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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xecution Function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김화수*, 이지우**, 우지수***,이연경****,김성실*****,양지원******
Kim Wha-soo*, Lee Ji-Woo**, Woo Ji-Soo***, Lee Yeon-Kyung****, Kim 

Sung-sil*****,Yang ji-W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인 자기통제, 작업기억, 전환 능력의 특성을 탐구하여 이들을 돕

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언어 연령이 12세 이상에 해당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35명, 언어 연령 일치

집단 35명, 생활연령 일치 집단 청소년 35명으로 총 105명을 대상으로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인 작업기억, 전환 능력,

자기통제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거쳐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

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은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 중 작업기억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전환 능력,

자기통제가 그 뒤를 이었다. 세 집단 모두 전환 능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작업기억과 자기통제는 그다음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스스로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및 지원이 필요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더 나은 학습적 및 사회적 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재 방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발달장애 청소년, 집행기능, 작업기억, 자기통제, 전환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executive functions, specifically 
self-control, working memory, and flexibility, in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for them.  disabilitie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 developmentally disabled adolescents 
with a language age of 12 or older, 35 adolescents with a language level matched with a developmentally 
disabled youth, and 35 adolescents with a developmentally disabled youth and a living age, and a total of 105 
subjects were selected for working memory, conversion ability and self-control among the execution functions so 
that they could examine their own execution functions on their own. After that, th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questions through expert content validity.Results: In the youth group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rking memory showed the lowest score among the execution functions, followed by 
self-control of conversion ability. In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language age matching group, 
and the living age matching group, the conversion ability showed the lowest score among the execution 
functions, followed by self-control of working memory. Discussion: In conclusion, effective interventions and 
support are needed to enhance the executive function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abling 
them to achieve better academic and social adaptation. This study can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inter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ecutive function, self-control, conversion ability, 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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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

는 것이다. 물론 발달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의 교육 목표

도 이와 같다. 발달장애 청소년이 고등 교육을 마친 후

사회 구성원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이외의 타인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생활을 통해 만나게 되는 직장 상사, 동료 그리고

이웃들과의 원만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

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란 단

순히 말을 주고받는것 이상으로 그순간의 상황에서 사

회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형태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의 영역에는 사

회 인지를 포함하는데[1], 집행기능은 사회 인지와 관련

이 있다[2].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를조절하고제어하거나유지하는데필요한종합적

인 인지기능이다[3]. 집행기능의 핵심 구성 요소로는 억

제력(inhibition), 작업기억(working memory), 인지적 융

통성(cognitive flexibility)을 들수있다[4]. 이러한세가

지 요소는 모두 유아에서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지속적

으로 발달한다[5]. 아동 및 청소년이 이러한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집중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 및 욕

구통제, 정서인식, 계획수립문제등으로이어져결과적

으로 또래 관계, 학교 적응 및 목표 지향적 행동에 전반

적인 어려움을 겪는다[6].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언어,

인지, 주의력등에서의발달적결함을발견할수있고따

라서 여러 집행기능의 문제가 나타난다[5]. 따라서 발달

장애청소년의집행기능을살펴보는것은이들의사회적

부적응을 방지하고 학업적 성취 향상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작업기억이란, 정보를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조작하

는 정신적 작업 공간(mental workspace)이라고 할 수

있다[7]. 또한 언어적 기억 또는 시공간적 정보를 기억

하면서 필요할 때 원하는 정보만 집어내어 적절히 조합

하고 조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8]. 작업기억에 결함이 생기면 학습 과정과 학업적 기

술 습득에 제약을 주게 되어[9],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

습 기술 습득과 학업성취에서 또래에 비하면 점점 더

크게 뒤처지게 된다[10].

집행기능에 결함을 보이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새로

운 상황 및 정보로 인지 및 정서적 틀을 변경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전환은 둘 이상의 다른 개념을 동시에 전

환하는 능력이다[11]. 전환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요

구에 적절하게 그들의 사고 과정이나 행동을 바꾸어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2].

