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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havioral studies of emotion recognition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ASD) have yielded mixed results. Most 

of the studies focused on emotion recognition abilities with regard to ASD using stimuli with unisensory modality,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difficulties in real life emotion perception in ASD. Herein, we review the recent 

behavioral and cognitive neuroscience studies on emotion recognition functions in ASD, including both unisensory 

and multisensory emotional information, to elucidate the possible difficulties in emotion recognition in ASD. In our 

study, we discovered that people with ASD have problem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emotional information during 

emotion recognition tasks. The following four points are discussed: (1) The restrictions of previous studies, (2) deficits 

in emotion recognition in ASD especially in recognizing multisensory information, (3) possible compensation 

mechanisms for emotion recognition in ASD, and (4) the possible roles of attention and language functions in emotion 

recognition in ASD. The compensatory mechanisms proposed herein for ASD with regard to emotion recognition 

abilities could contribute to a therapeutic approach for improving emotion recognition functions in ASD.

Key words: Autism Spectrum Disorders, Compensatory Mechanism, Emotion Recognition, Multisensory 

Integration

요 약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상(이하 ASD)의 정서 인식 능력에 한 행동 연구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고, 부분 

단일 감각 양식의 정서 인식 능력에 한 검증에 치 되어 있다. 따라서 ASD가 실제로 정서 인식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통합  이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  감각 양식 정서 자극에 한 따른 ASD 

환자의 정서 인식 능력에 을 맞추고, ASD의 정서 인식 능력에 한 혼재된 결과를 설명하기 하여 최신 행동 

연구와 인지신경과학 연구들을 개 하 다. 그 결과, 정서 인식 과제에서 행동  결함을 보이지 않았던 ASD 일지라도, 

뇌 상 결과에서는 정서 정보 통합 기능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개  연구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ASD의 

다  감각 양식에 따른 정서 인식 능력의 결함, ASD의 정서 정보 통합 기능 결함, 그리고 실생활에서 정서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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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한 가능성과 선행 연구들의 제한 에 해 논의하 다. 한, ASD가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활용하

는 보상 기제를 살펴보고, ASD의 정서 기능 결함과 련된 치료  근 방향과 후속 연구에 해 제언하 다.

주제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보상기제, 정서인식, 다 감각 통합 

1. 서론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ASD), 이하 ASD)는 사회  의사소통과 사회

 상호작용의 결함, 제한 이고 반복 인 양식의 행

동 는 심이 주된 증상인 장애이다(Kwon et al., 

2015). ASD의 사회 정서  결함에 한 이해를 돕기 

해 ASD의 정서 인식 능력에 한 연구들이 다수 진

행되어 왔지만, 아직 ASD의 정서 기능, 특히 기본 정

서 인식 능력에 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다(Harmas et al., 2010).

정서는 얼굴 표정과 목소리, 제스처 등 여러 가지 

양식으로 표 된다. 따라서 얼굴 표정 같은 단일 감각 

자극으로도 정서를 인식할 수 있지만, 동시 으로 나

타나는 얼굴 표정과 목소리처럼 다  감각 자극으로

도 정서 인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의 결합

된 다  감각으로 정서 자극이 제시될 때 정서가 더 잘 

인식된다는 보고가 있다(Charbonneau et al., 2013). 이

는 정서 정보를 통합할 때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더 

향상됨을 뜻한다.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정서가 단일 

감각 자극으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다  감각 자극으

로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따라서 효과 인 사회

 상호작용을 해서는 능숙한 정서 정보 통합 능력

이 요구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ASD의 정서 인식 능력에 한 연구들은 얼

굴 표정 는 목소리 등의 단일 감각 자극에 한 정

서 인식 능력에 한 것이 부분이고, 이 한 얼굴 

표정, 즉 시각  정보 처리와 련된 연구가 다수이

다(Harmas et al., 2010; Philip et al., 2010). 한, 단일 

감각 자극에 한 정서 인식 능력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ASD도 여 히 실생활에서의 정서인식과 상호작

용에서는 결함을 보이는 등, 단일 감각 자극에 한 

정서 인식 능력만을 검증한 연구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서 나타나는 ASD의 정서 인식 능력에 한 통합  이

