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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장선미 PhD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서 론
 

움직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운동발달적 측면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인간 움직임은 오늘날 여러 예술의 영역과 통합되면서 단순히 

운동발달만이 아닌 지적 향상과 함께 창의성, 자기표현, 그리고 개념형

성 등이 어우러져 지적 또는 심리적 능력의 발달까지 의미하며 여러 

분야에서 그 의미를 풍요롭게 하고 더욱 뜻깊게 만든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인간문화의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며, 최근 예

술은 인문학 및 과학의 학제 간 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

세이다[1,2]. 이러한 예술 활동의 효과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

리적 건강과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3]. 또한 예술적 실

천을 통해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지며,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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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는 통로로 활용된다[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 예술 활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인 지적장애 아동은 발달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기술 

및 감정 조절 능력에 상당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기능 및 

심리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술통합적 관점의 운동학적 접근이 필

요하다[5,6].

지적장애 아동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지적능력의 결함이며, 그들의 

낮은 능력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어 결과적으로 잦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7].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적

장애 아동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대인관계의 위

축 및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어 정서발달 및 언어발달, 인지

발달의 지체를 나타낸다[5,8].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들이 가진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대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개별화 

및 특성화된 교육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예술을 적용한 치료프로그

램과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지적장애 아동의 장애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적장애 각 등급의 기준은 지적능력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적장애 아동을 교육함에 있어 지적능력 수준인 등급은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며, 이는 치료적 접근에서도 의미를 같이 

한다. 예술 활동을 통한 치료적 접근은 음악, 미술, 무용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된 선행 연구에서 

예술은 다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9-15].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치료 목적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정과 연계를 이룬 부모의 평가가 반영된 연구는 미흡하

였다.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장애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었

기에 지적장애 유형 및 급수, 장애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은 

발달이 늦고 표현이 서툰 지적장애 아동에게 감각자극을 촉진하여 흥

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는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단순한 즐거움 이상으로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

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자기표현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학습이 될 것이다[5,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

장애 아동의 자기표현이 자기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광역시 D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1-4 학년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 아동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15]. 연구 

대상 아동 중 ‘무용동아리 활동’을 선택한 아동들은 실험집단으로 10

명을 선정하여 12주간 주 2회(월, 수), 1회 40분씩, 창의적 체험활동 시

간에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무용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지 않은 10명의 아동으로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독립된 교과 교육만 하였다. 본 연구는 부

모님의 동의하에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실험집단의 특징은 Table 1과 

같으며, 통제집단의 특징은 Table 2와 같다.

2. 조사도구

1) 자기표현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표현 검사도구는 지적장애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Likert식 5점 척도를 적용하

여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15].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도구

의 설문지를 부모(1명) 평가와 본 연구에 참여하여 보조적 역할을 담

당한 특수학교 교사(정교사2명, 보조교사2명) 평가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성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group 

Gender School year Characteristics

A Boy 2 Good at expressing one's intention, 
 learning is possible

B Boy 2 Get along well with my friends.
C Boy 2 Anxious and distracted
D Boy 3 Have a good concentration
E Boy 3 Mild-mannered and like to dance
F Boy 4 Good at expressing one's opinion, 

 lack of concentration
G Boy 4 Strong obsession with strap
H Girl 1 Like dancing to music
I Girl 3 Mild-mannered, socialize with friends
J Girl 4 Interaction is possible, like to play activity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group 

Gender School year Characteristics

A Boy 1 Strong aggressive but like to dancing
B Boy 1 Passive character but like to expressions
C Boy 1 Concentrative but annoying
D Boy 2 Passive and unwilling to move
E Boy 2 Get along with friends but unwilling 

 to move
F Boy 4 Communicatable and have learning 

 ability
G Girl 3 Distracted and Stubborn.
H Girl 3 Good cognition, but distracting
I Girl 4 Strong willing to study, but distracting
J Girl 4 Very active and like to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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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효능감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효능감 검사도구는 지적장애 아동의 수준

