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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아동의 입모양 잔여효과에 한 탐색*

이 춘 매 정 경 미†

연세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순응 패러다임인 입모양 잔여효과(Mouth shape aftereffects)를 사용하여 자폐 스

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아동이 자주　응시하는　입과　 련된　처리에서　정상

발달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알아보기 해 첫째, 국내 정상

발달 집단에서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둘째, ASD 아동의 입모양 잔여효

과가 정상발달 아동과 차이가 보이는지를 비교하 다. 연구 I에서는 종합 학교에서 재학　

인 학생 51명을 무선으로 ‘음’ 는 ‘유’ 입모양 순응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입모양 순응과

제를 수행하 다. 연구 Ⅱ에서는 만 6세에서 16세의 ASD로 진단받은 아동 20명과 성별, 연령

지능을 매칭한 정상발달 아동 18명이 모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 I과 동일한 컴퓨터

과제를 완료하 다. 연구 결과, 연구 I에서 국내 정상발달 집단에서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

났으며 ‘유’입모양에 순응한 집단의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ASD 아

동과 정상 발달한 아동의 입모양 잔여효과를 비교한 연구 Ⅱ 결과, 두 집단 모두 입모양 잔

여효과가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ASD 아동이 입과 련

된 지각 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없으며 정상발달 아동과 동일한 입과 련된 규 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함의에 더불어 한계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논의하 다.

주제어 :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입모양 잔여효과, 정상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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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는 신경발달학 장애(김미하, 손정

락, 2011; Klin & Mercadante, 2006)로 사회

상호작용 의사소통의 결손, 상동 이고 반

복 이며 제한된 심과 행동을 특징으로 한

다(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ASD 아동은 유아기부터 사회성 발달에 비

형 인 패턴을 보이며(박은혜, 이소 , 2011;

신민섭, 김융희, 1998; 최지 , 양윤란, 김재환,

2004), 맞춤(Senju & Johnson, 2009), 합동 주

시(joint attention; Dawson, Meltzoff, Osterling, &

Rinaldi, 1998; Schietecatte et al., 2012), 타인의

의도 악 등(Gilpin, 2002)에서 어려움을 보인

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 상황에서 소극

으로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계

형성에 심각한 해를 가져온다(나수 , 2006).

ASD 아동의 제한된 사회 상호작용을 설명

하는 이론 근 (Elamin, Penner, Hardiman,

& Abrahams, 2012), 최근 얼굴 자극이 정체성,

성별, 인종 정서 등 정보를 제공하며 의

사소통에서 가장 요한 식별 자극임을 근거

로(민유정, 정경미, 정상철, 양재원, 2013;

Webster, Kaping, Mizokami, & Duhamel, 2004),

얼굴 지각 방식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Senju, 2012). ASD 아동의 얼굴 인식을

살펴본 신경 생물학 행동학 연구들은

일 으로 ASD 아동이 정상 발달(Typically

Developmental, 이하 TD) 아동에 비해 얼굴 정

체성　인식(제시한 얼굴이 A과 B 에 구인

지를 변별하는 과제), 정서 변별(제시한 정서

가 어떤 정서인지 단하는 과제; Behrmann et

al., 2006; Wallace, Coleman, & Bailey, 2008), 친

숙한 얼굴 지각(방 봤던 얼굴이 구인지를

단하는 과제; Dawson et al., 2002) 등에서 어

려움이 있으며(Gliga & Csibra, 2007), 얼굴인식

능력과 사회 의사소통 간 높은 상 이 있음

을 보고한다(Pellicano, Jeffery, Burr, & Rhodes,

2007; Schultz, 2005).

ASD 아동의 제한된 얼굴 인식 능력을 설

명하기 한 시도로 다양한 이론 근이

제기되었다(Behrmann et al., 2006). 그 여러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는 인지 가설로

약한 앙 응집성(Weak Central Coherence, 이

하 WCC) 모델이 있다(Frith, 1989). WCC 모델

에서는 ASD 집단이 입력된 정보(incoming

information)를 평균 는 체 인 형식으로

부호화하는 TD 집단과는 달리, 사물의 일부

특징 혹은 부분에 편향을 보인다고 설명하며

(Frith & Happé, 1994), 이는 많은 연구를 통

해 지지되고 있다(Bölte, Holtmann, Minshew,

Goldstein, & Siegel, 1997; Poustka, Scheurich, &

Schmidt, 2007). 를 들어, 체 인 시각

정보 처리가 필요한 Navon 문자 과제(Navon,

1977)나 게슈탈트 그룹핑(gestalt grouping;

Brosnan, Scott, Fox, & Pye, 2004)과제에서 ASD

아동이 TD 아동에 비해 수행의 정확도가 떨

어진 반면(Bölte et al., 2007), 개별 정보 처리가

요구되는 토막 짜기(Block Design) 모양 맞

추기(Object Assembly) 과제에서는 ASD 아동이

TD 아동보다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Minshew et al., 1997).

ASD 아동의 부분 처리 편향은 얼굴 역

효과(face inversion effect), 얼굴 합성효과(face

composite effect), 처 착각(Thatcher illusion)과

공간 주 수 효과(effect of spatial frequency) 등

얼굴 지각을 평가하는 다양한 실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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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를 들면, 얼굴 역