해를 도모하기 어렵다. 사회  상호작용에서는 단일 

감각보다는 얼굴 표정과 목소리 등의 다  감각  정

서 정보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 이해

를 해서는 능숙한 정서 정보 통합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ASD의 다  감각 정서 인식 능력에 한 통합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ASD의 다  감각 정서 인식 

능력에 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지만, 연구 결과들

은 단일 감각 정서 인식 연구의 경우처럼 혼재되어 있

다(Charbonneau et al., 2013; Doyle-Thomas et al., 

2013; Fridenson-Hayo et al., 2016). 이처럼 연구 결과

들이 혼재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D가 매우 

이질 인 집단이고 부분 소수의 참가자를 상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정서 인식 능력의 양상

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규모로 ASD 상을 연구한 

Jones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기능 ASD의 정

서 인식 능력의 수 도 지능에 따라 6-7세 수 에서 

15-17세 수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정서 인

식에 한 연구가 부분 정서 자극에 한 행동 반응

의 정확성과 속도만을 비교하는 연구로 진행되었던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기능 ASD의 경우 정서 인

식 과제에서 행동 반응으로는 정서 인식 능력의 결함

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SD의 정서 인

식 능력의 결함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따

라서 ASD의 정서 인식 능력의 기 를 규명할 수 있는 

뇌신경 상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ASD의 실제 인 정서 인식 능력을 통합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ASD의 다  감각  자극에 한 정서 인식 

능력에 한 행동 연구와 뇌 상 연구 결과들을 종합 으로 

개 함으로써 ASD의 정서 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변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  연구는 ASD의 

정서 인식 기능과 결함에 한 이해와 후속 연구의 나아갈 방

향, 치료  근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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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2008년 1월부터 2018년 3월

까지 최근 10년간 PubMed와 구 에 등록된 학술지 연

구들을 상으로, ‘autism, autistic spectrum disorder’, 

‘emotion recognition, affect recognition’, ‘face, visual, 

voice, auditory, multimodal, multi-modal’ 용어를 다양

하게 결합하여 검색하여, ASD의 정서 인식 기능에 

한 발견들을 검색하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연구

에서는 시각과 청각의 단일 감각 정서 인식 능력을 비

교한 ASD 연구 7편과(Table 1) ASD의 통합  다  

감각 정서 인식 능력을 탐구한 연구 14편을(Table 2) 

개 하 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시각과 청각 자극

은 각각 얼굴 표정과 목소리(음성)를 의미한다. 이처

럼 다  감각을 시각과 청각 양식에 한 연구로 제한

한 까닭은, ASD를 상으로 제스처와 같은 정보를 사

용하여 연구한 정서 인식 연구가 드물고, 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가장 요한 정보가 시각과 청각 

자극이기 때문이다(Magneé et al., 2011). 따라서, 제스

처를 함께 비교한 연구 두 편의 경우에는 얼굴 표정과 

목소리 정서 인식에 한 내용만 활용하 고, 최종 21

편의 연구를 개 하 다.

한 본 연구에서 개 한 연구의 연구 상인 ASD

는 DSM-4의 진단 기 에 따라 자폐증, 아스퍼거 신드

롬(Asperger syndrome, 이하 AS)과 달리 분류되지 않

는 범 성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이하 PDD-NOS)를 포함하

다. 지능에 한 제한은 두지 않았으며, 지능 70 이상

인 고기능 ASD와 지능 70 이하인 기능 ASD에 

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 다. 

2. 행동연구

ASD의 다  감각 정서 인식 능력에 한 행동 연구

들은 주로 정서 인식 과제 수행 시 나타난 행동 반응의 

정확성과 반응속도를 측정하여 정상 발달 통제군

(Typically developing controls, 이하 TD)과 비교하

다. 개 한 결과들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ASD의 다

 감각 정서 인식능력의 결함이 없다는 연구(Kim et 

al., 2015)와 결함이 있다는 연구(Charbonneau et al., 

2013; Fridenson-Hayo et al., 2016)들이 혼재되어 있다.