자기통제는 장기적으로 더 좋은 만족과 결과를 내기

위해, 일시적인 만족이나 충동을 자제하고 참는 것이다

[13]. 또한 자기통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행

동을 바꿀 수 있는 내적동기이며, 교육을 통해 전략을

익히게 되면 결정 기술과 문제 해결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중 작업

기억, 전환 능력,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언어 연령을 일

치시킨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향상

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및 지원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교육적, 사회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집행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

를 바탕으로 맞춤형 중재 방안을 개발함을 돕고자 함이

다.

2. 연구 문제

(1) 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은 다른 집단(발달장

애 청소년 집단, 언어 연령 일치 집단, 생활연령 일치

집단)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집행기능 하위 영역 평

균 점수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1.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자기통제 하위 영역

평균 점수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2.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작업기억 하위 영역

평균 점수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3,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전환 능력 하위 영

역 평균 점수는 어떤 차이가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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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 지역에 거주하는 언어 연령이

12세 이상에 해당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35명, 발달장애

청소년과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35명, 그리고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비장애 학생 35명으로 총 1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언어 수준 일치 학생)의 언어 연령을 12세 이상으

로 정한 이유는 12~15세 사이가 인지적 집행기능 발달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15] 해당 언어

연령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선정 기준으로는 (1) 병원 및 장

애 관련 센터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진단받은 발달장애

청소년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 교육을 받고 있

으며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생활연령 19~24세 사이인

발달장애 청소년 (3) 정서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

동장애 등 감각장애 및 동반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 청

소년 (4)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

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 결과 언

어 연령이 12세 이상 수준의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선정

하였다. 발달장애 청소년과 언어 수준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비장애 학생은 감각장애

및 다른 동반 장애를 갖지 않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집단에 따른 대상자 정보는 표1과 같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행

기능에서 작업기억, 전환 능력, 자기통제의 특성을 알아

보고 앞으로의 중재에서 효과적인 집행기능 활용에 도

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연구 절차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 도구 절차
Figure 1. A research tool procedure

1) 자료 수집을 위한 문헌 연구

작업기억은 제한된 양의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소유

하고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처리 과정

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16]. 작업기억 능력의 개인차

번호

발달장애
청소년

언어 연령
일치 집단

생활연령
일치 집단

생활연
령
(세;개
월)

언어
연령

언어 연령 생활연령

1 19;1 15 14 19;1
2 19;10 14 14 19;1
3 19;10 12 14 19;2
4 19;11 12 14 19;2

5 19;11 12 14 19;3
6 19;11 12 14 19;3
7 19;11 13 14 19;4
8 19;2 12 14 19;4

9 19;2 12 14 19;5
10 19;2 13 14 19;6
11 19;2 12 14 19;6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Target information

12 19;3 12 14 19;6
13 19;4 12 14 19;9
14 19;5 14 14 20;1

15 19;5 12 14 20;2
16 19;5 16 14 20;2
17 19;6 14 14 20;2
18 19;7 13 15 20;2
19 19;7 14 15 20;3

20 19;7 14 15 20;5
21 19;7 12 15 20;6
22 19;8 12 15 20;6
23 19;9 16 15 20;7

24 19;9 12 15 20;8
25 20;1 13 15 20;8
26 20;2 14 15 20;9
27 20;4 15 15 21;1
28 20;5 16 15 21;1

29 20;5 14 15 21;2
30 20;7 15 15 21;3
31 20;7 13 15 21;4
32 20;9 12 15 21;5

33 21;11 16 16 21;8
34 21;2 12 16 21;9
35 21;5 13 16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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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제수행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므로 조기에 작업기

억 결함을 확인하고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17]. 작업기억과 관련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선행 연구로는 신체활동 참여 효과 검증[18], 은유

이해[19], 애플리케이션 효과성 검증[20] 등의 문헌이

있다.