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Likert식 5점 척도를 적

용하여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16].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도구의 설문지를 부모(1명) 평가와 본 연구에 참여하여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 특수학교 교사(정교사 2명, 보조교사 2명) 평가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성 내용은 Table 4와 같다

3) 조사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1) 자기표현 검사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자기표현 검사지에 대한 측정도구가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총 20개의 변수에서 

요인적재 값이 .60이하로 나타나는 5개 문항(1, 2, 3, 4, 6)을 제외한 15개

의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표현 검사지의 문

항별 적재 값은 내용적 자기표현 .667-.835, 음성적 자기표현 .653-.811, 

신체언어적 자기표현 .745-.859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타당도는 확보되

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별로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계

수는 내용적 자기표현 .732, 음성적 자기표현 .866, 신체언어적 자기표

현 .807로 나타났으며, 각 구성개념별로 적절치 않은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Cronbach’s α계수는 내용적 자기표현 .601-.718, 음성적 자기표현 

.836-.860, 신체언어적 자기표현 .716-.787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2) 자기 효능감 검사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자기 효능감 검사지에 대한 측정도구가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하였

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총 15개의 변수

에서 요인적재 값이 .60 이하로 나타나는 1개 문항(3)을 제외한 14개의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 효능감 검사지의 문

항별 적재 값은 자신감 .776-.836, 자기조절 효능감 .703-.837, 과제난이

도 선호 .636-.826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별로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계수는 자신감 

.827, 자기조절 효능감 .853, 과제난이도 선호 .787로 나타났으며, 각 구

Table 3. Configuration of the self-expression questionnaire     

Variable Division Content Question Number

Self - expression test Contents There are lots of self-expression elements in their speech     1-9
Voice Voice is correct and clear that the other person can understand easily     10-16
Body language Their facial expressions, hands and feet move naturally     17-20

Table 4. Configuration of the self-efficacy questionnaire     

Variable Division Content Question Number

Self-Efficacy test Confidence The conviction or belief in one’s ability to action 1-5
Self-regulating efficacy The degree of self efficacy whether the self-control mechanism can be 

 applied well
6-10

Preference to task Degree of preference for specific tasks and goals 11-15

Table 5.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f-expression questionnaire     

Concept Variable Number Factor loading value
Cronbach α for 
deleted item

Total Cronbach α Removed number

Self-expression (contents) 5
7
8
9

10

.667

.688

.782

.835

.811

.718

.707

.650

.601

.836

.732 1, 2, 3, 4, 6

Self-expression (voice) 11
12
13
14
15
16

.729

.785

.723

.782

.727

.653

.850

.841

.850

.841

.849

.860

.866

Self-expression (body language) 17
18
19
20

.768

.813

.859

.745

.776

.748

.716

.787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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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념에서 적절치 않은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Cronbach’s α계수는 자

신감 .766-.805, 자기조절 효능감 .809-.845, 과제난이도 선호 .713-.779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3.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 구성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무용 교수 학습자료 1-2학년 예술통합교육

으로 구성된 ‘예술 만나기’ 영역을 토대로 구성하였다[17]. 전체 프로그

램은 12주간 주 2회(월, 수), 1회 40분의 내용으로 기본 움직임 8회, 응

용 움직임 8회, 심화 움직임 8회의 총 24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

다. 기본 움직임은 움직임의 기초영역인 비 이동 움직임, 이동 움직임, 

조작적 움직임을 익히고 감각 자극을 통해 신체 감각을 인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응용 움직임에서는 기본 움직임에서 학습한 동작들을 시

각적, 촉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박자의 흐름, 움직임의 강세, 

움직임의 높낮이 변화를 활용해 신체의 감각을 확장시켰다. 심화 움직

임에서는 백조의 움직임을 탐색하여 상상표현과 백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즉흥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백조 

움직임의 단계를 만들어 음악과 함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 구성은 

Table 7과 같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 21.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자기표현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자기표현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은 내용적 자기