2.1. 다 감각 정서인식능력의 결함이 없음을 

지지하는 연구

ASD의 다 감각 정서 인식능력의 결함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Kim et al., 2015; Vannetzel et al., 

2010). Kim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지능을 

매칭한 8-16세 고기능 ASD 아동 청소년과 TD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가상 실의 다 감각 양식으로, 

기본 정서 여섯 가지에 한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하

고, 그 결과 ASD 아동의 정서 인식 능력은 TD 아

동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netzel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6-13세의 PDD-NOS 아동과 TD 

아동에게 사진과 정서 운율이 포함된 언어(이름) 자극

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로, 기쁨, 슬픔, 화남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하 다. 그 결과, PDD-NOS 아동은 

각 단일 감각의 정서 인식 과제에서는 유의미하게 수

행이 조했던 과 달리 다  감각 정서 인식 과제에

서는 TD 아동과 수행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

들은 ASD 아동이 다 감각 정서 인식능력의 결함이 

없음을 시사한다. 

시각과 청각 정서 정보의 일치 여부를 별하는 방

법을 활용한 연구결과들도 있다(Doyle-Thomas et al, 

2013; O' Connor, 2007). 먼  Doyle-Thomas et al. 

(2013)에서는 13-18세 ASD 청소년을 상으로, 정서 

강도가 진 으로 높아지는 몰핑 기법을 활용한 사

진에 정서 운율이 포함된 립 문구( , “where are 

you going”)의 언어 자극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

로 기쁨, 슬픔, 화남 정서 인식 과제를, Loveland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ASD 청소년을 상으로 사진과 

비언어 소리 자극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로 기쁨, 

공포, 화남, 놀람, 오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하여 행

동반응의 정확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 ASD 청소년

도 TD와 비슷한 수 으로 정서 정보를 통합하여 정서

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zga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9-31세 ASD 참가자를 상으로 

동  얼굴표정과 정서 운율이 포함된 립 문구의 언

어 자극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로, 기쁨, 공포, 화

남 정서를 인식하는 과제를 실시한 결과, ASD의 반응 

정확성과 반응 속도는 TD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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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 감각 정서인식능력의 결함이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

반면, ASD에게서 나타나는 다 감각 정서 인식 능력

의 유의미한 결함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Charbonneau 

et al., 2013; Fridenson-Hayo et al., 2016). 먼 , 아동 

상 연구를 살펴보면, Fridenson-Hayo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만 5-9세의 ASD 아동 55명과 TD 아동 58

명을 상으로, 해당 정서가 포함된 TV 상물을 활

용한 다  감각 정서 인식 과제로 기본 정서 여섯 가

지(기쁨, 슬픔, 분노, 놀람, 오, 공포)를 인식하는 과

제를 실시하 고, 두 집단에서 나타난 정서 인식 과제

의 총 을 비교하 다. 그 결과, ASD 아동의 정서 인

식 능력은 TD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Xavier et al.(2015)의 아동 연구에서는 정신 연령을 매

칭한 ASD와 TD 아동을 상으로, 사진과 울음소리 

같은 비언어 소리 자극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로, 

기쁨, 슬픔, 공포, 화남, 오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하

다. 그 결과 ASD 아동의 정서 인식 능력은 정신 연

령을 매칭한 TD 아동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유사

하게 Gola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ASD 아동과 언

어 발달 연령을 매칭한 TD 아동을 상으로 사진과 

비언어 소리 자극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로, 기

쁨, 슬픔, 화남, 놀람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하 고, 그 

결과 ASD 아동은 언어 발달 연령을 매칭한 TD 아동

보다 정서 인식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ASD 아동이 다  감각 정서 인식 능력, 즉 

ASD 아동의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성인 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Magneé et al., 

2011; O'Connor, 2007), Magneé 등(2011)의 연구에서

는 성인 남성을 상으로 사진과 비언어 소리자극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로 기쁨과 공포 정서 인식 과

제를, O'Connor(2007)의 연구에서는 ASD 성인 참가

자를 상으로 사진과 정서 운율이 포함된 립 문구

의 언어 자극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로 기쁨, 슬

픔, 화남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하여 행동반응의 정확

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 ASD 성인은 단일 감각 정

서 인식 과제에서는 TD와 수행 차이가 없었으나 다  

감각 정서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 다. Charbonneau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13-32세를 상으로 몰핑 

기법을 활용한 변화하는 얼굴 표정 자극과 비언어 소

리 자극을 결합한 다  감각 양식으로 공포와 오 정

서 인식 과제를 실시하 고, 그 결과 ASD 청소년과 

성인은 다  감각 조건에서 정서를 더 잘 인식하지만, 

TD와 비교하 을 단일 감각과 다  감각 조건 모두에

서 수행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다  감각 자극의 이득

도 TD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의 제시 속도(Tardif et al., 2007)와 제시 강도

