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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C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사례를 통해 특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

원 운영에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연구방법: 5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참여한 5명의 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특수학교에

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목록을 활용하여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의 질적수준을 확인하였다. 

평가목록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점학교의 구체적 실행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으

며 핵심어휘 추출 및 분류작업으로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특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은 5개교 평균 82.73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

점학교 실제 운영 상황에 대한 면담 내용은 분석 결과 사람, 시스템, 문화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도출되

었다. 논의 및 제언: C교육청 특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사례는 C교육청 및 긍정적 

행동지원을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긍정적 행동지원, 특수학교, 중점학교, 운영 사례

* 교신저자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sckwak@kongju.ac.kr)

https://doi.org/10.22874/kaba.2023.10.3.109



행동분석․지원연구

- 110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비롯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보이

는 학생들을 만나며 이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학급긍정훈육, 회복적 생활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등 많은 대안적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 현장 적용이 실행되어 왔다(김수희, 김혜랑, 김현령, 김수연, 2022). 하지만 긍정적 행동지

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특수교육 분야를 제외한 일반교육 분야

에서는 아직도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용어가 낯설다. 김수연(2023)의 일반학교에서 긍정적 행

동지원이 실행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지나친 이분화, 

특별히 추가해서 별도로 더 해야 하는 무엇,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만을 위한 내용이라는 긍정

적 행동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 등이 국내 일반교육 환경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긍정적 행동지원을 먼저 도입

한 특수교육 분야를 살펴보더라도 특수학교를 위주로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그렇

다고 모든 특수학교가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하는 것도 아니다(김수연, 

2023). 

장애가 있는 학생은 의사 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정확한 의사 전달 대신 다양한 문제

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최승혜, 박진영, 2022).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금지하기보다는 기능에 맞는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Scheuermann, Hall, 2017).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학생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에 대

한 기능을 파악하는 원인분석과 함께 긍정적인 중재 및 일관된 반응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김영미, 김혜리, 2014; 최진혁, 김민영, 2019)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대표적인 방법이 긍

정적 행동지원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여 문제행동 발생과 관련된 

가설을 수립하고 환경과 대체 행동, 후속 결과에 대한 다 요소 중재를 적용하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다(이효정, 김은혜, 2018). 또한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생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면서 학생에게 의미 있고, 필요한 교육적․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

원체계로 종합적이면서 개별화된 전략이다(강영모, 손승현, 정광조, 2021). 긍정적 행동지원은 환

경의 변화와 문제행동 예방에 초점을 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다(김수연, 2023; 김지영, 박지연, 2023; 최진오, 2010; Bradley, 2001; Eber, Sugai, 

Smith, Scott, 2002; Sugai, Horner, 2002). 긍정적 행동지원이 교육 현장에서 더 주목받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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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인 중재 방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Dunlap, Kincaid, Horner, Knoster, Bradshaw, 

2014; Scheuermann, Hall, 2017). 사후처벌적인 전통적인 중재 방법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혐오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백종남, 조광순, 2013; 

Kincaid, Dunlap, Kern, Lane, Bambara, Brown, Knoster, 2016). 미국의 경우 긍정적 행동지원은 지속

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을 통해 1997년

부터 교사가 학생의 개별 행동 중재 전략을 계획할 때 긍정적 행동지원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정은주,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긍정적 행동지원이 개별 차원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으나 특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김영란, 

박지연, 2014; 이효정, 김은혜, 2018). 2017년 교육부는 특수교육 분야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으로 ‘특수교육 지원 강화’추진 계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예산을 교부하

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가 나날이 중증, 중복화 

되어가는 현재의 추세와 관련이 있다(교육부, 2022). 학생들이 보이는 여러 행동상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적절한 중재 요구는 특수교사들에게도 큰 어려움과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데, 이 또한 특수학교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김정효, 

2017). 특히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

구에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한정미, 2019).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간략히 살펴보면 경미한 상처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 한 명의 교사에

게만 주어지는 교육의 책무성, 심리적 소진 및 일상생활까지 확대된 어려움, 수업 방해, 보호자

와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은 교사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학교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안․밖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오늘에 이르러 새롭

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

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시작된 미국 등에서는 이미 24,000여 개 이상의 학교에 학

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업 성취도, 출석률, 사회적 능력 향상 

및 문제행동 예방 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문장원, 정

병종, 2019; 임선영, 최하영, 2019; 이선희, 이광림, 서영희, 백은희 2020; McIntosh, 2014; Nocera, 

Whitbread, & Nocera, 2014). 강영모와 손승현 그리고 정광조(2021)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감소와 적절한 행동 증가라는 효과 외에도 교사의 자기 효능감 향상과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가능한 한 빨리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Horner, Sugai, Smolkoski, Eber, Nakasato, Todd, & Esperanza, 2009; 2012; McIntosh, Mercer, Hume, 

Frank, Turri, & Mathews, 2013; 최승희, 이효신,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C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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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담당 부장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질적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실제적 운영의 실행 상황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적 운영의 실행 상황을 살펴봄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실무자

들에게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중점학교 운영 사례연구를 통해 

학생과 학교, 가정 모두가 행복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교육 현장에 의미 있게 안착

하고 실행되는 데 필요한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실무자들의 실제적 지식과 중점학교를 지속적

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첫째, 특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실제 지향 사례연구

Dul과 Hak(2017)의 실제 지향 사례연구의 원리를 C교육청 특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사례에 적용하였다. 실제 지향 사례연구는 이론 개발에 기여하는 이론 지향 연

구와 달리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지식을 실제적 지식이라 한다. 실제 지향 사례연구에서 실제란 실무자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현실 상황, 즉 실제 상황을 말한다. 여기서 실제란 해결이 필요한 문제 상황

이라기보다는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들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실무자란 실제 상황에서 무언

가를 조치하거나 실행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이다. 이러한 실제 지향 사례연구는 실

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의 사이클(Intervention cycle)’을 제안하고 있다. 개입의 사이클을 

통해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서 어떤 요소와 어떤 특성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 탐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입의 사이클 5단계를 수정 적용하였

다. 개입의 사이클 5단계는 순환적 과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그림 1]과 같이 수정하여 중점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학교별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을 

담당한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통해 실행 상황을 분석하였다. 실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담당자, 즉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 지식인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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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실행

↓

평가목록에 의한 질적 수준 평가 & 실제 운영 상황 확인을 위한 면담

↓

질적 수준과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한 문제 발견 및 진단

↓

실무자를 위한 지식과 운영 및 지원방향 모색

↓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 설계

(차후 연도 중점학교 운영에 반영 및 후속 연구)