효과란 얼굴 자극을 바로 제시할 때보다 거

꾸로 제시할 때 재인 정확도가 떨어지는 효과

이다(Rose et al., 2007). TD 집단은 얼굴을 재

인할 때 얼굴 자극의 배열 인 특성에 더 의

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굴 자극을 거

꾸로 보여주면 배열 인 특성이 감소되어 식

별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Behrmann

et al., 2006). 그러나 ASD 집단의 경우 얼굴 자

극의 제시 방향과 무 하게 수행에서 차이가

없었다(Lahaie et al., 2006). 다른 실험 패러

다임인 공간주 수 효과는 역 필터(low-pass

filter)를 통해 얼굴의 부분 특징을 희미하게

하고 고역 필터(high-pass filter)를 통해 부분 특

징이 강조되게 하는 효과이다(Kikuchi, Senju,

Hasegawa, Tojo, & Hiroo, 2013). 기존 연구에서

는 ASD 아동이 낮은 공간주 수보다 높은 공

간주 수 얼굴 사진을 사용할 때 정체성 매칭

과제(identity-matching task)에서 더 좋은 수행을

보고하 다(Deruelle et al., 2004). 따라서 ASD

아동이 얼굴을 지각함에 있어 기타 사물 지각

과 유사하게 부분 인 지각 편향을 보이며,

, 코, 입과 같은 얼굴 부분 특징을 체의

하나의 자극으로써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ASD 아동이 얼굴

특히 입에 해 비 형 주의 편향이 있음을

보여 다. 를 들어, 안구운동추 분석을 사

용한 몇몇 연구에서는 TD 아동이 얼굴을 주

시할 때 일반 으로 을 더 많이 응시하는

것과 달리, ASD 아동은 걸음마기 때부터 보

다는 입을 유의하게 많이 응시하는 경향이 있

음을 보고하 다(Jone, Carr, & Kin, 2008;

Papagiannopoulou et al., 2014). ASD 아동의 얼

굴 지각 편향을 , 코 혹은 입으로 세분화하

여 살펴본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Joseph &

Tanaka, 2003), ASD 아동이 과 코를 사용하

여 얼굴을 변별할 때 TD 아동에 비해 정확도

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입을 단서로 얼굴을

구별할 때는 정확도가 TD 아동과 차이를 보

이지 않음을 보고하 다. 이 외에도 ASD 아동

의 입 특정 주의 편향은 정서 식별에서도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

모양을 이용하여 정서를 구분할 경우 ASD 아

동과 TD 아동은 정확도에서 차이가 없으나,

을 단서로 정서를 단하는 경우 ASD 아동

이 어려움을 보고하 다(Spezio et al., 2007).

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첫

째, ASD 아동이 얼굴을 체 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보일 뿐만 아니라 얼굴을 지각

식별에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에 한

정보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

ASD 아동이 입에 해서는 TD 아동과 다르지

않으며 주로 입 부분에 주의 편향이 있음을

보여 다(Neumann et al, 2006). 얼굴 지각체계

가 생애 기의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Jeffery et al., 2010), 걸

음마기부터 시작된 ASD 아동의 부분 주의 편

향은 얼굴 인식 능력의 발달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WCC 모델을

통해 얼굴 부분 주의 편향과 얼굴 인식 능력

의 련성을 추론할 수 있으나, 부분 주의 편

향과 ASD 아동의 얼굴 지각 체계에 한 구

체 인 연 성을 설명하는 데 제한 이다.

최근, 규 　기반　코딩(Norm-based coding)　

모델은 TD 집단의 얼굴 지각 체계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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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인 이론으로, TD 집단과 ASD 집단

을 비교함으로써 ASD 아동의 제한된 얼굴 인

식 능력을 설명하는데 용되고 있다(Rhodes,

Watson, Jeffery & Clifford, 2010). 규 기반 코

딩 모델에 따르면, 일반 으로 사람들이 시각

패턴을 지각하고 시각 자극 간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기 해, 자신이 경험했던 얼굴

을 바탕으로 원형(prototype) 혹은 지각 규

(perceptual norm)이라 불리는 공통 인 틀(평균

얼굴이라고도 함)을 형성한다. 이때 정체성이

다른 얼굴들은 평균 얼굴을 심으로 다차원

상의 다른 축에 치하게 되고 얼굴 공간(face

space)에 하나의 으로 표상된다(Harberman &

Whitney, 2007; Jeffery, Read, & Rhodes, 2013;

Valentine, 1991).

순응 패러다임(adaptation paradigm)은 시각

정보가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

용되는 방법 의 하나로(Webster & Strantton,

2003), 규 기반 코딩 모델을 지지하는 얼굴

지각 연구에 용되어 왔다(Anderson & Wilson,

2005; Jeffery et al., 2013; Rhodes & Jeffery,

2006). 를 들어 얼굴 순응 패러다임 의

하나인 얼굴 정체성 잔여효과(face identity

aftereffects)는 특정 얼굴(순응자극)에 몇 동

안 노출시킨 후에 이어서 평균 얼굴을 보여

주면 같은 정체성을 가졌지만 반 특성을

가진 얼굴로 지각하게 되는 상이다(Leopold

Rhodes, Müller, & Jeffery, 2005). 이는 평균 얼

굴이 정체성이 동일하지만 특성이 상반되는

각 얼굴의 심에 치하고　있으며　평균　

얼굴을　 심으로　다차원　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Rhodes & Leopold, 2011). TD 성

인을 상으로 순응 패러다임을 얼굴 지각에

용한 연구들은 얼굴 정체성(Palermo, Rivolta,

Wilson, & Jeffery, 2011), 성별(Bestelmeyer et al.,

2008), 인종(Jaquet, Rhodes, & Hayward, 2008)

정서(Adams et al., 2010) 지각에 규 기반 코

딩을 사용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 으며,

매우 어린 시기부터 정체성 잔여효과가 나타

남을 보고하 다(Jeffery, Read, & Rhodes, 2013).

비록 ASD 아동을 상으로 얼굴 순응 패러

다임을 탐색한 연구 수는 많지 않으나, 연구

들은 일 으로 ASD 아동이 TD 아동에 비해

작은 잔여 효과를 보임을 보고한다(Rutherford,

Troubridge, & Walsh, 2012). 를 들어 14명 고

기능 ASD 남자 아동과 연령 지능을 매칭

한 15명 TD 남아를 상으로 얼굴 정체성 잔

여효과를 비교한 결과, ASD 아동이 TD 아동

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정체성 잔여효과를 나

타났다(Pellicano, Jeffery, Burr, & Rhodes, 2007).

