활동 수행

을 지지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인지적 결핍을 최소화하

는 인지재활 접근이다(Abreu & Toglia, 1987; Lee et 

al., 2001). 그렇기 때문에 기능 중심적 훈련에 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Case-Smith & Arbesman, 2008).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위해 개인의 사고 및 처리기술을 활용하고 통합하

는 기능적 인지(functional cognition)를 훈련한다(Wolf et 

al., 2019). 이를 위해 작업치료사는 수행을 관찰하고 수

행의 질과 오류에 기반하여 개인의 인지기능을 평가한다

(Giles et al., 2020). 주의력, 기억, 억제 및 처리와 같은 

각각의 인지 단일요소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전통적

인 심리학적 접근법과는 구별된다(Miotto et al., 2008). 

아동의 발달 연령에 맞는 적기의 인지재활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도움을 주고, 학령기로 갈수록 사회성 및 

학업과도 관련이 깊어진다(Ahn & Hwang, 2017; Allen 

et al., 2008). 코호트 연구 결과, 인지 조기중재를 받은 

아동일수록 추론 및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인지기능이 

향상되어 통제 그룹에 비해 일상생활 기능과 사회관계

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2008). 국내 

2008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

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성취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Baek, 

2020; Kang et al., 2015). 학령기 아동의 학교 내 학업, 

일상생활, 사회관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인지재활

이 필요하다(Baek, 2020; Kim et al., 2018). 

다양한 인지 관련 치료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같이 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지 중재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Kim et al., 2003; Lee & Chung, 2020). 국내 

임상에서의 인지재활의 치료 실태를 서비스 대상자 관

점에서 알아보는 것이 전문영역의 발전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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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oi, 2007). 특히, 치료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

인 부모의 경험으로부터 드러나는 임상의 현 상황에 대

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방법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

다(Kang et al., 2015). 현상학, 해석학적 방법, 근거이론, 

사례연구 등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들이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가 겪는 경험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밝히는 데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특정 현상에 대한 주

관적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방법론이다(Creswell, 2013). 

연구자의 현상에 대한 주관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판단

중지(epoche)하고, 인터뷰나 참여의 방법을 통해 개인 

경험의 본질을 직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1999; Lee, 2005).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현상

의 명확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효율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1999). 현상학

적 방법을 통해 기존 관련 종사자의 관점을 벗어나 치료 

서비스의 수혜자 관점에서 인지재활 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질적 토의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휴리스틱 보조도구로서 워드 클라우

드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출현 빈도 수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전문가 토의를 진행하는 것은 

연구자의 개인 관심사에 따라 편중된 청취와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들어 질적 연구 

방법론과 혼합설계가 시도되고 있다(Yu et al.,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지재활에 대한 경험적 현상을 알아보고 더불어 

인지재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함

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지재활 

임상의 현상을 파악하고,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인지

재활 전문성의 정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학문

적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인터뷰는 2022년 7월 4일~8일 동안 발달

장애 아동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 내 

부설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우선 모집하였다. 신청한 부

모 중 초기 면담을 통해 작업치료사에 의한 인지재활을 

다년간 받아봤고 인지재활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부

모를 연구 대상자로 선별하였다(Table 1). 대상자는 본 

연구기관에서 치료받지 않아서 이해 상충 관계는 없었

다. 연구의 목적 및 모든 연구 과정에 관해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부모에게 이를 설

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DUIRB- 

202009-04). 인터뷰는 부모상담실에서 연구자와 부모

가 일대일로 진행하였고,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

지 않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를 얻어 클로바노

트(CLOVA) 앱으로 녹음하여 자동 스크립트를 작성하

였고, 자동으로 작성된 스크립트와 녹음파일을 연구자

가 재검토하였다.