(Grossman & Tager-Flusberg, 2012)를 변화시켜 비교

한 행동 연구 결과들은 ASD의 정서 인식 능력이 부족

함을 입증하고, ASD의 정서 인식 능력에 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한다. 먼  자극의 제시 속도를 변화

시킨 Tardif et al.(2007)은 ASD 아동과 언어 정신 연

령, 비언어 정신 연령을 각각 매칭한 TD 아동 간에 자

극의 제시 속도를 네 가지 수 (시각: 정지, 느림, 보

통, 매우 느림; 청각: 보통, 느림, 매우 느림, 무음)으로 

나  후 기쁨, 놀람, 슬픔, 오 정서 인식 과제를 비

교하 다. 그 결과, ASD 아동은 정신연령을 매칭한 

TD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 고, 제시 

속도 조건 에서도 ASD 아동은 느린 수 에서, 증

도 증 ASD 아동은 느리거나 매우 느린 조건에서 정

서 인식 과제를 더 잘 수행하 다. 이는 ASD가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림을 시사한다. 실제 사회

 상호작용에서는 빠른 정보처리능력이 요구되므로

(Cho & Kim, 2017), 이처럼 느린 정서 정보 처리 속도

는 ASD가 일상생활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한, Grossman & Tager-Flusberg(2012)는 8-19세의 

ASD와 TD 청소년에게 몰핑 기법을 활용한 얼굴 표

정 자극과 정서 운율이 포함된 립 문구의 언어 자극

을 사용한 다  감각 정서 인식 과제를 시행하여 두 

그룹의 정서 인식 능력을 비교하 다. 구체 으로, 정

서 표 의 강도를 높은 강도( , 입을 벌려 크게 웃는 

얼굴 표정과 빠른 고음)와 낮은 강도( , 입을 다물고 

웃는 얼굴 표정과 느린 음)의 두 가지 수 으로 구

분하여 기쁨, 놀람, 화남, 슬픔 정서에 한 인식 과제

를 실시하 다. 그 결과, ASD 청소년은 낮은 강도의 

정서 자극 조건에서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보

다. 한, TD와 달리 ASD 청소년은 낮은 강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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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사 정서( , 기쁨 vs 정 인 놀람) 제시 조

건에서의 반응 정확성이 조 정서( , 기쁨 vs 화남) 

조건에서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러나 비슷한 연

령 (8-16세)의 ASD와 TD를 상으로 가상 실 기법

을 사용하여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한 Kim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자극의 표  강도를 4단계(10, 

40, 70, 100%)로 구분하여 실시하 고, 그 결과 자극

의 표  강도에 따라 정서 인식 능력이 달라지지만, 

ASD와 TD 간 유의미한 수행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하지만 단일감각 간 비교를 한 연구 결과에서는 

자극의 표 강도에 따라 ASD의 정서 인식 능력이 

조하게 나타남을 지지하는 보고들이 있어 왔다(Doi et 

al., 2013; Griffiths et al., 2017; Lerner et al., 2013). 

즉, ASD 청소년에게 정서 자극의 표  강도를 두 가

지 수 (높음, 낮음)으로 제시하여 기쁨, 슬픔, 화남, 

공포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한 Lerner et al.(2013)의 

연구, ASD 청소년을 상으로 정서 자극의 표  강

도를 1-8단계로 구분하여 여섯 가지 기본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한 Griffiths et al.(2017)의 연구, ASD 성

인을 상으로 정서 자극의 강도를 5 단계(20, 40, 60, 

80, 100%)로 제시한 Doi(2013)의 연구에서도 ASD의 

정서 인식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는 ASD가 정서 자

극의 제시 강도에 따라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으며, 정서 표 이 뚜렷한 자극을 제시할 때는 

정서를 잘 인식하지만, 정서 자극의 표  강도가 낮

고 미묘한 차이를 악하는데 어려움을 보임을 시사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높은 강도의 