한 ASD 아동을 상으로 얼굴 정서 잔여효

과(face expression aftereffect)를 탐색한 연구에선,

TD 아동은 부정 인 정서에 순응한 후 립

정서 얼굴을 정 인 정서로 평가하는 반면,

ASD 아동은 부정 인 정서에 순응한 후 정서

잔여효과가 감소되었다(Rutherford et al., 2012).

한편 시선 방향 잔여효과는 시선 방향이 좌측

인 무표정 얼굴에 지속 으로 노출된 후 정면

으로 보고 있는 시선을 우측으로 지각하게 되

는 상인데, ASD 아동의 경우 과 련된

시선방향 과제에서 TD 아동에 비해 잔여효과

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 다(Pellicano et al.,

2013).

이와 같이 일련의 연구들에서 일 으로

찰되는 ASD 아동의 상 으로 하된 잔

여효과는 ASD 아동이 TD 아동과 달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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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얼굴 정보처리나 주변 정보에 해 TD

집단과는 다른 지각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

음을 시사해 다. 그러나 ASD 아동이 얼굴과

련된 모든 정보처리에서 TD 아동과 질 인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제한이 있

다. 일부 연구에서 ASD 아동이 입을 단서로서

정서 정체성 변별할 때 TD 아동과 다르지

않다는 보고하 다(Joseph & Tanaka, 2003). 이

를 고려해볼 때 ASD 아동이 어도 입 주변

에 한 정보처리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

론해볼 수 있으며, ASD 아동이 입과 련된

처리에서 문제가 있는지 입 주변에 한 순응

패러다임 연구를 통해 독립 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재 입과 련된 순응 패러다임 연구는 매

우 제한 인데(Dickinson & Badcock, 2013; Jones

et al., 2010), 연구 결과는 순응한 입모양의 유

형에 따라 입모양 잔여효과의 크기가 달라짐

을 보고한다. 를 들어, Jones와 그의 동료들

(2010)은 건강한 학생을 상으로 어발음

인 ‘U’ 는 ‘M’입모양에 순응시킨 후 반

입모양으로 지각하는 입모양 잔여효과에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

났는데, ‘M’입모양보다 ‘U’입모양에서 더 큰

잔여효과가 나타났다(Jones et al., 2010). 이 연

구는 입 주변에 한 독립 인 얼굴 정보 처

리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하

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나, 다른 언어체계

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ASD 아동과 TD 아동

의 입모양 잔여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앞서,

TD 집단이 국내 언어 체계에서도 입모양 잔

여효과에 있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우선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국내 학생 집단

을 상으로 입과 련된 순응 패러다임인 입

모양 잔여효과를 용하여, TD 집단에서 입모

양 잔여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 입모

양 잔여효과의 크기가 순응한 입모양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ASD 아동을 입모양에 순응시킨 후 입모

양 잔여효과의 검증 여부를 검증하고, 입모양

잔여효과에서 TD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1. 국내 TD 집단의

입모양 잔여효과

기존 연구에서는 TD 집단을 상으로 어

발음인 ‘U’ 는 ‘M’입모양에 순응시킨 후 반

입모양으로 지각하는 입모양 잔여효과에

해 검증하 다(Jones et al., 2010). 국내의 경

우 기존 연구와 다른 언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어 발음인

‘M’과 ‘U’를 실험에 용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어와 한국어를

총체 으로 조 분석한 결과를 토 로(최윤

, 2014), 같은 음소를 공유하는 문자인 ‘음’

과 ‘유’입모양을 한 얼굴 자극 사진을 우선

으로 선택하여 TD 집단에서 입모양 잔여

효과의 검증 유무 순응한 입모양 유형에

따른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의 차이를 확인하

다. 연구 I는 연구자가 속한 학교 심리

학과의 연구심의 원회(Departmental Review

Committee)에서 연구 승인 허가를 받아 진행되

었다(승인번호: 201402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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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1개 종합 학

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을 상으로 진행

하 다. 본 연구는 실험 시작 에 실험 참가

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 으며, 참가자

들은 실험 참여에 따라 실험 참여 수를 제

공받았다. 79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

으며, 다음의 제외 기 에 따라 총 51명(남 =

18명, 여 = 33명)이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1) 컴퓨터 과제를 끝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N = 1), 2) 컴퓨터 과제 별 탐지 과제에서

의 정확도가 80% 이하인 경우(N = 25), 3) 연

령과 성별 등 기본 정보가 빠진 경우(N = 2),

4) 신경학 손상이나 장애를 보고한 경우(N

= 0). 실험 조건에 따라 참가자를 무선으로

‘음’ 는 ‘유’입모양 순응 집단으로 나 었으

며 성별과 연령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기구 실험은 컴퓨터실에서 Window XP 운

체제가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자극 제시와 참가자 반응 수집은 E-prime

(Schneider, Eschman, & Wuccolotto, 2002)으로 통

제되었다. 자극은 15인치 모니터에 제시되었

으며, 참가자와 모니터와의 거리는 약 60cm에

서 70cm를 유지하 다.

실험 자극 입모양 잔여효과를 측정하기 해

100% ‘음’과 100% ‘유’입모양을 한 모델 8명

(남자 4명, 여자 4명)의 사진을 제작하 으며

이를 순응 자극으로 사용하 다. 검사 자극은

Fanta Morph Software(Abrosoft Fantamorph v 3.0)

로그램을 이용하여 0%(100% ‘음’)에서 100%

‘유’입모양의 연속선 상에서 20%, 30%, 40%,

45%, 50%, 55%, 60%, 70% 80%인 총 9개

강도의 자극 사진을 생성하 다(그림 1).