Participant no. Age (yr) Sex Occupation Child’s diagnosis
Duration of cognitive 

rehabilitation service (yr)

Participant 1 46 Female Housewife ASD 3

Participant 2 43 Female Housewife ASD 4

Participant 3 49 Female Teacher Down syndrom 1

Participant 4 41 Female Housewife ID 2

Participant 5 45 Female Housewife ASD 4

ASD = autistic spectrum disorder; ID = intellectual disorde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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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주제 및 질문

전반적인 인지재활의 경험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양

한 치료의 경험에 관해 질문하였다(Table 2). 인터뷰 질

문 가이드라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예비 질문목록

을 개발하였고 위원회 연구자 5명이 모여 논의를 통해 

보완 및 최종 수정을 하였다(Kang et al., 2015; Kim & 

Choi, 2007). 인터뷰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진행하

되 대상자가 인지재활에 대해 하고 싶은 주제가 발견되

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모든 대

상자의 인터뷰는 동일한 1명의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는 작업치료사이자 대학교수

로서 인지재활과 현상학적 연구에 전문성이 있고, 인터

뷰 대상 아동을 직접 치료하지 않아 직접적인 이해 상충 

관계가 없었다.

3. 자료 분석

1) 워드 클라우드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병행하여 인터뷰 내용 중 부모

가 주로 사용하는 인지적 중재를 칭하는 용어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위원회 논

의 시 놓친 의미단위가 없는지 검토하는 휴리스틱 보조

도구로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참고하였다(Han et al., 

2022). Word Cloud 분석은 Python으로 하였고, numpy, 

pandas, matplotlib.pyplot, wordclou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불용어 처리 단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Table 3).

2) 현상학적 분석

면담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Giorgi (2002)의 현상

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하기 위해 5명의 연구

자가 면담 스크립트를 여러 번 읽고 대화의 문맥과 화자

의 의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5명의 

연구자 개인별로 면담 스크립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언급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표시하였다. 중복을 

제외하고 총 43개의 세부적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대상자가 사용한 언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학술적 담론적 가치가 있는 의미 단위로 현상을 재정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5명의 연구자가 함께 모여 워드 클

라우드 분석 결과와 동시에 의미 단위를 검토하여 토론

하고 최종 의미 단위와 구성요소 및 중심 주제로 통합하

는 과정을 거쳤다.

4.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엄격성을 위한 노력

분석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verall question Questions for interview

“How do parents think about 
cognitive rehabilitation ?”

Q1. Please tell us your opinion freely about your experience for cognitive rehabilitation.

Q2. What purpose/expectations did you have when you started receiving cognitive rehabilitation?

Q3. How does cognitive rehabilitation help children?

Q4. What aspect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do not help children?

Q5. What do you consider important when choosing a cognitive rehabilitation institution?

Table 2. Key Theme of Interview

Stopwords

‘b’, ‘>’, ‘</’, ‘이’, ‘을’, ‘.’, ‘를’, ‘가’, ‘는’, ‘것’, ‘들’, ‘도’, ‘좀’, ‘거’, ‘게’, ‘이런’, ‘네’, ‘수’, ‘"’, ‘에’, ‘은’, ‘적’, ‘그런’, ‘으로’, ‘안’, ‘이제’, 
‘같아요’, ‘할’, ‘너무’, ‘그냥’, ‘제’, ‘로’, ‘해서’, ‘하는’, ‘있는’, ‘진짜’, ‘만’, ‘근데’, ‘일단’, ‘개’, ‘한’, ‘못’, ‘걸’, ‘다’, ‘데’, ‘예요’, ‘그’, 

‘더’, ‘뭔가’, ‘그래서’, ‘되고’, ‘라고’, ‘이라고’, ‘해요’, ‘처럼’, ‘뭐’, ‘식’, ‘까지’, ‘예’, ‘그리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 ‘이나’, ‘그게’, 
‘한테’, ‘있게’, ‘에서는’, ‘않고’, ‘했던’, ‘알’, ‘쪽’, ‘랑’, ‘그러니까’, ‘에는’, ‘진짜’, ‘이제’, ‘그냥’, ‘생각’

Table 3. The List of Stop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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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ba와 Lincoln (1981)이 제안한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Lee & Kim, 2014; Shin, 1996).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유지하기 위해 면

담한 아동 부모의 경험에서 인식된 표현 그대로를 수용

하고자 하였다. 둘째, 적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

양한 기관에서 인지재활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개인 고유의 경험이 다른 대상자들

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방법, 인터뷰 과정, 자료 분석 과정의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시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장을 판단중지하고 모든 편