표현(β =.314), 음성적 자기표현(β =.281)이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17.561(p< .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26.8%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2. 자기표현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은 내용적 자기

표현(β =.371)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값이 15.526(p< .001)으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13.8%

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3. 자기표현이 과제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은 내용적 자기

표현(β =.381)이 과제난이도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값이 16.460(p< .001)으로 회귀식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14.5%

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의 자

기표현이 자기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은 자기표현이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움직임 훈련으로 기능의 학

Table 6.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f-efficacy questionnaire     

Concept Variable Number Factor loading value
Cronbach α for delet-

ed item
Total Cronbach α Removed number 

Confidence 1
2
4
5

.810

.828

.776

.836

.784

.770

.805

.766

.827 3

Self-regulating efficacy 6
7
8
9

10

.803

.823

.837

.703

.808

.823

.816

.809

.845

.818

.853

Preference to task 11
12
13
14
15

.636

.737

.736

.826

.742

.779

.768

.753

.713

.752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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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가능해진 결과로 보여진다[18]. 예술통합은 적극적인 움직임 표현

을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 창조적 예술개입이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한번 증진된 자신감은 다른 상황에도 전이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19,20]. 

자기 효능은 장애에 직면하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20]. 지

적장애 아동의 예술통합 움직임은 특정한 개념이나 기능을 익히기 보

다는 또래와 함께 움직임을 만들고 표현하면서 즐거움이란 감정이 불

안한 심리를 안정시켜 그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

여진다. 또한 동기와 주의집중을 유발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어 성취와 만족감을 준 결과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통

제능력이 증대 되어 자기조절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효능에 대한 신념은 행동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사

고과정에 대한 자기조절, 동기 그리고 정서적, 생리적 상태와도 관련된

다[21].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은 자기표현의 

기회가 제공되고, 자기정서를 인식하여 표현능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표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과제 선호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놀이를 통해 

Table 7. Art integration movement program     

Movement contents of integrated activities Improvement

1 Basic movement Self-introduction with movement self-expression
2 Introduce a friend with movement
3 Make a space with movement self-expression 
4
5 Movement with friends self-expression 
6  self-efficacy
7 Game movement self-expression 
8  self-efficacy
9 Application movement Make a figure with movement (fast, slowly) self-expression 

10  self-efficacy
11 Make a number with movement (strongly, weakly) self-expression 
12  self-efficacy
13 Make a consonant and vowel with movement self-expression 
14  self-efficacy
15 Make a alphabet with movement self-expression 
16  self-efficacy
17 Intensified movement Express a animal with movement self-expression 
18  self-efficacy
19 Search the swan movement self-expression 

 self-efficacy
20 Express the swan movement1 self-expression 
21  self-efficacy
22 Express the swan movement 2
23 self-expression 
24 Perform the swan movement  self-efficacy

Table 8. Influence of self-expression on confidence 

Variable Bi SE β t

Constant .229 .337 .679
self-expression (contents) .278 .09 .314 3.087**
self-expression(voice) .239 .086 .281 2.766**

F=17.561***, R2 =.268

**p<.01, ***p<.001.

Table 9.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self-regulating efficacy 

Variable Bi SE β t

Constant .878 .263 3.339***
self-expression (contents) .269 .068 .371 3.940***

F=15.526***, R2 =.138

***p<.001.

Table 10.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the task preference 

Variable Bi SE β t

Constant .835 .198 4.212***
Self-expression (contents) .209 .051 .381 4.057***

F=16.460***, R2 =.14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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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표현하고, 반복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은 사고

의 본질과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행동을 결정하는데 변화를 주어 자

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21]. 통제력을 행사하

는 효능에 대한 믿음은 심리 사회적 영향이 건강 기능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

램은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긍정적인 정서 형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예술통합 움직임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은 

자기표현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급의 지적장애 아동에게 국한되어 연구되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른 등급의 아동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성

을 검정하고 등급별 서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추후 지적

장애 아동의 성장 환경 및 경험에 따른 성숙의 차이를 고려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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