[그림 1] ‘개입의 사이클’ 5단계를 통한 연구 절차

2.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현황 및 특징

본 연구는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긍정적 행

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과 실제적 운영 실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중점

학교 운영에 대한 실무자들의 실제적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중점학교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공

모사업에 참여하여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고 있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의 담당 

부장교사 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및 

특별사업으로 진행하는 학교는 있으나 도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한 학교가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C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뿐이라는 점

이다. 특히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원외 기간제교사 1명을 추가 배

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인력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전국에서 C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

원 중점학교뿐이다. 둘째, 2019년 처음으로 C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긍정적 행동지원 중

점학교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2023년 5개교로 확대된 시점에서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

원을 위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셋

째,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운영 목표는 학생, 학부모(가정), 교사(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이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교육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학

생의 교육적 변화로 인해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가 보람을 느

끼는 학교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교 현장에



행동분석․지원연구

- 114 -

서 얼마나 의미 있게 실행되고 있으며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중요 요소 확인 및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다. 이러한 이유로 C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C교

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기본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기본 현황

현황목록 가 특수학교 나 특수학교 다 특수학교 라 특수학교 마 특수학교

설립구분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장애영역 지적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학 생 수 234명 162명 219명 111명 99명

교 원 수
79명

(남 25, 여 54)

52명

(남 8, 여 44)

72명

(남 26, 여 46)

44명

(남 12, 여 32)

42명

(남 13, 여 29)

중점학교

운영 기간
5년 1년 5년 3년 3년*

* 2019년 중점학교 최초 시행 후 2022년부터 다시 중점학교 운영

<표 1>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기본 현황

1)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내용

학생의 다양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어려움 등으로 학생 및 교사의 안전, 학생의 학습

권과 교육활동 참여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는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의 다양

한 행동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및 교사들의 행동 중재 역량 강화로 행동상의 어려움

을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동시

에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세

부 운영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2)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주요 특징

C교육청은 도내 11개의 특수학교 중 공모를 통해 2019년 3개교를 시작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현재 5개 특수학교로 확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

재의 5개교는 매년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춰 증가한 것이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는 전 

교직원 70% 이상의 동의로 시작되며 1,500만원~2,000만원의 운영비와 더불어 정원외 기간제교

사 1명이 추가 배치된다. 중점학교 운영 방침에는 PBS팀 구성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PBS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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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실

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다. 특히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과 구분되는 C교육청만의 특징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담당자 및 

긍정적 행동지원팀(PBS 팀)만의 수업 및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C교육청에서는 2년 과정으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동분석전문가 자격 과정을 

추진하여 특수교사를 행동분석전문가로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행동분석전문가로 육성된 교사

를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외 기

간제 교사는 긍정적 행동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더불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인력이 매

우 중요하며 이는 PBS의 MTSS(Multi Tears Support System)를 위한 협력체계의 기본 바탕으로 정

원외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와 이를 통한 PBS팀의 효율적인 구성은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의 실질적인 핵심 지원 요소이다. 이러한 PBS팀 구성에 대한 C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점

학교 5개교의 PBS팀은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을 확보하였다.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이다. 

둘째,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방침을 바탕으로 개별 학교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셋째,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물적, 인적자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운영 영역 세부 운영 내용

학생 프로그램

- 개별․학급(소집단)․학교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개별 중재 학생 기능평가 및 가정과 연계한 중재 프로그램 운영

- 학급별 소집단 놀이 활동,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및 

학부모 지원

- 학습공동체, 교직원 연수, 컨설팅 등 교직원 역량 강화 방안

교직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개별 중재 지원 교사 등)

학부모 연수 및 학부모&의료 전문가 연계 지원

행동지원 체계 구축

긍정적 행동지원팀 구성 및 지원체계 구축

위기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심리안정실 운영, 행동지원 교재․교구 구입

지역사회 연계
의료기관, 행동발달증진센터, 치료기관 연계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운영

<표 2>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세부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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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주요 특징

5개교 선정

및

운영

공모를 통해 도내 특수학교 중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

2019년 최초 3개교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현재 5개교 선정․운영

학교의 학생 수, 선정된 학교의 수 등 상황에 따라 1,500만원~2,000만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비 지급

교육공동체

대상

프로그램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계획

개별, 표적집단, 학교 차원의 보편적 중재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가정(보호자)이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소통하는 교육환경 조성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보람차며, 보호자가 신뢰하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충북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방침

개별 중재 요구

학생 지원

사례 및 학생별 협의회 운영

행동의 기능에 맞춘 증거 기반의 실제 적용

행동분석전문가 양성 과정(특수교사의 행동분석전문가 자격 보유)을 통한 전문인력 배치

인력풀을 활용한 외부 전문가(BCBA, 대학교수 등)와 협업

담당 교사

업무 관련

석사과정 이상에서 ABA를 전공하고 BCBA, KBA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KBA를 취득한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배정

교육청 PBS 계획 공문에 담당 교사의 역할 명시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학생 및 교사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팀 운영, 연수 및 협의회 등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관련 업무 담당, 타업무 및 타교사 수업 지원 불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긍정적 행동지원 담당 교사의 수업 지원 및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업무지원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선정 시 정원외 추가 인력 배치*

교직원의 동의 관리자 포함 전체 교직원의 70% 이상 동의 시 공모 참여 가능

위기관리계획

심각한 폭력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중재를 위한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 

및 가정과 연계하여 적용

담임교사 또는 교과 교사의 개별 대응이 아닌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적이고 협력

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 타

교육공동체의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PBS팀이 주도하는 적극적 예방적 중재 적용

(프로젝트 수업, 체험학습, 개별 교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즐거운 

배움이 있는 학교 문화 조성)

학교별 컨설팅 및 결과보고회 운영(수업 나눔 축제 참여) 통해 운영 결과 공유 및 개선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 및 우수 운영 사항 

등 공유

C교육청 특수교육원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지원

* 학교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이며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운영 담당자들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

<표 3>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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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 부장교사로 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은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을 통해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질적 수

준을 직접 평가하였으며,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초점집단면담(FGI), 개별면담, 

협의회, 컨설팅 등에 참여하였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을 위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

보하고자 C교육청이 행동분석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한국행동분석전문가(KBA)로 양성한 교

사, 또는 그 밖의 행동분석 관련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교사가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

영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인 운영 담당 부장교사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4>와 같다.