견으로부터 중립된 자세로 면담내용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지 

관련 중재를 언급할 때 ‘인지치료’ 단어의 사용 빈도는 

72회였고, ‘인지재활’ 또는 ‘인지중재’와 같은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Table 4). 인터뷰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는 ‘인지, 치료, 선생님, 때, 아이, 

지금, 시간, 돈’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집중, 발달, 

개념, 일상생활, 엄마, 기능, 센터, 공부, 능력, 말’ 등이 

빈번히 언급되었다(Figure 1). 또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층 토의에서 인터뷰 스크

립트를 분석한 결과 의미 단위 43개, 구성요소 9개, 및 

중심 주제 3개가 도출되었다(Table 5).

2. 인터뷰 내용 주제별 분석: 인지재활에 대한 정의

1) 인지재활의 서비스 정의를 색, 숫자, 도형, 한글, 

돈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학습을 보조해주는 치료

로서 인지재활을 생각하고 있었다. 

Figure 1. Interview Script Word-Cloud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인지치료 72 집중 16 제일 13

인지 61 발달 16 센터 13

치료 56 일반 16 공부 12

선생님 56 개념 15 능력 12

때 34 일상생활 15 말 12

아이 27 엄마 15 애 11

지금 26 자기 14 사람 11

시간 24 계속 14 기본 11

조금 21 정도 13 처음 10

돈 20 기능 13 시작 10

Table 4. Word Frequency List



54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13. No. 1. 2024.

인지는 학교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지치료를 하면 언어도 발달하고 수 개념도 

생기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죠. (대상자 1)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는 마냥 어

리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구요. 한글도 되든 

안 되든 시도해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인지치료 하고 있어요. 00(아동)가 수 개념 

같은 거가 안 됐는데 인지치료를 하고 사탕

의 개수 같은 걸 알아요. 확실히 수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대상자 2) 

인지치료에서 색깔 구분하는 것이나 도형 

같은 거 배웠구요. 도형 그리는 것도 하고, 

그 다음 한글 하고 있어요. 인지치료는 학습이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게 공부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서 학습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깐 조금이나마 따라갈 

Meaning units Components Main themes

• Cognitive rehabilitation is the learning of concepts (the concepts of color, 
number, figure, Korean, money)

• Cognitive rehabilitation is intended to assist in academic competency

Assistance to 
learning and studying

Definition of cognitive 
rehabilitation

• Cognitive rehabilitation is intended to perform daily activities well

• Cognitive rehabilitation helps a child become independent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Improvement of 
daily living function

• Concentration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Awareness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Memory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Attention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Following instructions and understanding rules are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Self-expression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Social skills is train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 Language growth is promot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Improvement of 

cognitive functions 

• Treatments that focus on elements of function does not work
• Treatments by rote cause a child's aversion to treatment

• It is useless without functional improvement in daily life
• Simple repetitive treatment is rejected by the child
• Computerized cognitive therapy makes a child addicted to digital devices

Treatment method

Problem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 There is a large variation in the expertise of therapists
• There are many therapist who provide with just time-killing treatments

• The fresh therapist has lower understanding of the child

Therapist's expertise

• The large number of treatments is a financial burden

• Cognitive treatment at the hospital is expensive because it is not covered 
by national insurance

• The cost of treatment per session at the center is too high

• The treatment is not cost-effective

Cost of treatment

• A therapist with a lot of clinical experiences

• A therapist who briefs well about a session
• A therapist with a lot of expert knowledge
• A therapist of good personality

• Therapists who crea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child and parents

Therapist's expertise

Considerations when 

choosing a cognitive 
rehabilitation institution

• A place with good reputation among mothers Reputation from others

• Public institutions (welfare community centers, etc.) that are cheaper than 
for-profit center

• A place where the wait is not long
• Easy adjustment of treatment schedule

Cost and time efficiency

Table 5. Meaning Units on Parents' Perception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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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고 싶은 거고. 학교에서의 학습을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4)

2) 아울러, 이전에 인지재활을 받아본 경험에서 인지

치료는 일상생활수행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의 인터뷰 보고에 따르면 중재에

서 신발 신기, 촛불 끄기, 양치하기 등과 같은 작업적 

목표가 있는 기능적 인지재활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부모님들은 인지재활을 통해 아