‘음’ 집단 ‘유’ 집단

(N = 27) (N = 24)

성별

남 8 10

여 19 14

평균 연령(SD)/세 22.20(2.21) 22.21(1.60)

연령 범 /세 19 ~ 25 18 ~ 25

표 1. 연구 참가 학생의 성별 연령 분포

그림 1. 입모양 자극 시. a) 순응자극, b) 검사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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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참가자들은 컴퓨터 과제를 수행하게 되

고 컴퓨터 과제는 그림 2와 같이 순응 과

제, 순응 과제, 순응 후 과제의 순으로 연이어

진행되었다(그림 2). 총 실험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하 다.

순응 과제. 총 9개 강도의 입모양으로

제시되는 얼굴 자극의 입모양을 식별하는 과

제를 진행하 으며 총 시행 수는 72회이다(모

델(8) × 입모양 강도(9)). 자극은 총 500ms 동

안 제시되며, 얼굴 사진이 사라지면 그 얼굴

의 입모양을 단하도록 하 다(그림 3a).

순응 과제. 무선으로 참가자를 ‘음’ 는

‘유’입모양 얼굴 사진에 순응하는 집단으로 나

었으며, 4000ms 동안 제시된 100％ ‘음’

는 ‘유’입모양 얼굴자극(순응 자극, 그림 1) 사

그림 3. 각 과제 별 진행 과정. a) 순응 과제, b) 순응 과제, c) 순응 후 과제

그림　2. 연구 진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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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에 란 별 모양이 입 에 제시되었는

지를 식별하는 과제를 수행하 다. 참가자가

입에 한 집 을 잃지 않도록 하기 해 별

을 탐색하게 하 다. 참가자는 모니터에 나타

난 얼굴 자극을 본 후 별 모양이 있을 때 1번,

없을 때 2번 키로 반응하 다. 총 시행 수는

24회이며(모델(8) × 3번 반복) 총 순응 시간은

약 １.5 분이다(그림 3b).

순응 후 과제. 순응 효과를 유지하기 해

순응 자극을 4000ms 제시한 이후 이어서 변별

자극을 500ms 동안 보여주었다. 검사 자극이

사라지면, 참가자는 검사 자극의 입모양을

단하도록 하 고 총 시행 수는 72회이다.

한 자극 크기가 입모양 잔여효과에 미치는

향을 이기 해 순응 자극과 검사 자극의

크기를 다르게 제시하 다(그림 3c).

설계 종속변인은 응답률로, ‘음’입모양에 순

응한 집단이 검사 자극 사진의 입모양을 ‘유’

로 응답하는 비율을 측정하고 ‘유’입모양에 순

응한 집단이 동일 자극 사진을 ‘음’으로 응답

하는 비율이다. 한 측정한 응답률을 바탕으

로, 입모양 잔여효과의 크기를 순응 후 과제

에서의 응답률에서 순응 과제에서의 응답

률을 뺀 값으로 정의하 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1.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국내 TD 학생

에서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

기 해 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사용하 다. 입모양의 잔여효과의 크기가 순

응한 입모양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

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을 실시하 다.

결과 논의

입모양 잔여효과 발생 여부 검증 TD 학생

을 상으로 ‘음’ 는 ‘유’입모양을 한 얼굴

사진에 순응시킨 이후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

타나는지를 살펴보기 해, 각 순응 집단의

순응 과제와 순응 후 과제의 응답률의 평

균을 응 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그 결과, ‘음’입모양에 순응한 집단의 경우 순

순응 순응 후

집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도

유
47.431

(7.20)

68.60

(15)
7.87 23 .000

음
54.97

(8.24)

67.70

(7.38)
5.64 26 .000

주. 1단 %

표 2. 집단 별 순응 , 후의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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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후 ‘유’로 응답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증

가하 으며(t(26) = 5.64, p < .001), ‘유’입모양

에 순응한 집단은 ‘음’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증가하 다(t(23) = 7.87, p < .001, 표 2). 이는

TD 집단에서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남을 의

미한다.

입모양 유형에 따른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의

차이 입모양의 유형에 따른 순응 집단 간 입

모양 잔여효과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의 차

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t(49) = 2.79, p <

.05). 분석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 다.

연구 I에서는 TD 학생을 상으로 한국

어 발음인 ‘음’ 는 ‘유’입모양을 한 얼굴 사

진에 순응시킨 후, 두 집단에서는 모두 반

입모양으로 지각하는 편향이 증가된 양상을

보고하 다.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게 국내

TD 집단에서도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유’입모양에

순응한 집단의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가 ‘음’입

모양에 순응한 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와 같은 음소인 ‘U’입모양에 순응한

집단에서 입모양 잔여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보고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가 순응한 입모양 유형

의 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입

모양 잔여효과　크기의 차이는 ‘유’입모양의

경우 ‘음’입모양, 평균 입모양의 형태 차이

로 인해 나타난 것을 추측된다. 즉 ‘유’입모양

은 ‘음’입모양에 비해 평균 입모양과 형태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유’입모양에 순응한

후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도 이

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정확히 말하기에는 제한 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구 2. ASD 아동 TD 아동의

입모양 잔여효과 비교

연구 I에서 기존 연구와 일치하게 국내 TD

집단에서 입모양 잔여효과가 찰됨에 따라,

연구 Ⅱ에서는 동일한 실험 패러다임을 용

하여 ASD 아동에서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

나는지를 알아본 다음 입모양 잔여효과에서

ASD 아동과 TD 아동의 차이를 비교하 다.