구분 ㄱ 교사 ㄴ 교사 ㄷ 교사 ㄹ 교사 ㅁ 교사

성별
여자 ᜠ ᜠ ᜠ
남자 ᜠ ᜠ

교육경력
5~10년 미만 ᜠ ᜠ ᜠ ᜠ

10년 이상 ᜠ

소속 학교급

초등 ᜠ ᜠ
중학 ᜠ ᜠ ᜠ
고등 ᜠ

최종학력
석사 ᜠ ᜠ ᜠ ᜠ
박사 ᜠ

PBS팀
2년~4년 미만 ᜠ ᜠ ᜠ ᜠ

4년 이상 ᜠ

관련자격

KBA(한국행동분석전문가) * ᜠ ᜠ ᜠ *

BCBA(국제행동분석전문가) ᜠ
응용행동분석 석사과정 졸업 ᜠ

*부서원 중에 KBA(한국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을 가진 교원이 포함되어 있음.

<표 4>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4.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에 대한 

평가와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실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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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질적 수준 평가

김대용(2019)에 의해 개발된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효과성 담보를 위한 질적 적

절성 평가목록으로 복합가중치가 반영된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을 활용

하였다.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은 4개 영역, 16개 평가 항목, 59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CIPP(Context: 상황, Input: 투입, Process: 과정, Product: 산

출) 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기초 단계 평가(상황 평가)는 3개 평가 항목의 10개의 평가 지표, 계

획 수립 단계 평가(투입 평가)는 4개 평가 항목의 17개 평가 지표, 실행 단계 평가(과정 평가)는 

5개 평가 항목의 20개 평가 지표, 결과 평가(산출 평가)는 4개 평가 항목의 12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은 1, 2, 3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긍정률, 합의도, 수렴도, 내용타당도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 대부분

의 평가 지표는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긍정률, 합의도, 수렴도 및 내용타당도 비율이 증가

하였다. 또한 모든 평가 지표는 합의도, 수렴도 및 내용타당도 비율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김대용, 2019). 평가 목록의 59개 평가 항목은 복합가중치가 반영된 점수가 배점되어 있으며 

매우 우수 100~81%, 우수 80~61%, 보통 60~41%, 미흡 40~21%, 매우 미흡 20% 이하로 결과

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평가 목록을 활용하여 C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담당 부장교사들이 각 학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각 

학교별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기간이 다르기에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질적 수준 평가는 2023년을 기준으로 1년 운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 영역, 평가 항목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여 각 학교별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하였다.

(2)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실제 운영에 대한 실행 상황 확인을 위한 면담

면담을 위한 핵심 질문은 각 학교의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에 의한 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효정(2018)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의 실제 운영에 대한 실행 상황을 알아보고자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실제 상황에 대한 질문의 핵심문항은 <표 5>와 같다. 더불어 핵심 문항을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는 운영에 대한 실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문항의 순서 구분 없이 비형식적인 자유로운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에 대한 현장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운영 담당자로서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에게 유선으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으며,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C교육

청의 중점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에 연구 참여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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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은 23년 3월~11월까지 진행하였다. 초점집단면담(FGI)을 1회 진행하였

으며 개별면담은 2~3회씩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유선 등 비대면 형식으로 1~2회 추가 면

담을 시행하였다. 초점집단면담(FGI)과 개별면담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로 진행하였다. 

그 밖에 연 1회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컨설팅, 연 2회의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필요성은?

• 긍정적 행동지원 질적 수준 평가 결과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있어 우수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 기술

<표 5> 실행 상황에 대한 핵심 문항 내용

2) 자료 분석

개별면담, 초점집단면담(FGI), 컨설팅 협의 내용을 전사한 자료 및 메모 등의 자료에 대해 

Strauss와 Corbin(1990)의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중 실시한 개별면담, 

초점집단면담(FGI), 컨설팅 등의 전사 자료(A4용지 78장)들을 1차 비교 분석하여 핵심어휘를 

추출하고 연구자 각각의 의견을 핵심어휘에 따라 2차 분석 및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면담 자

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핵심어휘 추출 및 2차 분류작업으로 도출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 확

보를 위해 특수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의 검토를 거쳤으며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정리한 자료에 관한 내용 확인 및 해석에 대한 오류 확인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Ⅲ. 결과

1.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질적 수준

복합가중치가 반영된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김대용, 2019)을 활용하

여 5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운영평가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이 5개교 평균 82.73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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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황 평가에서는 ‘나’ 학교가 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 학교가 

7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투입 평가에서는 ‘나’ 학교가 94점으로 가장 높고 ‘라’ 

학교가 6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과정 평가에서는 ‘다’ 학교 93점과 ‘라’ 학교 77점, 산출 평가

에서는 ‘마’ 학교 81점과 ‘라’ 학교 61점으로 각 영역별 최고와 최저 점수의 결과를 보였다. 학

교별로 영역별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살펴보면 ‘가’ 학교 과정 평가→산출 평가→상황 평가→투

입 평가의 순으로, ‘나’ 학교 투입 평가→상황 평가→과정 평가→산출 평가, ‘다’ 학교 과정 평

가→투입 평가→상황 평가→산출 평가, ‘라’ 학교 과정 평가→상황 평가→투입 평가→산출 평

가, ‘마’ 학교 투입 평가→상황 평가→산출 평가→과정 평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평가 

결과는 모두 매우 우수~우수 사이의 결과를 보였다. 단, 평가 결과는 운영 담당자들의 주관적

인 평가에 의한 것으로 학교별 점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으며 담당자들의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수준에 대한 의미와 

내용은 이후 실제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평가 목록의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상황과 투입, 산출 평가가 우수, 과정 평가를 매우 우수로 평가

하였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항목은 위기관리계획, 운영 일정 및 절

차, 인적자원, 교원의 책무성과 자발성, 보편적 지원과 기능적 행동평가, 문제행동의 측정과 선

정, 보편적 지원의 효과다. 가장 낮게 평가한 항목은 만족도 조사, 물리적 지원, 지속적 관리, 

개별지원의 효과, 긍정적 행동지원팀 항목 순이다. 특히 5개교 중 4개 학교가 100점 매우 우수, 

1개 학교 80 우수로 모든 학교에서 높게 평가된 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인 평가 항목

은 위기관리계획이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예기치 않게 직면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대상 학생 본인을 비롯하여 주변의 다른 학생, 교직원 등 학교 내 모든 구

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활동과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평가 목록을 활용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평가 결과

가 특수학교 나 특수학교 다 특수학교 라 특수학교 마 특수학교

78.70 88.50 87.65 79.79 78.99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우수 우수