전환(set-shifting) 또는 주의 전환은 복합적인 과제

가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를 통해 지각된 인지 세트나

과제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21]. 전환은 작동 기억

과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는 복합적 기능이며[22],

발달적으로도 앞의 두 기능이 발달한 다음에 나타난다

[23]. 전환은 작동 기억과 억제가 선행한 후 나타나는

능력이고 두 능력이 적절히 작동해야 나타나는 능력이

지만, 전환은 작동 기억이나 억제보다 복합적이지 않은

능력으로 보인다[24].

자기통제는 ‘즉각적이거나 단기적인 욕구의 충족을

억제하거나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우’라

고 정의하고 있다[25]. 1960년대, 미국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Walter Mischel)이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

기통제를 실험하였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선생님의 지

시대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즉 욕구의 충족을 억제

했던 유치원생들은 성장 후 학업 성적과 대인관계 능력

이 뛰어나며 약물 중독과 같은 문제 행동이 적었다고

한다[26]. 자기통제 관련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27], 청소년 비행 [28], [29] 등

의 문헌이 있다.

2) 문항 주제 선정.

작업기억 문항은 [30], [31], [32] 문헌의 부록에서 발

췌하여 57문항을 선별하였다. 문항 선정을 위해 중복된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으로 청각적 정보 기억

및 처리, 시각적 정보 기억 및 처리, 종합 정보 처리, 작

업 처리 속도로 4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전환 문항은 [33]의 아동용 실행기능 결함 질문지 개

발 및타당화연구와 [34]의 한국고교생 대상자기 보고

식 집행기능 척도 개발 예비 연구, [35] 한국어판 바클리

집행기능 결핍 척도 단축형의 심리도 및 타당성 연구와

국내의 기존 척도에서 발췌하여 43문항을 선별하였다.

문항 선정을 위해 중복된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

으로 갈등, 목표, 순서로 3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자기통제의 문항은 [13], [28]. [36], [37] 그리고 [38] 문

헌의 부록에서 발췌하여 117문항을 선별하였다. 문항 선

정을 위해 중복된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으로 감

정, 금전, 시간, 신체, 그리고 욕구로 5가지 주제를 선정

하였다.

3) 문항 및 자료 구성.

작업기억 연구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작업기억 20

개의 문항을 정보 기억 및 처리, 시각적 정보 기억 및

처리, 종합 정보 처리, 작업 처리 속도당 5개씩 분류하

였다. 전환 연구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환 15개의

문항의 문항을 갈등, 목표, 순서당 5개씩 분류하였다.

자기통제 연구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통제 20개

의 문항을 감정, 금전, 시간, 신체 그리고 욕구를 4개씩

분류하였다.

4) 전문가 내용 타당도.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업기억, 전환 능력,

자기통제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언어치료 전공 석사 7명, 박사 2명 그리고 교수 1명에

게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작업기억은 4개의 요인당 5문항에서 3문

항으로 수정되었다. 전환은 3개의 요인당 5문항에서 4

문항으로 수정되었다. 자기통제는 5개 요인에서 4개의

요인으로 축소하였고 요인 당 3문항씩 12문항을 구성하

였다

5) 최종문항 선정.

전문가 내용 타당 검증을 걸쳐 최종문항 작업기억

12문항 전환 능력 12문항 자기통제 12문항이 선정되었

다.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Likert 척도로 구

성하였다. 설문지는 작업기억, 전환능력, 자기통제, 각

12문항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작업기억, 전환 능력,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보

았다.

작업기억 최종문항은 일차적으로 선정된 문항에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쳐 발달장애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장이 너무 긴 문항은 간결하게 수

정하였다. 작업기억 각 하위 항목에서 3개씩 12문항으

로, 최종 선정된 문항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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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능력 최종문항은 일차적으로 선정된 문항에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쳐 발달장애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장이 너무 긴 문항은 간결하게 수

정하였다. 전환 각 하위 항목에서 4개씩 12문항으로, 최

종 선정된 문항은 표 3과 같다.