연구 II는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연구윤리심

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승인을

받은 후 수집되었다(승인번호: 201311-SB-157-

01).그림 4. 순응 조건 별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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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치료 센터 는 종합

병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의 양육정보 사이

트를 통하여, ASD 진단을 받은 만 8세에서

16세의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하 다. 35

명의 ASD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 으며 다음

의 제외 기 을 따라 총 20명이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1) 자폐증 진단 면담지(Autism

Diagnostic Interview-Revised; 이하 ADI-R)와 자

폐증 진단 찰 스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이하 ADOS)의 자폐성 장

애 진단 기 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

우(N = 1), 2)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 검사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Fourth Edition)에서 체지능 지수가 80 이하

인 경우(N = 7), 3) 컴퓨터 과제를 끝까지 실

시하지 못한 경우(N = 6), 4) 컴퓨터 과제

별 탐지 과제에서의 정확도가 80% 이하인 경

우(N = 1). 모집된 참가자는 실험 조건에 따

라 무선으로 두 집단에 배정되었다(표 3).

비교 분석을 해 국 으로 온라인상의

양육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연령, 성별

지능을 매칭한 만 8세에서 16세의 TD 아

동을 모집하 으며, 자페증 진단 검사를 제외

하고 ASD 아동과 동일한 자료를 수집하 다.

실험에 참가한 TD 아동을 다음과 같은 제외

기 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별 탐지 과제에서

의 정확도가 80% 이하의 참가자 1명을 제외

하고 총 1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1) 신경학

손상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 2) 자폐 스펙

트럼 장애 아동의 선정 기 3)과 4)번 하

나라도 충족하지 경우.

측정 도구

자폐증 진단 면담지(Autism Diagnostic

Interview-Revised; 이하 ADI-R). Lord와 동료

들(1989)이 개발한 Autism Diagnostic Interview은

DSM-IV와 ICD-10의 진단 기 에 의거하여 자

폐증 진단을 목 으로 사용되는 구조화된 면

담 도구이며 유희정(2010)이 표 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와 ADOS을 사용하여 ASD

아동을 선발하 다. 검사는 총 95 문항이 있

으며 언어와 의사소통, 사회 상호작용, 행동

ASD TD

‘음’ 집단 ‘유’ 집단 ‘음’ 집단 ‘유’ 집단

(N = 10) (N = 10) (N = 9) (N = 9)

성별

남/여 9/1 10/0 8/1 9/0

평균 연령(SD)/세 11.18(2.02) 10.59(1.72) 13.00(2.31) 12.62(1.91)

연령 범 /세 8 ~ 16 8 ~ 14 9 ~ 15 9 ~ 14

평균 지능(SD) 102.20(17.67) 100.50(15.77) 104.88(14.81) 97.60(11.01)

지능 범 80 ~ 136 86 ~ 134 80 ~ 121 80 ~ 114

표 3. ASD 아동 TD 아동의 성별, 연령 지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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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 , 반복 , 상동 패턴과 증상 발생

시기 평가 등 네 가지 하 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아동의 특정 시기인 만 4

세에서 5세 사이와 지 까지에 해 탐색하고

수가 높을수록 자폐 특성이 많으며 단

보다 높으면 자폐증 진단기 에 충족한 것

으로 간주된다. 본 검사의 연구용 자격증을

소지한 심리학자 심리학자의 훈련과 감독

을 받은 3명의 학원생이 면담을 통해 실시

되었으며 약 2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소요

되었다.

자폐증 진단 찰 스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은 반 구조화된 자폐증 진

단도구로, Lord와 동료들(1989)에 의해 제작되

고 유희정과 곽 숙(2007)이 표 화하 다. 이

도구는 검사자와 아동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다양한 아동의 놀이 활동 반응을 찰하고

의사소통, 사회 상호작용, 놀이, 상동 행

동과 제한된 심 역 총 다섯 가지 하

역으로 수화할 수 있다. 의사소통 사회

상호작용 수를 합하여, 역 별 수가

높을수록 자폐 특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

며 단 보다 높으며 자폐증 진단기 에 충

족함을 시사한다. 본 검사의 연구용 자격증을

소지한 심리학자 심리학자의 훈련과 감독

을 받은 3명의 학원생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ADIR과 상호보완으로 ASD 아동을 선

별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Fourth

Edition). 6세 0개월에서 16세 11개월 아동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해 Weschler(2003)에

의해 개발되고 곽 주와 동료들(2011)이 표

화한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를 사용하

다. 본 검사는 10개 핵심 소검사와 5개 보

충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각 소검사의 합

산 수는 체지능지수(FSIQ), 언어이해(VCI),

지각추론(PRI), 작업기억(WMI)과 처리속도(PSI)

등 5개 지수로 산출하 다. 임상심리 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심리학자 임상심리 문가

의 훈련과 감독 하에 진행하 으며 약 65분에

서 80분 정도 소요되었다.

반 건강 질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아동의 인구학 정보와 건

강 상태 등 특징에 해 알아보기 해 김민

희 와 동료들(2011)이 사용한 부모보고식 설문

지인 반 건강 질문지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본 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이나 만

성 인 의학 질병이 없는 정상발달 아동을

선정하는데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6문항

으로 과거 재의 약물 복용 여부와 병력

에 한 정보를 수집하 으며 자녀의 반

건강 상태를 ‘아주 나쁨’의 1 에서 ‘매우 건

강함’의 7 까지 7 척도로 평정한다. 반

건강 설문지의 세부 문항은 <부록 1>에 제시

되어 있다.