<표 6> 평가 목록을 활용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의 운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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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

학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학교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평균

76 93 74 81 78
상황 평가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기초 단계 

평가

교원의 책무성과 자발성 80 100 65 85 100 86

문제행동의 측정과 선정 80 92 87 81 70 82

평균 80
긍정적 행동지원팀 66 86 71 78 59 72

71 94 86 68 84 투입 평가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계획 수립 

단계 평가

물리적 지원 60 67 82 74 52 67

인적 지원 64 94 89 93 94 87

평균 80
운영을 위한 지원 76 97 87 50 77 77

문제 해결 지원 93 100 80 20 85 76

82 89 93 87 77
과정 평가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단계 평가

운영 일정 및 절차 99 81 82 83 93 88

보편적 지원 80 57 89 96 91 83

기능적 행동평가 71 91 100 78 72 83

평균 86 개별지원 81 96 95 89 64 85

위기관리계획 100 100 80 100 100 96

78 72 73 61 81 산출 평가

긍정적 행동지원 

결과 평가

만족도 조사 79 50 88 48 68 67

보편적 지원의 효과 80 80 71 83 96 82

평균 73
개별지원의 효과 75 67 75 65 76 72

지속적 관리 80 80 63 42 80 69

<표 7>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

2.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실제 운영에 대한 실행 상황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실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점학교 

운영 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후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핵심어휘를 중심으로 3개의 대주제와 10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1) 실행을 위한 핵심은 사람 ‘결국 일하는 건 사람’

‘인적 지원’은 매우 우수의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다. 또 평가 영역에서 과정 평가는 가장 

높은 점수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영역인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실행을 위해서는 담당 교직

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Stormont, Beckner, Johnson, 2012). 또한 강영모와 손승현, 정광조(2021)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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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행동분석전문가가 팀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PBS팀의 전문성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은 행동의 기능에 기반하여 환경까지 고려한 다 요소 중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대한 전문

성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ABA 또는 PBS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관련 자격을 가진 선생님도 있어

요. 팀 내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은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일을 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 여러 가지로 의미 있죠. (23.5.16.ㄱ교사 개별면담)

행동분석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선생님들이 관련 업무를 

대부분 맡아 전문성을 갖추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3.6.8.ㄹ교사 개별

면담)

업무 담당자로서 PBS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

기 위해 연수나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5개교 담당 교사

의 협의 및 의견 교류를 통해 학교 차원을 넘어 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중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3.4.6.ㄴ교사 개별면담)

대주제 소주제

실행을 위한 핵심은 사람

‘결국 일하는 건 사람’

PBS팀의 전문성

교사가 해야 할 많은 일들과 현실

중재의 실행을 위한 노력

실행을 위한 시스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PBS 업무 추진을 위한 팀 구성

팀 접근 중재의 필요성 

특정 부서만의 업무인 PBS

가치관과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PBS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서로 다른 가치관

관리자의 인식과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필요성

함께하는 문화의 형성

<표 8>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담당 부장교사 면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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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행동평가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죠. 행동의 기능에 근거한 중재가 이루

어져야 의미 있는 행동변화가 가능하기에 이 부분은 늘,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PBS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석사 때 ABA를 전공하고 BCBA와 KBA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BCBA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사례연구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에 대

한 기능을 파악하고 기능에 맞는 중재를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3.6.5.ㄷ교사 

개별면담)

(2) 교사가 해야 할 많은 일들과 현실

교사들은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 외에도 행정업무와 민원 업무, 각종 연수 등 학교에서 다양

한 종류의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주어진 업무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교사들은 이렇게 많은 업무 속에서 또 무언가를 더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업무, 민원, 문제행동 등으로 소진이 너무 심하여 무언가를 추진하기 위

한 동력 자체가 약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학교 현장은 굉장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

요. 학부모, 학생, 관리자 등으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이 적어 심리적 소진을 충전할 

여유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교육에 대한 계획․실행․평가 업무, 

담임으로서 교육의 책무성, 학부모와의 관계, 행정업무, 법정 연수 등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소진이 큽니다. PBS는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만... PBS가 학교 문화로 정착하지 못하는 건 이런 이유 아닐까요?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유능감 증진을 위한 심층 연수(지원)가 필요합니다. (ㄹ교사 개별, FGI, 컨설팅 

면담 내용 종합)

PBS 중점학교의 경우 전담 부서의 업무지원을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외 교사는 수업과 업무를 지원하기에 실질적으로 PBS 업

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지원만큼은 꼭 지

속되길 바랍니다. 결국 일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

다. (ㅁ교사 개별, FGI 면담 내용 종합)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미흡한 부분이에요. 중재 충실도를 실행할 시간

이 너무 부족해요. 수업, 체험학습 등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중재를 일관되게 충실하게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특히 외부 강사의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모두가 모여 설명하고 이해하고, 협의하기는 시간상으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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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이 현실이죠... (ㄱ교사 개별, FGI 면담 내용 종합)

동료교사와 협력이 잘 안되죠. PBS보다는 내가 맡은 업무가 먼저 아니겠어요? 아니 

이(긍정적 행동지원과 관련된) 또한 담임교사가 맡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인

식하는 거죠. 학급경영, 학생 지도를 포함해서 다른 일도 내가(각 교사가) 할 일이 많

으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할 일을 일일이 나열하면 너무 많아 끝도 안 날 거예요... 실

천이 미약하다? ‘어렵다!’가 맞을 듯합니다.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학교 안에서 교사가 할 일은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크다고... (23.9.26.ㄴ교사 개별면

담)

(3) 중재의 실행을 위한 노력

평가 영역 중 과정 평가는 평균 86으로 가장 높은 평가 결과를 보인 영역이며 그중에서도 

‘위기관리계획’은 96으로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특수학교의 교육활

동이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 본인을 비롯하여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과정 평가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편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결과도 보편적 지원에서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개별 중재를 해야 하는 학생이 많지 않기도 

하고 또 긍정적 행동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보편적 중재가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중점학교 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얻은 아이디어를 보편적 중재에 

많이 적용했습니다... 보편적 중재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의외로 너무 좋아해서 학교 분

위기도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바뀌고... 사실 이런 

변화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23.6.27.ㅁ교사 개별면담)

저희 학교는 보편적 중재를 학생,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지만... 우선 선생님

들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 생활

지도, 학교생활 등 이제는 선생님들이 저희 PBS팀에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

고 있습니다. (23.7.13.ㄹ교사의 메시지)

위기관리계획은 지금 다시 평가하라면 점수를 좀 낮추고 싶어요. 점수 바꿔주세요... 