정서 자극뿐만 아니라, 미묘하고 낮은 강도의 정서 자

극(subtle expression)도 존재하고 이를 잘 인식하는 능

력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뿐 아니라 

응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미묘하고 낮

은 강도의 정서 자극에 취약한 ASD는 일상에서 의도

으로 정서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지 않으면 

이를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서 자극을 인식하는 과정

에서도 다른 자극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모호한 

자극을 쉽게 악되는 자극으로 성 하게 단하여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Charbonneau et al., 2013; 

Lerner et al., 2013). 실제로, Charbonneau et al.(2013)

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잡음(i.e., 방해자극)을 

함께 제시하여 ASD와 TD 피험자의 정서 인식 능력

을 비교하 는데, 그 결과 ASD는 TD에 비해 보다 높

은 자극 강도(i.e., strong expression)에서 정서 인식이 

가능함을 발견하 고, 이는 ASD가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활 잡음에 의해 쉽게 방해 받는다는 을 

시사한다. 이는 타인의 정서를 자동 으로 쉽게 처리하

는 TD와 달리, ASD는 정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기 

해 의도 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ASD

는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정서를 인

식하는 과정이 TD 아동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ASD는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구

상의 평균연령이 만 10세 이하인 ASD 아동 상 연

구에서는 부분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

하다는 양상을 보고하는데 반해,  평균 연령이 만 10

세 이상인 ASD 상의 연구에서는 정서 인식  통합

에 한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 까닭으로, 연령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Fridenson-Hayo et al., 2016; 

Xavier et al., 2015). 비록 진행된 아동 연구가 소수라

는 제한 이 있지만,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TD와 

ASD 아동 모두 아동기와 청소년, 성인기까지 지속

으로 발달하고(Kuusikko et al., 2009; Thomas et al., 

2007), 감각 통합 능력의 발달은 ASD가 TD보다 늦은 

연령에서 시작되어 청소년기에 완성되는 발달  차이

로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Taylor 

et al., 2010). 컨 , 만 7-16세 ASD 아동과 TD 아동

을 상으로, 시각과 청각의 통합 발달 양상을 살펴본 

Taylor et al.(2010)의 연구에서, ASD는 학령기 동안 

감각 통합 능력의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청소년기

에 TD 청소년만큼 발달하 다. 이 같은 ASD의 감각 

통합 능력의 발달 양상을 볼 때 ASD의 정서 정보 통

합 능력도 아동기와 청소년기 간에 발달  차이가 있

음을 측해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발달 양상이 ASD 

아동 연구와 청소년  성인 연구의 혼재된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ASD의 주의 기제  감각 통합 기능의 발달 궤 을 

고려하여, ASD 아동의 후기 정서 발달 양상을 측하

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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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 신경 과학 연구

최근 fMRI(Doyle-Thomas et al, 2013), 사건 련

(Magneé et al., 2011), eye-tracker(Xavier et al., 2015), 

fEMG(Rozga et al., 2013) 등을 활용한 뇌 상  신

경 심리 연구들에서는, ASD의 다  감각의 정서를 인

식하는 과정이 TD와는 다르다는 주장의 증거를 추가

으로 제시하고 있다. 컨 , 정서 인식 과제의 행동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ASD 청소년과 성

인 연구도 뇌 활성화 역(Doyle-Thomas et al., 2013; 

Loveland et al., 2008)과 안면근육의 반응(Rozga et al., 

2013)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다.

3.1. fMRI 연구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

 자기공명 상)를 활용한, Loveland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정서를 인식하는 동안 ASD와 TD 청소년

의 뇌 활성화 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TD 청소년은 정서과제 수행 동안 내측 두엽(medial 

frontal) 역과 안와 두엽(orbital frontal)에서 활성

화가 나타나지만, ASD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역에서의 활성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Doyle-Thomas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정서를 인식하는 동안 TD 

청소년은 두엽과 측두엽 역에서 통합과 정서 과

정에 수반되는 네트워크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반면, 

ASD 청소년은 주의 조 (attention modulation)과 의

미론  처리에 연 되는 두정- 두 네트워크(parieto- 

frontal network)가 활성화되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

럼 정서를 인식하는 동안 ASD의 뇌 활성화 역이 다

르게 나타나는 양상은, 단일 감각 자극에 한 연구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각 자극으로 정서 인식을 하는 