실험 차 ASD 집단의 경우 연구에 참가 신

청한 부모를 상으로 사 의 화 면 을 통

해 연구에 한 설명과 참여 기 에 해 설

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에 한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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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연령, 진단, 지능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연구 참여를 해 아동과 부모는 1회

는 2회 학교를 방문하 으며 한 회 방문 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 진행 차는 그

림 5와 같이 사 진단 검사, 설문지 작성

컴퓨터 과제의 순서 로 진행되었다. 사 진

단 검사에서는 학교를 방문한 부모를 상으

로 ADIR를 실시하 고 아동에게는 ADOS와

K-WISC-IV검사를 진행하 으며, 이 결과를 토

로 아동의 자폐 특성과 지능을 확인하

다. 그 다음 부모는 반 건강 질문지를 작

성하 으며 이를 통해 약물 복용이 없는 아동

을 선정하 다. 선발된 참가자는 학교 방문

순서에 따라 역균형화하여 ‘음’ 는 ‘유’입모

양 순응 집단에 나눴으며, 아동은 약 10분에

서 15분 동안 연구 I의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 다. TD 아동의 경우 학교 방문을 통

해 자폐 진단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인

지능 검사와 컴퓨터 과제를 완성하 으며, 부

모는 설문지를 작성하 다. 아동의 주의 집

시간이 짧다는 , 그리고 과제 몰입도를 높

이기 해 실험 내내 실험자가 참가자 에서

수행을　감독하 다. 이로 인해 주의 집 문

제로 참가자가 연구에서 제외되는 일을 최소

화 하 다.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Version 21.0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각 집단 별 입모양

잔여효과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해 응

표본 t검정을 사용하 으며, ASD 집단과 TD

집단의 입모양 잔여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 다. 사후 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결 과

각 집단 별 입모양 잔여효과 발생 여부에

한 검증 각 집단에서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

타났는지를 알아보기 해, 각 집단 별로 순

응 -후의 응답률의 평균값을 응표본 t검정

을 통해 비교하 다. 그 결과, ASD 아동의 경

우 입모양에 순응 한 후, ‘음’과 ‘유’ 두 집단

모두 반 입모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증가

하 으며(‘유’집단: t(9) = 10.58, p < .001; ‘음’

집단: t(9) = 6.36, p < .001), TD 아동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유’집단: t(8) = 8.82,

p < .001; ‘음’집단: t(8) = 3.81, p < .05). 이

는 ASD 아동 TD 아동에서 입모양 잔여효

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다.

ASD 아동과 TD 아동의 입모양 잔여효과 차

이 비교 집단(ASD 아동, TD 아동)과 입모양

유형(‘음’, ‘유’)에 따른 순응 -후의 응답률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반복측정

ANOVA(2*2*2)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

그림 5. ASD 집단 TD 집단의 반 실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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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단, 입모양 유형과 순응 -후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p > .05). 이는 집단과 입모양 유형에 따

른 순응 -후의 응답률 변화의 차이가 없음

을 의미한다(그림 6).

한편, 입모양 유형과 순응 -후의 상호작용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34) = 6.46, p <

.05). 이를 확인한 결과, ‘유’에 순응한 집단의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M = 22.21, SD = 7.12)

가 ‘음’에 순응한 집단의 입모양 잔여효과 크

기(M = 14.74, SD = 10.14)에 비해 유의미하

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t(36) = 2.61, p < .05,

그림 7). 그 외의 집단과 순응 —후의 상호

작용, 집단과 입모양 유형의 상호작용 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순응 -후의 주효과와 집단에 따른 주효과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p > .05), 과제의 주효과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4) = 181.26,

p < .001). 이는 입모양에 순응 한 후 순응

에 비해 반 입모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증

가했음을 알 수 있다.

순응 순응 후

집단 집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도

ASD

유
51.341

(9.85)

73.83

(10)
10.58 9 .000

음
49.93

(11.85)

65.53

(8.74)
6.36 9 .000

TD

유
44.75

(7)

67.28

(4)
8.82 8 .000

음
51.39

(6.66)

66.51

(10.81)
3.81 8 .005

주. 1단 %

표 4. 집단 간 순응 , 후 응답률 차이 검증 결과

그림 6. 집단과 입모양 유형에 따른 순응 , 후의 응답률 변화(***: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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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의 얼굴 지각 특성

을 악하기 해 ASD 아동과 TD 아동의 입

모양 잔여효과 크기의 차이를 비교하 다.

ASD 아동을 상으로 입모양 잔여효과를 검

증하기 앞서, 먼 연구 I에서는 국내 TD

학생을 상으로 입모양 순응 패러다임을

용하여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나는지와 입모

양 유형에 따라 잔여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

는지 조사하 다. 그 결과, TD 학생은 ‘유’

와 ‘음’입모양에 순응한 후 모두 검사 자극을

반 입모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증가하 는

데, 이는 입모양 잔여효과가 발생함을 보여

다. 한, 유’입모양에 순응한 집단의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가 ‘음’입모양에 순응 집단에 비

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 자극 유형에 따라

잔여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연구 Ⅱ에서는 연구 I과 동일하게 각 집

단 별 입모양 잔여효과의 발생 여부를 살펴본

다음, ASD 아동과 TD 아동의 입모양 잔여효

과의 차이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차이 없이 모두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났다.

한, ASD 아동과 TD 아동은 TD 학생과

동일하게, 입모양 잔여효과의 크기가 ‘유’입모

양을 한 얼굴 자극에 순응한 집단에서 더 크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TD 성인에서 입

모양 잔여효과가 찰되었으며 순응한 입모양

유형에 따라 입모양 잔여효과의 크기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어 발음

인 ‘M’ 는 ‘U’입모양에 순응한 후 반 입

모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U’에 순

응한 집단의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고한다(Jones et al., 2010). 본 연구는

다른 언어체계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입모양 잔여효과가 나타남을 보여 으로써,

입모양과 련된 순응 패러다임은 다양한 문

화권에 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색깔, 형태 등

과 같은　하 단계 표상과 련된 순응효과

의 경우 순응 자극의 물리 특성(자극 크기,

치)의　 향을 받으나, 얼굴 순응 효과는 순

응 자극의 치 크기를 다르게 제시한 후

에도 찰되어 하 단계 처리와 연 된 결과

가 아닌 것임을 반 한다고 제기하 다(Hole,

et al., 2011). 그러므로 이 같은 조작을 한 후

에도 TD 집단에서 입모양 잔여효과가 찰되

었다는 사실은 입모양 잔여효과가 단순히 자

극의 크기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Leopold

et al., 2001) 정체성 정서 등 얼굴 정보와

같은 상 (high level) 표상을 반 함을 시사해

다(Jones et al., 2010). 비록 입모양 잔여효과

그림 7. 입모양 유형에 따른 입모양 잔여효과 크기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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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한 연구가 드물어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기는 하지만(Dickinson & Badcock, 2013;

Jones et al., 2010), 어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러다임은 입모양 순응 연구에 함이 증

명되었기 때문에, 입모양 순응의 기제 연구에

지속 으로 사용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인

다.