계획은 잘 짜고 실행도 열심히 하지만 요즘 물리적인 한계를 체감해요. 감정이 폭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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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이들은 교실에서 선생님 혼자 절대 감당 못해요. 교실에 그 아이만 있는 게 아니

거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인원이 적고 일이 많아 바로바로 즉각적

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요. 너무 큰 애들은 여교사가 감당하기도 어렵고.. 중

점학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부서가 구성되고 다른 업무가 배정되어서.. (23.9.26.ㄴ

교사 개별면담)

특수교사는 이미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하지

만 이들은 문제행동의 기능에 기반한 중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동분석(중재) 전문가라

기보다는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라는 표

현이 맞다.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관찰, 측정, 평가 및 기능적 행동평

가를 통한 행동의 기능에 기반한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다른 문

제이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사를 행동중재를 위

한 행동분석 전문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점학교 운영 담당자들은 PBS팀원의 전문성

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C교육청의 특수교사가 행동분석전

문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행동분석전문가 양성과정’의 운영과 이들을 중점학교 운영 담당

자로 배치하는 정책은 중점학교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

이효정(2018)의 선행 연구에서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

로 지적된 주제가 ‘시간 제약’이었다. ‘시간 제약’의 원인으로 업무과다, 인력 부족, 피로도, 높

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과정 

평가 영역 개별지원 항목의 ‘중재 충실도’ 평가에서는 5개교 중 3개교가 미흡, 2개교가 매우 미

흡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으며 담당 교사들의 면담 내용에서도 앞서 언급한 시간 제약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이러한 이유가 중재 충실도 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 결과를 

보인 결과이기도 하다. 더불어 과정 평가는 전 항목에서 매우 우수의 평가 결과를 보였으며 이

는 PBS팀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러한 평가 

결과는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을 위해 팀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성 확보는 단지 긍정적 행동지원의 시작일 뿐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시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실행을 위한 시스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원활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시스템

이 잘 갖추어진다는 것은 교사의 수업시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정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장,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등 무수히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이효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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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평가 목록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면 팀 구성과 업무분장, 물리적 지원에 대한 항목

에서 67, 72의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담당자들의 면담에서 긍정적 행

동지원 실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업무부서에만 의존

하는 것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긍정

적 행동지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 내 교육 체제가 되어야 한다.

(1) PBS 업무 추진을 위한 팀 구성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기초 단계인 상황 평가 영역의 평가 항목 중 ‘긍정적 행동지원팀’ 항

목은 ‘독립적인 업무분장’, ‘리더십팀, 실무팀, 실행팀의 구성’, ‘관리자의 PBS팀 포함 여부’의 

내용으로 평가 지표가 이루어져 있다. Crone, Hawken, Horner(2022)는 행동지원팀 구성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통해 행동지원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담당자들은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을 위한 팀 구성에 대해 평균 72로 ‘물리적 지원’(67), ‘만족도 조사’(67), ‘지속적

인 관리’(69) 다음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기초 단계인 PBS팀 구성에 대한 어려움은 긍정적 행동

지원 실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는 어떤 면에서 PBS팀 구성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부분도 있지

만 현재의 팀 구성처럼 대부분의 구성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구성된다면 이러한 장점

을 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ㄷ교사 FGI 면담 내용 종합)

PBS를 위한 독립적인 업무분장, 행동분석가의 컨설팅 운영 등의 부분에서 많은 부

분이 미흡했던 것 같네요... C특수교육원의 도움으로 BCBA와 함께 행동중재를 진행하

고 컨설팅도 받고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어 이 부분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수업, 체험학습 등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PBS팀만으

로) 중재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23.5.16.ㄱ교

사 개별면담)

교사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에서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꼭 바뀌어야 하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는 당연히 어렵고 현재의 변화도 혼자로는 불가능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원외로 1명의 교사를 더 지원해 주어 PBS업무를 처리하게 해

준 것은 의미 있는 팀 구성을 위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

원이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있어 선생님들의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

여로 점차적인 참여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23.6.27.ㅁ교사 개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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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공모사업 안내 공문에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방침 중에 ‘담당

자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업무만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학교 

긍정팀은 학교폭력 외 치료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팀원들이 맡고 있고... 실제로 긍정

적 행동지원 업무를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팀 구성에 대한 강력한 지침이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PBS를 운영하는 팀 구성이 매우 아쉽죠. 인

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도 적

은 인원이 아등바등하는 거 아니까 어지간하면 도움을 요청 안 하시고... (ㄴ교사 개별, 

FGI, 컨설팅 면담 내용 종합)

공립학교의 경우 구성원들의 이동은 팀의 전문성을 일정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하

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

도 합니다. (23.10.11.ㄹ교사 컨설팅 면담 내용)

(2) 팀 접근 중재의 중요성

평가 지표 ‘PBS팀 구성’은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학교별로 다양한 평가 결과를 보였

다. 팀 구성의 어려움은 즉각적인 실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행동지원의 학교 정착

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팀과 함께 긍정적인 노력과 변화를 보인 학교도 

있었다. 과정 평가 영역은 평균 86으로 평가 영역 중 가장 높게 평가된 영역으로 운영 일정 및 

절차 항목에서도 평균 88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운영 일정 및 절차 항목’은 ‘위기관

리계획’ 다음으로 높게 평가된 영역으로 팀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 학교의 학생 수 자체가 너무 많아

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 속에서 담임교사 및 동료 교직원의 도움 없이 PBS팀에서 모든 

학생의 문제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것도 어렵죠. (23.6.5.ㄷ교사 개

별면담)

몇 명의 담당부서원으로는 한계에 늘 부딪혀요. 과정별로 담당자를 두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도 합니다. 학생 지도의 책무성이 개인이나 하나의 업무 담당부서에만 주어져

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PBS는 담당부서의 행정적 업무가 아니라 학교 전체 공동

의 목표임을 공유해야 해요. 이러한 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지 않으면 PBS의 의

미 있는 학교 정착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ㄴ교사 개별면담, 컨설팅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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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하죠... 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명

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한 명의 교사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

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위기관리계획을 계획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책상에 앉아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실행

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교직원들의 협력도 중요하고, 관리자의 지원도 필요하고, 보

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어도 변화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 조금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23.5.17.ㄹ교사 개별면담)

팀 접근의 중재는(교사들 간의 협력) ‘일 년 버텨보자’에서 ‘어떻게 지도해 볼까?’로 

학교 분위기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담임교사 혼자 교실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PBS팀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죠. 교직원들 간 다