동의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은 다 인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지 일상생활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활동을 잘하게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을 스스로 자지가 신고 벗기를 잘 못했

는데 인지치료를 받고 이제는 좀 하죠. 아이

가 인지치료를 받을 때 신발 신는 시늉을 하

더라구요. (대상자 3)

인지치료에서 일상적으로 양치에서 물 뱉

는 거 가르쳐 주시고, 촛불 끄고, 수저질 이런 

거 했던 거 같아요. (대상자 4)

인지치료를 다닌 이유는 모든 면에서 조금 

나아지고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

반사람처럼 조금 비슷하게 자립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에요. (대상자 1)

3) 마지막으로, 인지재활에서 다양한 개별 인지적 요

소를 훈련하는 중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재활에서 고려되는 인지적 요소로는 주의집중력, 

사물인식, 기억력, 공동주의력, 지시 따르기 및 규칙 

이해하기, 자기표현, 사회성, 언어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인지재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도 일부 보고되

었다. 치료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고, 아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언급

이 있었다.

사물이든 뭐든 간에 뭔가 스스로 알아보고 

아는 인지능력이 향상되기를 원했거든요. 

00(아동)가 주의집중력, 기억력 이런 게 좋아

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구요. 그런데 인지

치료 받으면서 인지기능이 조금 향상되기도 

하고 말귀도 좀 더 알아듣고, 자기표현도 하

고 그러길 원했는데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어

요. (대상자 3)

우리 애들은 공동주의력이 특히 안 되고 

집중하면 풀 수 있는 것을 본인이 그냥 딴 

짓을 해서 안 하는데, 그런 걸 좀 더 집중적으

로 강조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클수록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데 한계가 있어

요. 어렸을 때 인지치료를 하기에는 참 좋은 

거 같은데 나이가 들면 좀 효과가 좀 희석되

는 거 같아요. (대상자 5) 

3. 인터뷰 내용 주제별 분석: 인지재활의 문제점

1) 현재 국내의 인지재활의 문제점으로는 치료방식, 

치료사의 전문성, 치료비용이 언급되었다. 치료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인지요소에 단편적으로 포커스하는 치료, 

주입식 치료, 일상생활기능과 연결되지 않는 치료, 단

순 반복 치료, 전산화 인지치료가 보고되었다. 특히 전

산화 인지재활의 경우 아동의 호응도는 좋다고 보고하

는 반면에 부모의 선호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아래 개념을 알려주시면서 그냥 진짜 단

편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인

지는 사실 인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상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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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인지치료가 약간 부정적인 게 있는

데. 안 그래도 집에서도 핸드폰을 많이 보거

든요. 아이는 전산화 인지치료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저

는 인지치료할 때 뭔가 계속 몸을 움직이면

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4)

자폐인 경우에는 치료를 단순 반복해서 하

면 아이가 수학 수식처럼 학습해요. 그러면 확

장이 안 되요. 말에는 특히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런 거야 라고 공식처럼 가르쳐 

버리면, 다른 거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자폐

아동에겐 그게 좀 위험하거든요. (대상자 5)

2) 그 외에도 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은 치료사 개인

에 따라 전문성의 편차가 커서 협력적인 치료 관계로 

이끌어 가는 좋은 치료사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 때우기식 치료를 하는 치료사가 있고, 초년

차 치료사의 경우 아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언급

이 있었다. 

치료사에 따라 편차가 있는 거 같아요. 치

료사별로 아이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부

모님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끌고 나가느냐 다 

다르거든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대상자 1) 

치료사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을 그냥 돈으

로만 생각을 해서, 어떤 치료사는 시간 때우

기로 해요. 그런데도 엄마들은 절박하고 갈 

데 없으니깐 그런 데라도 찾아가는 것 같더

라구요. (대상자 1)

치료사 선생님들에 따라 편차가 워낙 심해

요. 그냥 자료 같은 거 보고 주입식으로 가르

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자폐아동에게는 상당

히 안 좋거든요. (대상자 5) 

3) 치료비용은 대개 회당 치료비용이 비싸고 치료 

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싼 치

료비에 대한 문제점은 병원 및 지역사회 사설 센터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의 문제로 인해 복

지관과 같은 공공 치료기관을 선호하였다.