자기통제 최종문항은 일차적으로 선정된 문항에서

전문가 타당도 검증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상황에 맞

게 수정하였다. 문장이 너무 긴 문항은 간결하게 수정

하였다. 자기통제 각 하위 항목에서 3개씩 12문항으로,

최종 선정된 문항은 표 4와 같다.

표 4. 자기통제 최종문항 선정
Table 4. Select the final question for self-control

감정 친구가 슬플 일이 있어도 웃음을 못 참는다 외
2문항

금전 용돈을 받으면 계획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다 외
2문항

시간 수업 시간을 못 지킨다 외 2문항

신체 수업 시간에 바른 자세로 있기 힘들다 외 2문항

6) 연구의 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4월 한 달 동안 세 그룹 대

상자에게 자료 수집 동의를 얻은 후 집행기능 검사지를

제공하였다. 검사지를 제시한 후, 다시 한번 개인정보

동의를 확인받았으며, 집행기능 검사는 개인별로 조용

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7) 자료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

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7.0을 사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세 집단(발달장애 청소년, 언어 연령

일치 집단, 생활연령 일치 집단)의 집행기능 하위 영역

(자기통제, 작업기억, 전환 능력) 전체 점수 간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시하였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집행기능 하

위 영역(자기통제, 작업기억, 전환 능력) 평균 점수 간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

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발달장애 청소년, 언어 연령 일치 집단,

생활연령 일치 집단) 집행기능 하위 영역 전체 점

수 비교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과 언어 연령 일치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집단의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 전체 점수를 분석하

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은 작업

기억 12문항, 전환 능력 12문항, 자기통제 12문항으로

전체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표5

와 같다.

표 2. 작업기억 최종문항 선정
Table 2. Selecting the final question for working memory.
청각적
정보
기억 및
처리

선생님이 길게 말하면 알아듣기 어렵다(예시:
사물함에서 교과서 꺼내서 책상에 놓고 어제 한

부분 펴세요) 외 2문항

시각적
정보
기억 및
처리

이전에 읽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외 2문항

종합
정보
처리

동시에 두 가지(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청소와 노래 듣기를 동시에 하기) 외 2문항

작업
처리
속도

평소에일을할때속도가매우느리다고느낀다외
2문항

표 3. 전환능력 최종문항 선정
Table 3. Selection of the final question for conversion
ability

갈등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남들
보다 느리다 외 3문항

목표 새학기가 시작되면 걱정이 된다 외 3문항

순서 새롭거나 복잡한 활동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외 3문항

하위
영역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Dunc
an
사후
검증

자기통
제

언어 연령
일치

46.89 5.99

.000﹡﹡﹡ 2≠1,
3발달장애

청소년
40.80 9.31

표 5. 집단 간 집행기능 하위 영역 전체 점수 비교 결과
Table 5. Results of comparing the overall score of the
sub-area of the execution function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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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어 연령 일치, 2:발달장애 청소년, 3:생활연령 일치,

***p<.01

집단 간 집행기능 전체 점수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

과, 언어 연령 일치 집단의 평균 135.54(SD=16.08), 발

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평균 116.57(SD=19.58), 생활연령

일치 집단의 평균이 139.45(SD=16.25)으로 생활연령 일

치 집단, 언어 연령 일치 집단 그리고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 검증 결과, 발달장

애 청소년 집단은 생활연령 일치 집단 및 언어 연령 일

치 집단과 다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인 작업기억, 전환 능

력, 자기통제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작업기억 영역에서

언어 연령 일치 집단의 평균 46.71(SD=6.76),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평균 37.31(SD=8.59), 생활연령 일치 집

단의 평균 46.94(SD=6.52)으로 생활연령 일치 집단, 언

어 연령 일치 집단 그리고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순으

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 검증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집단, 언어 연령 일치 집단이 서

로 다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능력 영역에서 언어 연령 일치 집단의 평균 4