른 학급과 동료 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식 회의는 아니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하며 함께 하려는 공동의 노력 자체가 늘었습니다. (ㄱ교사 개별, FGI 면담 

내용 종합)

(3) 특정 부서만의 업무인 PBS

학교 구성원들은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을 위해 하나의 담당부서 만드는 과정을 

PBS팀 구성으로, 담당부서의 업무 추진을 팀 접근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긍정적 행동지원을 PBS팀(부서)만의 업무로 생각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몇 명의 담당부서원으로는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 순간 한계를 마

주합니다... 전 교직원의 70~80% 이상의 동의로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으

로 참여가 되지 않는 현실... 주무 부서의 일이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듯한 

느낌... 전체 구성원의 공통된 가치 형성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게 현실...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연계 운영도 많이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PBS를 단순히 긍정 부서의 업무 또는 담당부장의 업

무로 인식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23.9.26.ㄴ교사 개별면담)

긍정적 행동지원을, 문제행동을 다루는 특정 부서의 업무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소한 행동도 PBS팀에 맡기려는 경우가... 긍정적 행동지원을 문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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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학교의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 업무, 특정 부

서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만 보는... (23.6.5.ㄷ교사 개별면담)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하면서 (학교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에 대해 한 명의 교사가 책임자였다면 이제는 학교 전체가 함께하려고 하는 분위

기... 저희 학교는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 노력하고... 

(ㄹ교사 면담 내용 종합)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팀 구성은 모든 선생님이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부분이다. 예방적 중재와 행동의 기능에 기반한 중재전략 적용 및 실행, 위기

관리계획, 긍정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 적용 및 점검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

는 조직이 필요하다. PBS팀 접근은 팀 구성과 함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 단

계이자 실제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과 

담당자들의 평가 결과에서 ‘팀 구성’과 ‘팀 접근 중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언급되었다. 그래

서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에서는 PBS팀 구성과 팀 접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변

화 없이 예전처럼 한 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니다. 미시적으로는 

학교 안 업무 구조화에 의한 담당부서를 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가정의 보호자, 

학교의 교사, 학생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며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

는 것이 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유능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학생의 환경 안

에 존재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담임교사나 업무 담당 교사 또는 특정 부서 등 

한 명의 교사, 하나의 부서에만 교육의 책무성을 온전히 지워주는 것은 안 된다. 사람이나 특정 

부서가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특정 부서만의 열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3) 가치관과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직원들 간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의 시작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은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해 서로 다른 가

치관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가치관은 학생의 행동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지도 방식의 차이로 이

어져 결과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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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BS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서로 다른 가치관

과정 평가 영역의 ‘운영 일정 및 절차’ 항목은 평균 88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부 

평가지표인 ‘PBS팀 회의 빈도’에서는 평균 56으로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바쁜 업무 추진으

로 PBS팀 구성원 간의 협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중재에 대한 교직원들의 

소극적인 참여도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PBS는 이론만 좋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아요. 이런 선생님

들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PBS를 진행하고 학생

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한때 유행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차, 2차 중재 없이 바로 3차 중재가 실행되는 것이 아

니라 1, 2차 중재를 바탕으로 3차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다 갑자기 ‘00이 좀 어떻게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선

생님도 계세요. (ㄴ교사 개별, FGI 면담 내용 종합)

PBS를 문제행동만을 다루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

다. 그래서 본인 학급의 학생 중 문제행동을 보이면 스스로 지도하려는 게 아니라 PBS 

담당자를 불러 맡기려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교사 협의를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표정에

서 느끼기도 하지만... (ㄷ교사 개별, FGI 면담 내용 종합)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지원해 주는 방식은 제가 알기로 타 시․도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우리 도만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 도 교육청의 이러한 효과적인 지원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어

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느껴본 사람들, 예를 들어 본인의 반에 문제행

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 반은 많은 도움을 받고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이해도가 

향상되지만, 학급 학생들이 우수한 학급은 PBS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ㄱ교사 개별, 협의회 내용 종합)

업무 담당자만 바라보며 PBS를 희생, 봉사 등의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

행동을 중재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교사가 먼저 변화하고 노력해서 학생의 변화를 이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 같은 전문가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 누워서 떡 먹

으려 하는 느낌... 올해 일 년만 버티면 내년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안 본다

는 생각을 가진 일부도 있습니다. 적극적 교육보다는 1년 버티기와 현실 회피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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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선생님은 PBS가 무의미? 무가치? 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ㄹ교사의 개별면담, 메

시지 내용 종합)

(2) 관리자의 인식과 지원

세부 평가 지표 ‘학교 관리자가 포함된 PBS팀’의 평가는 5개교 평균 76으로 그다지 높지 않

은 결과를 보였다. ‘학교 관리자가 포함된 PBS팀’에 대한 평가에서는 관리자가 PBS팀에 문서로

만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학교도 있었다. 학교별로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긍정적 행동지

원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은 실행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관리자 인식과 지원의 차이

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관리자가 PBS팀에 포함은 되어있으나 팀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일을 한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솔직히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해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 (긍정적 행동지원 업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관

리자가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관심이나 철학이 부족하

고 긍정적 행동지원을 하나의 업무처리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 차원의 지원이 잘 

안되죠... (23.9.26.ㄴ교사 개별면담)

업무 자체는 PBS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은 부족하죠. 

예를 들어 담당 부장이 초등담임인 경우! 또 매년 새로운 구성원으로 팀이 꾸려져 업

무 연속성,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인원으로 부서가 운영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열심히 긍정 업무를 해오던 선생님을 다른 부서에 배정하셨거든요. 단순히 학교 안에

서 수행되는 하나의 업무로서 그 외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게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인식과 지원 때문이에

요. (ㄷ교사 FGI 면담, 협의회 내용 종합)

업무 담당자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갈아 넣는 시스템... 한 번에 모든 걸 갈아 넣고 

소멸하는 시스템. 이런 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만을 위한 PBS가 긍정적

인가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러한 학교 시스템은 많은 부분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팀의 구성 및 적절한 업무 배정... 여기서도 중요한 건 관리자의 지원이라고 생

각하고요... (ㄱ교사 개별 및 FGI 면담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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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필요성

평가 항목 ‘교직원의 책무성과 자발성’의 세부 평가 지표 내용은 ‘전 직원의 동의’, ‘개별 지

원 담당 교사의 자발성’이며 평균 86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항목이다. 이렇게 높은 평가 

결과를 보인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

과이다.