둘째, 본 연구에서 ASD 아동은 래나 학

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입모양 잔여효과를 보

을 뿐 아니라 입모양 잔여효과의 크기나 입

모양 유형에 계없이 정상집단과 비슷한 반

응을 보 다. 이는 입을 주요 단서로 얼굴의

정체성(Joseph & Tanaka, 2003) 정서를 변별

(Spezio et al., 2006)하는 연구에서 ASD 아동이

TD 아동의 수행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

구결과(Joseph & Tanaka, 2003; Spezio et al.,

2006)와 일치한다. 비록 연구 수는 제한되었으

나 이런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ASD 아동이

어도 입모양과 련해서는 TD 아동과 동일한

규 을 가지고 있으며, 입과 련된 지각 처

리에 있어 어려움이 없음을 시사한다.

정상과는 다른 지각 처리를 보인다는

(Jone et al., 2008)이나 얼굴 체(Behrmann et

al., 2006)와는 달리, ASD 아동이 보이는 정상

수 의 입 주변 지각 처리에 해 몇 가지 추

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 입은 음식물을 섭취

하거나 언어를 생성하는 등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다른 얼굴 부 와는 달리 움직임과 소리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부 유일하

게 시청각 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Klin et al., 2009). ASD를 상으

로 생물형 운동(biological motion)에 한 지각

을 조사한 연구들(Klin et al., 2009; Klin &

Jones, 2008)은, 생애 기에 ASD 아동이 사회

행동에 한 민감성이 떨어지나, 생물형

운동과 동시에 제시하는 소리가 운동의 결과

에 따른 소리일 때( : 손 을 치는 동작이 나

올 때 손 치는 소리를 제시) 민감성이 증가

함을 보고하 다. 이 결과는 어도 ASD 아동

들이 생애 기부터 사회 행동을 포함한 생

물형 움직임과 소리의 동시성이 수반되는 활

동을 할 때, 얼굴의 다른 부 보다는 움직임

과 소리가 동시에 달되는 입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험을 축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반복 인 경험이 축 됨으로써 어도

입 주변에 한 지각 처리에서 정상 아동과

다르지 않은 발달을 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연구에서는 ASD 아동이

연령의 증가와 상 없이 보다는 입을 더 많

이 응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발달 단

계에 따라 입 특정 주의 편향 기제가 변화

한다고 설명한다(Klin et al., 2002). 즉 ASD 아

동의 경우, 을 통해 달하는 정서 인 신

호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ohen, Campbell, Smith, Grant, & Walker, 1995),

연령 증가와 함께 사회 신호 정보를 얻

는 보상 략으로 입에 주의를 다는 것이다

(Klin et al., 2002). 특히 기존 연구에서 ASD 아

동의 경우 입모양에 한 주시 시간이 사회

능력과 정 상 을 보이며, 입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 은 자폐 증상을 보고

(Klin & Jones, 2008)하여 이와 같은 가정을 지

지하고 있다. 하지만 ASD 아동의 입 특정

주의 편향의 기제에 한 이 두 가지 추론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직 인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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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ASD와 TD 아동집단 모두 정상 성인

과 유사한 입모양 잔여효과를 보인다는 사실

은 얼굴 지각 체계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형

성되며 얼굴의 주요 지각체계인 규 기반코딩

이 아동기부터 확립되어 있음을 보여 다. 이

는 4세 정도부터 얼굴의 주요 지각체계인 규

기반 코딩를 사용하며(Jeffery et al., 2011;

Rhodes & Jeffery, 2006), 특히 얼굴을 체 으

로 부호화하는 처리 과정도 형성된다(Crookes

& Mckone, 2009)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

존 연구에서는 TD 아동이 생 후 3개월에 자

신이 속한 인종의 얼굴들을 구별하며(Otsuta,

Kanazawa, Yamaguchi, Abdi, & O’Toole, 2007), 7

개월에 얼굴과 목소리로 정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음(Grossmann, 2010)을 보고하 다. 한

4세 TD 아동이 얼굴 정체성 잔여효과 인

종 수반 잔여효과(race contingent aftereffect)가

찰되었다(Jeffery et al., 2011; McKone, Crokes,

Jeffery, & Dilks, 2012). 이 모든 연구결과는

어린시기부터 성인과 유사한 수 의 얼굴

지각 체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일 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문장처리 능력 인지

유연성 등 다른 인지능력의 발달이 아동기

후반에 이루어지는 것(Novick, Trueswell, &

Thompson-Schil, 2005)에 비해 상 으로 빠른

편이다. 이에 더불어 사회 인 환경에서 생존

하기 해서 타인의 얼굴을 하게 지각하

고 이와 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요함(Webster et al., 2004)을 고려할 때 얼굴

지각에서의 문제가 있을 경우, 조기 개입이

필수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임상 함의는 다음

과 같다. ASD 아동이 입과 련된 처리에 있

어 어려움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ASD 아동의

제한된 얼굴 인식 능력이 이나 체 얼굴의

통합 처리의 어려움에 기인함을 재확인하

다. 이는 어도 치료 로그램 개발에 있어

서 입 부분의 정보처리에는 추가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

은 일 으로 ASD 아동이 을 게 응시하

는 경험으로 인해 ASD 아동이 에서 제공

한 정보를 사용하는 데 제한 이며(Rutherford,

Clements, & Sekuler, 2007) 과 련된 지각

체계를 형성함에 있어 어려움을 보고한다.