동안 ASD는 정서  공감과 련된 하측 두회(inferior 

frontal gyrus, IFG) 역(Sato et al., 2012), 정서 인식

과 련된 편도체(amygdala)와 얼굴 정보처리와 연

된 방추상회(fusiform gyrus) 역의 활성화가 감소하

는 양상이 나타났고(Pelphrey et al., 2007), 청각 자극

을 인식하는 동안에도 ASD는 TD와 달리 기억과 

련된 양측 해마방회(bilateral parahippocampal gyrus)

와 뇌의 범 한 역에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

다(Eigsti et al., 2012). 이처럼 fMRI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ASD가 정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3.2. ERP 연구

사건 련 (Event-related potentials, ERP)를 활용

한 Magneé et al.(2011)의 연구에서 ASD 성인은 주의

력 요구 수 에 따라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다

르게 나타났다. 다 감각 정서 정보를 제시했을 때, 

정상 성인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통합하는 시각 N170

과 청각 P2 반응이 과제 난이도에 상 없이 나타났지

만, ASD 성인은 쉬운 주의력 과제에서만 이러한 ERP 

component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ERP를 사용

하여 단일 감각 간 비교를 한 Lerner et al.(2013)의 연구

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비록 정서 인식 과제(DANVA-2)

의 정상규 과 ASD 청소년의 정서 과제 수행력을 비교

하 지만, ASD 청소년은 시각과 청각 정서 인식 능력

이 TD에 비해 조하 고, 청각 N100과 시각 N170 잠

복기가 길어질수록 정서 인식 과제의 오류 반응이 높아

지는 계가 나타나 ASD 청소년의 정서 정보 통합 결

함을 시사하 다. 이는 ASD가 정서 정보에 주의를 기

울이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청각

N100과 시각 N170이 모두 기 인식 과정에서 나타

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ASD의 정서 인식 능력은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기 과정에 변이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3.3. Eye-tracker 연구

Xavier et al.(2015)은 Eye-tracker를 사용하여 정서

를 인식하동안 나타나는 시선 패턴을 분석한 결과, 

ASD 아동은 TD아동보다 안구 움직임(saccade)이 더 

많고, 고정  응시시간(fixation duration)은 짧았다. 이

러한 양상은 몰핑기법을 사용한 동 인 얼굴 자극을 

제시한 Bal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

났다. 이는 ASD가 정서를 인식할 때 정서 자극에 주

의를 잘 기울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ASD와 

TD 간에 나타나는 시선 패턴의 차이는 정서 인식 능

력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Xavier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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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Group n(sex)
Age

(range)
IQ

Sensory modality
(stimuli)

Emotion Result

Kim et al.
(2015)

ASD 19(13:6) 11.1(8-16) None multimodal
(virtual reality)

happy, sad
angry, fear
disgust, 
surprise

RA   multimodal ASD=TD

TD 23(16:7) 11.5(8-16) IQ 115.2

Vannetzel 
et al.
(2010)

PDD-NOS 
10(9:1)

9.6(7-13) IQ ≥70 visual(photo) 
auditory(nonverbal vocal)
multimodal(photo+nonve
rbal vocal)

happy, sad
angry

RA   multimodal ASD=TD
visual ASD<TD(angry, sad)
auditory ASD<TD(angry)

TD 35(30:5) 10.5(7-14) None

Doyle-Thomas 
et al.
(2013)

ASD 18(18:0) 14.94(13-18) NVIQ* 97.72 visual(morph) 
auditory(verbal vocal)
multimodal(morph+nonv
erbal vocal)

happy, sad
angry

RA   multimodal ASD=TD
visual  ASD<TD, 
auditory ASD=TD 
fMRI  ASD≠TD

TD 18(18:0) 14.69(13-18) NVIQ 117.94

Table 2. Research on Multisensory Integration of Emotion Perception in ASD

Study Group n(sex)
Age

(range)
IQ

Sensory 
modality(stimuli)

Emotion Result

Jones et al. 
(2011)

ASD(low IQ) 
40(35:5)

15.6 IQ 66.4 visual(photo) 
auditory(nonverbal 
vocal, verbal vocal)

happy, sad
angry, fear
disgust, 
surprise

RA ASD=TD(surprise ASD<TD)

ASD(high IQ) 
59(55:4)

15.6 IQ 96.9

TD(low IQ) 
23(20:3)