학생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졌으며 개별중재를 통해 학부모

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으로 시작하였지만 보편적중재를 다양하게 시작하면서 학생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스스로 강화되는 시간이었죠.. (23.5.17.ㄹ교사 개별면담)

PBS가 만능은 아니지만 과정은 분명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가 학생의 

행동문제 자체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무력감, 좌절감을 느끼며 이

런 부분이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뭐 희망이 없는 느낌이랄까? 이런 부분은 PBS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변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팀이 있으니까

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은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몇 년 했다고 막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렇게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선생님들

이 의견이 꽤 있어요. (23.5.16.ㄱ교사 개별면담)

우선 우리 학교는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문화가 바뀌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니 뭔가는 하더라

고요.. 그러니 작은 변화라도 생기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시작의 힘이 되고.. 제가 잘해

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선생님, 또 이렇게 다른 학교 사례도 공유하고.. 

말 그대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23.3.27.ㅁ교사 개별면담)

(4) 함께하는 문화의 형성

긍정적 행동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프로그램과 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운영 담당자들은 이런 긍정적 행동지원을 교육철학이자 학교의 문화로 표현하였으

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 평가 영역에서 운영 일정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1년 

계획을 수립하고 PBS팀의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운영 절차는 바쁜 가운데서도 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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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 노력했어요. 긍정적 행동지원은 팀으로 학교가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

요하기에 선생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신경을 써서 노력했고... (23.6.27.ㅁ교사 개별

면담)

어디 하나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인식과 문화 형

성을 위해 특히 연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죠. 학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 연수를 정기와 수시로 진행했고,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고... (23.10.5.ㄴ교사 컨설팅 내용)

작년에 굉장히 파괴적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전학을 오고 한 달 뒤 매우 폭력적

인 중2 남학생 한 명이 또 전학을 왔습니다. 두 학생의 담임교사는 경력 3년, 1년 차 

여교사였습니다. 학생이 처음 교실에서 책상을 집어 던질 때 마네킹처럼 서서 눈물만 

흘리던 담임(여)교사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만약 담임교사 한 사람에게 교육적 책무성

을 전부 짊어지게 했다면 그건 교육이라기보다는 1년을 그저 묵묵히 버티는 인고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팀과 위기관리계획을 통

해 대상 학생을 전 교직원이 함께 교육하려 했습니다. PBS팀과 함께 예방적 중재, 대

체 행동 기술 교수, 일관된 후속 결과를 통해 교육한 결과 학생의 문제행동을 잘 통제

하며 지도하였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이하 전 부장교사가 함께 협의한 적도 있었

고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담임교사는 아이를 일관되게 잘 지도할 수 있었고, 아이가 

변화하고, 보호자의 인식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담임교사도 성장할 수 있

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내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죠. 학년말에 그 담

임(여)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잘한 거 같아요. 뿌듯합니다.’... 심각

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중증의 자폐 학생이 있습니다. 자해가 굉장히 심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학생이었는데 올해 초 행동의 기능을 평가하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24명의 교사와 함께 1일 약 4시간(교시) 정도의 집중적인 개별중재를 실시하

였습니다. 긍정팀은 중재 전략을 개발하고 24명의 교사에서 교육하였으며 모든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학생은 생각보다 빠른 변화를 보였으며 이러한 학생의 변화는 학부모의 

신뢰, 관리자의 지지, 교사의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23.6.8.ㄹ교사 개별면담 및 

23.10.11.컨설팅)

오늘날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비효과적인 전통적인 중재 방법이 

아닌 환경의 변화와 문제행동 예방에 초점을 둔 긍정적 행동지원(김수연, 2023; 김지영, 박지연, 

2023; 최진오, 2010; Bradley, 2001; Eber et al., 2002; Sugai et al., 2002)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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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성원들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에서도 차이를 만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인식 중 하나는 교사가 시행

하는 긍정적 행동지원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더 해야 하는 업무 과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다(김

수연, 2023). 긍정적 행동지원은 행동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적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cheuermann, Hall, 2017). 하나의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의 적용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은 특정 교사 한 명이나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라는 조직 전체의 몫인 것이다.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위

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공유를 바탕으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혼자만의 문화, 특정 

부서만의 문화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관리자는 학교 전

체 교직원 중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극소수의 구성원이지만 학교 내 영향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도 큰 존재이다. 학생과 교육의 변화를 위한 시작은 능력 있는 한, 두 명의 교사일 수 있으나 

학교 문화와 교육철학의 변화를 이끄는 건 배려하고 소통할 줄 아는 리더다. 그렇기에 관리자

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병훈(2016) 역시 긍정적 행동지원

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가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 시스템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가 아

닌 ‘우리’로 공동의 가치관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C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실제적 사례연구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운영의 실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중점학교 운영 담당 

부장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김대용(2019)이 개발한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을 활용하여 C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에 대한 질적 수준을 확인하였다. 더불

어 평가 목록에 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학교 실행에 대한 담당 부장교사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중점학교 운영 실무자를 위한 실제적 지식인 중점학교 실행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

고 더 나아가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한 결과 5개

교 평균 82.73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과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수한 점과 부족한 점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각 학교 담당 부장교사들이 평가한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에 대한 평

가 목록’ 결과를 살펴보면 5개교 평균 82.73점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평가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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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는 상황, 투입, 산출 평가 우수, 과정 평가를 매우 우수로 평가하였다. 특히 과정 평가 

영역 중 위기관리계획이 평균 96으로 전체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학교 현장

에서 교사가 직면할 수 있는 학생들의 행동은 다양하며 이로 인한 어려움 역시 다양하다. 또 

어떤 행동은 즉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행동으로 당사자인 학생 본인과 다른 학생, 

교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그렇기에 학교 구

성원들의 안전과 안정이 교육활동에 있어 기본이 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평가 항목별 평균으로는 투입 평가 영역의 물리적 지원 항목이 6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같은 영역의 운영을 위한 지원, 문제 해결 지원, 상황 평가 영역의 긍정적 행동지원팀 

항목이 70대의 비교적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73으로 평가 영역 중 평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산출 평가 영역은 보편적 지원의 효과 항목을 제외한 만족도 조사, 지속적 관리 항목이 

평균 60대, 개별지원의 효과가 평균 70 초반의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사들의 면담 

내용 분석 결과 ‘사람’과 연관된 부분으로 교사가 해야 할 많은 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효정

(2018) 역시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에서의 어려움 중 ‘시간 제약’을 언급하였으며 시간 제약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많은 업무를 들었다. 김대용(2019)은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운영 평가 항목’을 개발함에 있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중점학