1.94(SD=6.31),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평균 38.46(SD=

7.14), 생활연령 일치 집단의 평균이 44.97(SD=6.90)으

로 생활연령 일치 집단, 언어 연령 일치 집단과 발달장

애 청소년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Duncan 사후 검

증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은 언어 연령 일치 집단

및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다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통제 영역에서 언어 연령 일치 집단의 평균 46.8

9(SD=5.99),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평균 40.80(SD=9.3

1), 생활연령 일치 집단의 평균이 47.54(SD=6.10)으로

생활연령 일치 집단, 언어 연령 일치 집단 그리고 발달

장애 청소년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 검증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은 언어 연령 일치 집단 및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다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인 작업기억, 전환 능

력, 자기통제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언어 연령 일치 집

단과 생활연령 일치 집단의 경우 자기통제, 작업기억

그리고 전환 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은 자기통제, 전환 능력 그리고 작업기억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집행기능 하위 영역 평

균 비교 결과

1)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작업기억 하위 영역 평

균 비교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작업기억 하위 영역의 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작업기억 하위 영역은 시각 3문항, 청각 3문항,

종합정보 3문항, 처리 속도 3문항으로 전체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표6과 같다.

집단 내 작업기억 하위 영역인 시각, 청각, 종합정보,

처리 속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시각 영역은

9.94(SD=2.65), 청각 영역은 평균 9.03(SD=2.78), 종합정

보 영역은 평균 8.94(SD=2.70), 처리 속도 영역은

9.71(SD=2.65)로 시각, 처리 속도, 청각, 종합정보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Duncan 사후 검증 결과, 시각, 청각,

종합정보. 처리 속도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연령
일치

47.54 6.10

작업기
억

언어 연령
일치

46.71 6.76

.000﹡﹡﹡ 2≠1,
3

발달장애
청소년

37.31 8.59

생활연령
일치

46.94 6.52

전환능
력

언어 연령
일치

41.94 6.31

.001﹡﹡﹡ 2≠1,
3

발달장애
청소년

38.46 7.14

생활연령
일치

44.97 6.90

집행기
능
전체
점수

언어 연령
일치

135.54 16.08

.000﹡﹡﹡ 2≠1,
3

발달장애
청소년

116.57 19.58

생활연령
일치

139.4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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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전환 능력 하위 영역 평

균 비교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전환 능력 하위 영역의 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전환 능력 하위 영역은 목표 4문항, 갈등 4문

항, 순서 4문항으로 전체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세

한 연구 결과는 표7과 같다.

집단 내 전환 능력 하위 영역인 갈등, 목표, 순서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갈등 영역은 12.11(SD=3.20), 목표

영역은 평균 12.77(SD=2.68), 순서 영역은 평균

13.60(SD=3.15)로 순서, 목표,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Duncan 사후 검증 결과, 갈등, 목표, 순서는 유의차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자기통제 하위 영역 평

균 비교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자기통제 하위 영역의 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자기통제 하위 영역은 감정 3문항, 금전 3문항,

시간 3문항, 신체 3문항으로 전체 12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표8과 같다.

집단 내 자기통제 하위 영역인 감정, 금전, 시간, 신

체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감정 영역은 10.11(SD=3.11),

금전 영역은 평균 10.69(SD=3.22) 시간 영역은 평균

10.97(SD=2.51), 신체 영역은 9.03(SD=2.83)으로 시간,

금전, 감정, 신체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 검증

결과, 신체와 금전, 시간은 서로 다른 영역인 것으로 나

타났다.

1:감정, 2:금전, 3:시간, 4:신체, *p<.05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언어 연령이 12세 이상인 발달장애 청소

년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특성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발달장애

청소년 35명,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학생 35명, 생활연

령 일치 성인 총 10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간(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언어 연령 일

치 집단, 생활연령 일치 집단)의 집행기능 전체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 검증 결과 발달장

하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유의
확률

시각 9.94 2.65

.316
청각 9.03 2.78

종합정보 8.94 2.70

처리 속도 9.71 2.65

표 6.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작업기억 하위 영역 평균 비교
결과
Table 6. Results of the mean comparison of working
memory sub-areas with in the youth proup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하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갈등 12.11 3.20