15.5 IQ 64.5

TD(high IQ) 
34(34:0)

15.7 IQ 104.0

Doi et al. 
(2013)

AS 20(20:0) 32.1(18-65) IQ 104.2 visual(morph) 
auditory(verbal 
vocal)

happy, sad
angry

RA, RT  
visual, auditory ASD<TD(angry, sad), 
              ASD=TD(happy) 

TD 20(20:0) 33.5(18-65) IQ 107.2

Lerner et al. 
(2013)

ASD 34(26.8) IQ ≥ 70 visual(morph) 
auditory (verbal 
vocal)

happy, sad
angry, fear

RA visual, auditory ASD<TD

DANVA norm

Oerlemans 
et al.
(2014)

ASD(with ADHD) 
43(35:8)

10.5(6-13) IQ 103.3 visual(photo) 
auditory(verbal 
vocal)

happy, sad
angry, fear

RA error 
visual happy, angry ASD>TD
      sad, fear ASD=TD
auditory ASD=TD(sad ASD >TD)
RT visual, auditory ASD > TD

ASD(non ADHD) 
47(38:9)

10.7(6-13) IQ 103.1

ASD unaffected 
siblings 79(34:35)

9.7(6-13) IQ 106.4

TD 139(62:77) 9.2(6-13) IQ 107.4

Philip et al.
(2010)

ASD 23(16:7) 32.5 IQ 101.5 visual(photo) 
auditory(nonverbal 
vocal, verbal vocal)

happy, sad
angry, fear
disgust

RA visual, auditory ASD<TD

TD 23(17:6) 32.4 IQ 111.8

Stewart et al.
(2011)

ASD 11(7:4) 27.2(17-39) VIQ* 
14.9(6.2)

visual(photo) 
auditory(nonverbal 
vocal, verbal vocal)

happy, angry
fear, disgust
surprise

RA  congruent emotion ASD=TD 
     incongruent emotion ASD<TD 
     nonverbal vocal ASD<TDTD 14(8:6) 26.4(17-39) VIQ 

18.1(4.0)

Taylor et al.
(2015)

ASD(ALN) 
17(12:5)

9.67(5-12) matrix 
reasoning 
10.41

visual(photo) 
auditory(verbal 
vocal)

happy, sad
angry, fear
disgust, 
surprise

RA visual TD=ALN>ALI, SLI
RA auditory TD > ALN, ALI, SLI
RT visual TD=ALN=ALI, TD<SLI 
RT auditory TD=ALN=ALI<SLI ASD(ALI) 2(10:2) 7.73(5-12) 10.58

SLI 18(15:3) 7.35(5-12) 10.22

TD 54(26:28) 8.94(5-9) 10.33

RA response accuracy, RT reaction time, ALN ASD group into language-normal ASD, ALI ASD group into language-impaired, 
SLI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Mill Hill vocabulary scale  

Table 1. Research on Visual and Auditory Emotion Perception in A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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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Group n(sex)
Age

(range)
IQ

Sensory modality
(stimuli)

Emotion Result

Loveland
et al.
(2008)

ASD 5(4:1) 18.25(16-19) NVIQ*117.97 multimodal(photo+nonve
rbal vocal)

happy, angry
fear, disgust
surprise

RA  ASD=TD
fMRI 
ASD medial frontal orbital 
frontal↓

TD 4(3:1) 17.61(16-19) IQ 112.6

Magneé 
et al.
(2007)

PDD 13(13:0) 21.5 IQ 122.4 visual(photo) 
auditory(verbal vocal)
multimodal
(photo+verbal vocal)

happy, fear RA visual, multimodal PDD=TD
fMEG  PDD≠TD 

TD 13(13:0) 23 IQ 127

Rozga
et al.
(2013) 

ASD 17(17:0) 16.6(9-31) VIQ 103.1
PVIQ 107.6

multimodal
(dynamic+verbal vocal)

happy, angry
fear

RA ASD=TD
RT ASD=TD
fMEG  ASD≠TD TD 17(17:0) 15.2(7-44) VIQ 107.6

PVIQ 110.4

Xavier
et al.
(2015)

ASD 19(14:5) 9.95(6-13) MA 7.74 visual(photo) 
auditory(nonverbal vocal)
multimodal
(photo+nonverbal vocal)

happy, sad
angry, fear
disgust

RA multimodal ASD=TD 
    visual, auditory ASD<TD
eye-tracker eye saccade ASD>TD
          fixation duration 