아이가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치료비용

이 좀 부담되요. 그런데 이제 쭉 봐오니깐 일

반 발달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돈 

장사에요. 치료비가 비싼 데도 엄마가 아이

를 좀 안 본다 라든지 무관심하거나 하면 선

생님들이 제대로 치료 안 해요. 그냥 방치하

거나, 아이랑 그냥 놀거나, 자기 핸드폰 보고 

있다 라던지. 이런 게 심해요. (대상자 2) 

치료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그거에 비해 

치료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는 거 같다고 다

들 하셔서 저는 사설 센터는 별로 생각 안해 

봤었어요. (대상자 3)

아직까지는 병원에서는 인지치료가 비급

여에요. 그래서 비싸죠. 그래도 사설 센터보

다는 싸요. 00동은 인지치료가 50분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길 건너에 있는 센터

는 5만 원이에요. 사설 센터가 병원보다 비싸

죠. (대상자 4)

4. 인터뷰 내용 주제별 분석: 인지재활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인지재활 제공 기관 선택 시 부모님들은 치료사의 

전문성, 평판, 적절한 비용과 스케줄을 중요하게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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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치료에 대한 브리핑, 인성, 협력적인 관계 형성, 공

공기관 소속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치료기관 선택 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엄마들 사이의 입소문을 신뢰하였

다. 또한 치료 비용의 적절성을 고려하였고, 대기가 길

지 않고 아동의 스케줄에 잘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바로 그냥 들어와

요.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치료를 

한다는 게. 임상 경력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요. (대상자 2) 

선생님의 전문성이 중요해요. 저는 일단 평

가를 받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수업하실지 들어보고 치료 방향이나 전문성

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결정해요. (대상자 4)

저는 치료사 선생님의 인성을 볼 거 같아

요.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 그런 거는 다 비슷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의 인성이 가장 

중요해요. (대상자 3)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충분

히 알려주시고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나 함께 

집에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숙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았어요. 부모님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치료를 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대상자 1)

엄마들의 입소문이 좀 믿을만한 게 친해진 

엄마들이 여기가 괜찮다 하는 거는 실제로 

괜찮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주

로 다른 엄마들이 여기가 좋다고 하면 다닐 

여력이 되면 하는 편이에요. (대상자 5)

복지관은 비용도 저렴하고 거의 선생님들

이 전문적인 거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

어요. 선생님들이 경험도 많으신 거 같고요. 

(대상자 2)

사설 시장은 다른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가격도 너무 비싼 거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

해서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도 않구요. 그래

서 사설 센터보다는 복지관을 다니고 있어

요. (대상자 3)

사설 시장은 대기가 긴 곳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일을 해서 같이 못해 주니깐 스케줄이 

잘 맞는 곳을 선호해요. (대상자 3)

Ⅳ. 고 찰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에게 제공되

고 있는 인지재활에 대한 부모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연구자의 편견을 가능한 배제하고 부모들이 인지재

활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경험을 청취하고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현상학적 연구와 워드 클라우

드 분석 방법론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문헌에 따르

면, 인지 관련 중재는 ‘인지재활’, ‘인지치료’, ‘인지자

극’, ‘인지훈련’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었지만, 

5명의 인터뷰 참여 부모님 모두 ‘인지치료’라는 단어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였다. 또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 

인지관련 중재를 칭하는 다른 용어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인지치료와 인지재활의 개념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불명료하게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

며, 학술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인지치

료’)가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지치료는 정신병리학적 문제로 인한 인지적 왜

곡을 치료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며, 발달장애 아동

의 일상생활 내 기능적 향상을 위한 인지적 결핍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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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인지재활’ 또는 ‘인지훈련’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Beck, 2005; Gates et al., 2011; Wilson, 

1997).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치료 경험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지중재는 실제로 인지훈련과 인지재활의 개

념으로서 시행되고 있었다. 즉, 인지기능의 향상을 위한 

인지요소의 반복적 훈련과 일상생활활동 훈련을 통한 

기능적 인지기능 향상을 치료적 목표로 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에서는 다양한 인지중재 모델을 활용한다. 