.124목표 12.77 2.68

순서 13.60 3.15

표 7.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전환 능력 하위 영역 평균 비교
결과
Table 7. Results of the mean comparison of conversion
ability sub-areas with in the youth proup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하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유의
확률

Duncan
사후 검증

감정 10.11 3.11

.033 4≠2.3
금전 10.69 3.22

시간 10.97 2.51

신체 9.03 2.83

표 8.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내 자기통제 하위 영역 평균 비교
결과
Table 8. Results of the mean comparison of self-control
sub-areas with in the youth proup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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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청소년 집단은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집단 및 생활

연령을 일치시킨 집단과 다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이 스스로 집행기

능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동일 연령의 정상 발

달 집단과 비교해 거의 모든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에서

현저한 결함을 보인다는 [39]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발달장애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보호자나 가족에 대한 접근

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

이 자기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판단 할 수 있는지 살

펴볼 수 있었다. 집행기능은 대체로 전두엽이 발달하는

만 5세 이후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발달[40]한다. 추가적

으로 하위기능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보이지만[41],

발달장애 청소년도 스스로 집행기능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에 대해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인 작업기억, 자기통제. 전환 능력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작업기억, 전환 능력, 자기통제 순으로 평균 점수

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아동이 9세 경에 작업기억

이 급격한 발달을 보이지만 발달장애인 집단의 작업기

억은 기억 용량의 제한으로 인해 정체상태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난다는 [4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

서 집행기능 중재 프로그램에서도 작업기억에 대한 중

재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발달

장애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집행기능 중 작업기억

의 하위 영역을 시각적 정보 기억 및 처리, 청각적 정

보 기억 및 처리, 종합적 정보 기억 및 처리, 처리 속도

로 구성하여 그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시각, 처리 속

도, 청각, 종합정보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작업기억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집단보

다 작업기억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43]의 연구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업기억에서 종

합적 정보 처리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결과는 지

적장애 아동이 단일 과업보다 언어적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여 처리까지 해야 하는 이중 과업에 더 큰 어려

움이 있다는 [4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집행기능 중 자기통

제의 하위 영역을 감정, 금전, 시간, 신체로 구성하여

그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시간, 금전, 감정, 신체 순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중 신체의 점수가 다른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학창 시절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나 사회의

보호가 높았으나, 현재 성인기가 되어 자율성이 올라가

게 되면서 스스로 신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 아동이 여러

감각 간의 협응을 포함하는 섬세하고 복잡한 신체 및

운동 통제 능력에 있어서 또래에 비해 많이 뒤처질 수

있다는 [45]의 문헌과 맥락이 비슷하다. 또한 발달장애

인은 특정 과제를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알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결과

와 효과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인 초인지가 부

족하여 자기 통제(self-regulation)능력에 있어서도 전반

적으로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46]의 문헌과 맥

락을 함께 한다.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의 집행기능 중

전환 능력의 하위 영역을 갈등, 목표, 순서로 구성하여

그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순서, 목표, 갈등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또한 작업기억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전

환 능력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이 ADHD 아동 집단과 비교

했을 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을 준비하고 조

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힌 [47]의 연구와 맥

락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언어 연령이 12세 이상인 발달장애 청소

년을 대상으로 집행기능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발달장

애 청소년 집단이 작업기억, 자기통제, 전환 능력의 모

든 하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집행기능 영역 중에서 발달장애 청소년 집

단의 작업기억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전환 능력

과 자기통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

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

해서 집행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발달장애 청소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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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달장애 청소년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성인 집단,

발달장애 청소년과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학생 집단을

각각 35명씩 선정하였으나, 성별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 성비

와 어휘 연령을 포함한 다른 언어영역을 일치시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에 따른 양적 측면만

을 다루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검증된 질적 척

도를 이용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에 대한 심

도 있는 질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발달장애 청

소년의 집행기능 관련 중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발

달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관련 연구 및 중재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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