은 정서를 인식할 때 가장 요한 자원이며

(Leung, Ordqvist, Farkmer, Parsons, & Falkmer,

2013) 타인의 주의 시선 지각을 탐지하는

데 도움을 다(Pellicano et al., 2013). 한 신

경 상(neuroimaging) 연구에서는 맞춤이 방

추상회 역(fusiform gyrus), 상측두구(superior

temporal sulcus), 안와 두 피질(orbitofrontal

cortex) 등 사회 정보를 처리하는 뇌 역의 활

성화를 조 하며(Senju & Johnson, 2009), 면

면 의사소통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기하 다(Senju & Johnson, 2010). 따라서 ASD

아동의 사회성을 훈련시키는 한 방법으로 타

인의 얼굴에서 을 보고 에서 오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하는 치료

로그램의 개발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재 ASD의 사회성 증진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은 행동수정 방법을 이용해 사회성 기

술을 직 으로 가르치고 이를 보상하는 것

이다(Wiess & Harris, 2001). 이 방법은 매우 효

과 이나, 개인차를 고려한 로그램의 개발

과 다양한 세 에서 다양한 기술을 가르쳐야

하므로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Cha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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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 지각 수 에서 맞춤을 증진

시키는 치료는 최근 기술 인 발 에 힘입어

컴퓨터 등을 이용해 비용효율 인 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로그램이 효과 임

이 밝 진다면, ASD 사회성 증진에 크게 일조

할 뿐 아니라, 이들이 가지는 어려움의 기제

를 밝히는데 매우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

로 단된다.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상자는 고기능 자폐

증이나 아스퍼거로 진단받은 아동이었다. 컴

퓨터 과제를 수행하기 해선 기본 인 주의

집 력과 과제 설명에 한 이해도 등 일정

수 의 인지 인 능력이 요구된다. ASD 아동

의 49%가 지 장애로 진단되며(이경숙, 박형

규, 1990; Carlsson et al., 2013), 아동의 지능 수

장애 심각도에 따라서 얼굴을 지각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Pellicano et al., 2007),

본 연구의 결과를 ASD 집단 체로 일반화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의 얼굴 특정 주의 편향이 얼굴

지각 체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

으나, 입 주변에 한 주의 편향과 얼굴 지각

처리의 직 인 연 성에 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 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 (Event

related potentials; ERP) 는 기능성 자기 공명

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을 이용하여 얼굴 순응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Andrews & Ewbank, 2004; Eimer, Harza, Antal,

& Vidnyanszky, 2010) 얼굴과 같은 상 단계의

자극 처리에 한 신경 생물학 근이 이루

어져왔다. 추후 입모양 지각과 얼굴 표상과의

계에 한 연구에 신경생리학 자료를 동

시에 수집한다면, 얼굴 표상의 기제에 한

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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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h-specific aftereffects in children with ASD

Chunmae Lee Kyong-Mee Chung

Dep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tis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evaluate the difference betwee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AS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n aftereffects of mouth shape(similar pronunciation to /m/

or /u/ in Korean). In Experiment I examined whether aftereffect of mouth shapes takes place in the

typically developing adults. The Experiment II compared the performance of 20 high functioning children

with ASD and matched(age and, IQ scores)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o test for aftereffects of mouth

shape, we adapted participants on different trials to the /m/ versus /u/, then asked them to judge the

shape of the mouth.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y, the typically developing adults showed aftereffects

of mouth shape in the Experiment I. These results of Experiment II indicate that children with ASD and

TD children show aftereffects of mouth shape. Also, additional analysis comparing the size of afterffects

indicated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 with ASD are not deficits

in adaptation ability of mouth shape.

Key words : aftereffects of mouth shape, Autism spectrum disorder,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한국심리학회지 : 인지 생물

- 760 -

부 록

부록 1. 반 건강 질문지

다음의 설문은 정신건강 상태와 서로 함께 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체건강 상태에 한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건강 상태에 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신건강상태를 더 잘 분석하고

악할 수 있습니다. 각 항에 하여 자녀의 몸에 해 알고 계시는 사항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출생 시 몸무게 :

2. 출생 주 수(몇 주에 태어났는지) :

3. 지 재 키 : 몸무게 :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녀의 건강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아주 나쁨 보통 아주 건강함

1 2 3 4 5 6 7

4. 자녀가 재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까? ( , 아니오)

4-1. 있다면 어떤 병입니까?

① (언제 발생하 습니까: 년 월)

② (언제 발생하 습니까: 년 월)

③ (언제 발생하 습니까: 년 월)

5. 자녀가 과거에 병으로 인해 1주일(7일)이상 입원한 이 있습니까? ( , 아니오)

5-1. 있다면 어떤 병입니까?

① (언제 입원하 습니까: 년 월)

② (언제 입원하 습니까: 년 월)

③ (언제 입원하 습니까: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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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가 재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 , 아니오)

6-1. 있다면 무슨 약입니까?

①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②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③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7. 자녀가 재 복용하는 양제(건강보조식품)가 있습니까? ( , 아니오)

7-1. 있다면 무슨 약입니까?

①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②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③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8. 다음의 신체 기 별로 자녀가 진단 치료받았던 부 가 있습니까?

A. 순환기( : 심장, ) 아니오

B. 소화기( : , 작은창자, 큰창자) 아니오

C. 호흡기계( : 폐) 아니오

D. 근골격계( : 팔, 다리, ) 아니오

E. 비뇨기계( : 콩팥) 아니오

F. 생식기 ( : 고환, 난소, 자궁) 아니오

G. 신경계( : 뇌, 척추, 감각, 운동) 아니오

H. 정신과( :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아니오

9. 평소 자주 통증을 호소하는 신체 부 가 있습니까? ( , 아니오)

9-1. 있다면 어느 부 입니까?

①

②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