인지장애 모델, 피아제 인지모델,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 

인지수정 모델, 인지정보처리 모델, 신경 기능적 모델, 

재훈련 모델, 인간작업 모델 등을 활용한다(Abreu & 

Toglia, 1987; Katz, 1994; Toglia, 2011). 아동의 기능

적 수준이나 중재의 목표에 따라 적합한 인지 중재 모델

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인지재활은 크게 하향식

(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접근법으로 나뉜다

(Schell et al., 2013; Vas et al., 2021). 하향식 접근법은 

실제 활동에 중심을 두는 중재를 제공한다. 실제 활동

을 훈련함으로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적 신경인지 기능의 향상을 촉진한다(Vas et al., 2021). 

상향식 접근법보다는 문제해결력, 유연성, 의사결정, 

자기 조절력과 같은 기술을 훈련시키면서 일상생활 과

제를 수행하는 데 일반화될 수 있는 전략을 훈련한다

(Cicerone et al., 2011; Wolf et al., 2019). 인지란 환경

의 요구에 대응하여 행동을 적응시키기 위한 정보처리 

과정이다(Katz, 1994). 그러므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

으면 일상생활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부

모는 아동이 일상생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인지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상에서 

일부 치료에서는 인지기능과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아동

이 독립적으로 신발 신기 또는 양치하기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향식 접근법은 인지의 요소들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회복적 인지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상향식 

접근법에서는 개별인지 요소들을 구분하여 훈련하고, 

또한 반복적 연습을 통해 기능을 강화한다(Vas et al., 

2021).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인지요소에 중점을 두는 

상향식 접근법의 치료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때 집중

력, 사물 인식, 기억력, 공동주의력, 지시 따르기 및 규칙 

이해, 자기표현, 사회성, 언어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적 

요소가 치료 목표로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

은 상향식 접근법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

다. 단편적인 인지기능에 초점을 두고 반복 훈련하는 

치료는 일상생활의 기능으로 연결되지 않고, 아이에게 

치료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거나 거부하게 한다고 하였

다. 또한 상향식 접근법으로서 전산화 인지재활이 활용

되고 있었다.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및 뇌신

경 장애 아동의 시지각 및 일상생활 기능에 효과가 있다

고 알려져 있다(Kim & Lee, 2013; Park, 2021). 전산화 

인지재활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체계적 치료를 제

공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디지털 기기에 의존

하고 중독되게 하는 것 같다는 부모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즉,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반복훈련에 대한 부

모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령전기에 비

해 치료받는 비율이 감소한다(Lee & Hwang, 1996). 그 

이유로는 아동이 등교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

아지면서 치료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인터뷰

에서도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는 치료기관 선택 시 치료 

일정이 잘 맞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기관 선

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한글 또는 수 개념 등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지재활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대부분 부모는 인지재활을 학습을 위한 보조 

치료로 생각하고 있었고, 학습적인 목적으로 색깔, 수, 

도형, 한글, 돈에 관한 개념을 훈련하는 치료라고 인식

하였다. 학령기 아동이 치료와 공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연계 치료지

원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Pyo, 2012). 

아울러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인지재활 전문성을 발전시

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 상위 10위 안에 자주 

언급된 단어 중에 ‘때’,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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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재활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있어 아동의 생애발달

주기에 따른 시간적 경계선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위원회에서 의미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

다. 부모는 아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발달장애 아동은 어렸을 

적부터 인지재활을 시작하였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치료받지 않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

애 아동은 또래에 비해 발달 지연을 보여 평가와 진단을 

받게 되면서 대개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 & Hwang, 2017; Lee & Hwang, 1996). 실제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는 만 0~9세 나이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 10세 이후에는 치료받는 비율

이 점차 낮아진다(Lee & Hwang, 1996). 만 5~12세 학

령전기에서 학령기 시기의 아동이 인지재활을 받는 빈

도가 제일 높다(Ahn & Hwang, 2017). 