교 역시 해야 할 일이 많은 교사들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산출 평

가 영역과 관련된 항목들은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

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실제 실행 상황에 대한 중점학교 운영 담당자들의 면담 

분석 결과는 핵심어휘를 중심으로 3개의 대주제와 10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특수학교에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시하는 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사람, 시스템, 문화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행

동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생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으로 다른 요소가 아닌 사람이 주체인 것

이다. 배우는 존재도, 가르치는 존재도 모두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긍정적인 프로

그램과 시스템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고자 할 때 이를 실행할 사람, 즉 인력이 가장 중요한 문

제이다. 백종남과 조광순(2013), 이효정(2018) 등은 팀이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긍

정적 행동지원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듯 전문성을 갖춘 PBS 팀원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

동지원를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팀을 조직하고 업무를 배정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가

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교사가 해야 하는 다양하고 많은 업무로 소

진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소진 상태는 중재를 실행하거나 교육활동의 추진을 저해하

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그렇기에 모든 중점학교에서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추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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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지원이 학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

은 변함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최우선 정책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선행 연구(이효정, 박종향, 박정현, 2015) 결과에서와 같이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제적인 

실행을 위한 시스템, 즉 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드러났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개인적인 접근이 

아닌 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강성구와 권혁상, 임경원 그리고 곽승철(2020)의 선행 연

구 결과에서 확인된 학교 차원의 전문팀 구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협력적 팀 접

근의 중재를 통해 중재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이선희 등, 2020) 결과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는 부서와 핵심 

관련자들을 팀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학교 차원으로 확대되어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김주혜와 박지연(2004)은 학

생과 상호작용하는 주변인들, 즉 핵심 관련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제는 학교 

내 팀의 개념이 하나의 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관련 부서(팀) 간의 협력으로 확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 전체가 긍정적 행동지원을 함께 실행한다면 1차 보편적 중재

는 학생생활부에서, 2차 표적집단 중재는 방과후학교부에서, 3차 개별중재는 연구부에서, 위기

관리계획은 교무부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특정 부서가 아니라 학교 전체와 이를 촉진할 전문성

을 갖춘 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확장된 새로운 팀의 개념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

다 명확히 표현하자면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팀을 넘어 각 팀의 유기적인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유능한 개인 또는 특정 부서에만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의 제한적인 팀 개념을 확대하여 학교의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

하며 학교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는 협력적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현장

에 실제 적용하여 긍정적 행동지원은 어느 한 부서의 담당 교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개

인의 몫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책임과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지속 가능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제는 실행을 위한 가치관과 책무성을 공유하는 문화의 형성이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백종남, 조광순, 2013)라고 하였으며 이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

행 및 어려움에 대한 선행 연구(이효정, 2018)의 가치공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어려움을 보이

고 동료 교사 간의 정서적 연대 및 지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George, 

Harrower, & Knoster, 2003). 문제행동을 교사 대신 지도해 주는 내․외부 전문가가 실행하는 특

별한 프로그램, 추가적인 필요 이상의 업무,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은 이론적 개념 등의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는 백종남과 조광순(2013)의 연구 결과와 같이 긍정적 행동지원의 필요성과 실행 

및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지도 방식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만드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으로 동료 교사, 보호자, 관리자 등 주변의 사람들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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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소통하고 협력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국 같은 가치관으로 같

은 목표를 추구해야 하기에 긍정적 행동지원은 교육철학이며 문화가 되어야 한다.

C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

하며 마치겠다.

첫째,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목록에 따른 중점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에 대

한 평가는 5개교 평균 매우 우수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부 항목과 평가지표를 확인해 보면 학교별로 부족한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우수한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에 있어 매년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

로 기대한다.

둘째,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

다. 적절한 지원은 학교마다 다를 것이기에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학교 안에 많은 업무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점학교 운영 결과를 통해 확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력의 부족과 이를 위한 인력의 지원이었다. 

셋째, C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는 교육의 책무성이 유능한 한 명의 교사로 시작

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 부서(팀)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담당부서를 넘어 학교 전체가 하나

의 팀으로 전 구성원이 함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모든 구성원이 긍정적 행동지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공동

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는 공동의 교육철학이 되어 시스템으로 발현되고 전 구

성원은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인 실행과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실행 상황에 대한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의 대주제인 사람, 시

스템, 문화에 대한 범주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시스템을 산출하고, 시스템은 사람을 움직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

된 실제적 내용은 사람, 시스템, 문화이며 이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로 C교육청의 긍정적 행

동지원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 5개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 결과를 특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차이를 보이는 타지역의 특수학교 및 다른 장애 영역의 특수학교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C교육청의 사례는 서로 다른 특징과 지원체계를 가진 타지역 운영자에

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운영자들의 경험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단순히 C교육청 사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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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하고 실행하려는 실무자의 지식에 공헌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C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사례는 C교육청 또는 타지

역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실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

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생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힌 중

재전략이 아니다. 학생과 학생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철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함에 있어 담

당 실무자나 담당부서에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

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회사를 이끌었던 고동진(2023) 전 삼성전자 

사장은 회사라는 조직 내에 ‘내 일’, ‘네 일’은 없으며 ‘회사의 일’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

고 그 어떤 조직보다 뚜렷한 목적과 규율, 성과를 바탕으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 해군 

네이비씰에서 근무한 Willink와 Babin(2019)은 ‘극한의 오너십(Extreme Ownership)’을 이야기하며 

내 작전뿐만 아니라 내 작전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왜 우리가 공동의 책임감을 형성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

는 문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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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Special School

Ryu, JeongSeok (Kongju University, Ph.D. candidate)

Kwak, SeungCheol*(Kongju University, Professor)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actical knowledge essential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special schools, using a case study of a school with a focus on positive behavior 

support operated by the C Education Office. The intention is to understand the practical knowledge required 

and to identify support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execution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settings. Research Method: The study involved five head teachers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five schools 

emphasizing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operation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these schools was assessed using an evaluation checklist.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pecific implementation situations of the schools.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through keyword extraction,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Research Findings: The 

qualitative level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the operation of schools emphasizing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was evaluated as very high, with an average score of 82.73 across the five schools. The 

analysis of interview data revealed key themes related to people, systems, and culture in the actual operational 

situations of schools emphasizing positive behavior support. Discussion and Recommendations: The case of 

operating schools with a focus on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the C Education Office's special education 

provides a practical example for problem-solving in other special schools operated by the C Education Office 

and in different regions implementing positive behavior support.

Key words : Positive Behavior Support, Special School, positive behavior support-focused schools, The case of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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