치료사의 전문성은 현재 인지재활 시장의 문제점이

자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인지재활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관에 

따른 치료사의 편차가 크고 임상 경력이 적은 치료사의 

경우 부모의 치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k (2020)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과 관련된 작업

치료사의 전문성은 다른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보

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관

련 서비스 중 다른 치료영역보다도 부모가 작업치료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은 기대 수

준에 미치지 못하였다(Baek, 2020). 본 연구에서 드러

난 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모 인식이 기존 연구 결과

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재활을 제공하는 

작업치료사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의 개선이 여전히 요구

됨을 시사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는 치료의 전문지식이 많고, 

치료에 대한 브리핑을 잘해 주고, 아이 및 부모와 협력

적인 치료관계(rapport)를 만드는 치료사를 선호하였

다. 장애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 특성, 발달 수준 

및 대처 방법에 대한 부모 상담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Jeon et al., 2016). 또한 상담 내용으로 치료 

과정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Jeon et al., 2016). 하지만 임상 경력이 적은 치료

사는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의 정도로는 임상에서 실제 

사례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부모 상담 시 긴장

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 Lee, 2022).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임상 경력이 적은 치료사에 대한 부정적 부모 

인식이 이 때문일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작업치료는 세부 

전문영역이 다양하므로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지식

의 수준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데, 인지재활 영역에서 임

상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신입 치료사에 대한 슈

퍼비전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호주의 

치료사 직무표준 사례를 살펴보면 신입 치료사(entry 

level)를 대상으로 임상 치료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Fone, 2006). 이처럼 인지재활 

치료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상 

슈퍼비전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Gaitskell & Morley, 

2008).

또한 인지재활 기관 선택 시,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

였는데 수익성만 너무 강조하는 센터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였다. 반면 부모들은 복지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치료사를 더욱 신뢰하고 치료비용 또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비용 부담의 

문제로 인해 치료를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Lee & Hwang, 1996). 발달장애 아동 

부모는 치료비용이 비싸고 치료비용에 비해 체감하는 

치료 효과가 작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의 일상생활 수행

에서 부모가 치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능적 인지 

접근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서울 지역에서의 발달장애 아동 부모

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인지재활 임상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서울 지역 외의 지방에서의 인지재활의 

현황과 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인지재활이 아동의 학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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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치료영역으로서의 부모

의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습이라는 생애 주기

상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는 치료지원으로서의 인지재활의 전문성을 발전시

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향후 인지재활 서비스가 특수교

육 관련 서비스로써 어떤 교육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지재활에 

대한 부모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인지재활 시장의 현상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인지재활 치료는 아동의 

학습 보조, 일상생활기능 향상,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방식, 치료사의 

전문성, 치료비용에 대한 임상에서 체감되는 문제점들

이 드러났다. 앞으로 향후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

에게 적합한 최적의 치료방식에 관한 연구와 특히 신입 

치료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졸업 후 직무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교육과 연계

하여 아동이 더욱 편리하고 적절한 비용의 인지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지재활 

영역의 전문성 확립과 치료사의 역량 증진을 위한 향후 

후속적인 실천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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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s’ Perception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ixed-Method Approach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nd Word Clou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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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perspectives on cognitive rehabilitation 
using a combinati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and word cloud analysis.

Methods :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rd 
clou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ython, and five researchers analyzed the meaning units and themes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s. Words with high frequency were considered as a heuristic tool.

Results : A total of 43 meaning units and nine components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cognitive 
rehabilitation were derived, and three themes were finalized. The main themes encompassed the 
definition of cognitive rehabilitation, challenges associated with cognitive rehabilit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a cognitive rehabilitation institute. Cognitive rehabilitation 
emerged as a treatment focused on improving learning, daily functioning, and cognitive abilitie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erceived issues with cognitive rehabilitation 
pertained to treatment methods, therapist expertise, and associated costs. In addition, parent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rapist expertise, humane personality, and affordability of cost 
and schedule when choosing a cognitive rehabilitation institute. 

Conclusion : Parents expressed expectations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in their children's daily 
functioning through cognitive rehabilitation. However, challenges were identified in clinical 
practices. Going forward, we expect that cognitive rehabilitation will evolve into a better therapeutic 
support service addressing the concerns raised by parents.

Keywords : Cognitive rehabilitation, Cognitive therapy, Developmental disability, Parental perception, 
Phenomenological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