ASD<TD 

TD 19(14:5) 8.84(6-13)

Charbonneau et 
al.
(2013)

ASD 32(30:2) 21(14-23) IQ 105 visual(morph) 
auditory(nonverbal vocal)
multimodal
(morph+nonverbal vocal)

fear, disgust RA multimodal, visual, auditory 
ASD<TD
RT ASD>TD 
Redundancy gain ASD<TDTD 18(18:0) 21(15-27) IQ 111

MA mental age(IQ*age/100), VMA verbal mental age, NVAM non verbal mental age *PPVT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Table 2. (Continued)

의 연구에서 eye-tracking 변인과 정서 과제 수행력 간

의 차이가 유의한 수 에 근 하게 나타났지만(안구

움직임 p=.060; 고정지속시간 p=.054), 시선 패턴과 정

서 과제 수행력 간의 상 성을 입증하지는 못하 다. 

이는 자들이 언 한 바와 같이 표본의 수가 작았던 

향일 수도 있다. 종합하면, eye-tracker를 활용한 연

구에서도 ASD 아동은 정서 정보를 탐지하는 과정에

서 TD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연구 결과들은 주의 

기능이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미치는 향을 

시사하고 있다. 

3.4. fMEG 연구

타인의 정서를 찰할 때 자동 으로 타인의 얼굴 

표정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안면 근육의 미세한 활동성

을 측정하는 안면 근육 근 도(facial electromyography, 

fEMG)를 활용한 연구로는 Rozga et al.(2013)의 연구

와 Magneé et al.(2007)연구가 있다. fEMG는 부정

인 정서 자극에 해서는 썹과 이마가 푸려지는 

추미근(corrugator supercilli)의 반응과, 정 인 정서

자극에 해서는 볼과 입꼬리가 올라가는 골근

(zygomaticus major)의 수축 반응을 측정한다. Rozga 

et al.(2013)의 연구에서 9-31세의 ASD와 TD 피험자

를 상으로 기쁨, 화남, 공포에 한 안면근육의 변

화를 측정한 결과, TD는 정서 종류에 따라 안면근육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ASD는 공포를 제외

한 나머지 정서 자극에서는 안면근육의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리고 ASD의 경우, 공포 정서에서 기쁨 

정서 반응 시 나타나는 근육반응인 골근의 수축 

반응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기쁨과 공포의 정서 반

응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fEMG 활동이 인식된 자극

에 한 자동 이고 미묘한 정서  반응을 반 한다

는 을 고려해 볼 때, ASD의 정서별 안면 근육의 변

화가 음은 ASD가 해당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 음을 시사한다. 한 Rozga et al.(2013)의 연구

에서 ASD는 정서 인식의 정확성에서는 차이가 없었

으나, 안면 근육의 변화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는 ASD 집단의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변이

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동  시각 

자극으로 범 성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tal 

disorder(PDD), 이하 PDD) 성인과 TD 성인을 비교한 

Magneé et al.(2007)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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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é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PDD의 안면근육의 

변화 차이가 TD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SD가 정서 자극에 한 안면 근육의 활성화와 억제

가 무분별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하지만 안면 근육 

근 도(fEMG) 연구에서도 eye-tracker 연구와 마찬가

지로, ASD의 안면 근육 반응과 정서 인식 능력의 연

성을 입증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뇌 상 연구를 포함한 신경 심리 연구 결과

들을 종합해보면, ASD는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

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정서를 

인식하는 과제에서 ASD의 행동 반응이 TD와 유의미

한 차이가 없더라도 뇌 신경학  반응과 안면 근육의 

양상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종합 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ASD가 정서를 인

식하기 해 보상 기제를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4. ASD의 보상기제

ASD는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의 취약함을 보

완하기 해 주의와 언어 기제를 보상 기제로 활용한

다는 가설이 제안 되어 왔다(Doyle-Thomas, et al., 

2013; Golan, et al., 2018; Stewart, et al., 2011). 

4.1. 주의기제

주의가 ASD의 정서 인식 능력에 미치는 향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고(Charbonneau et al., 2013; Magneé 

et al., 2011), fMRI 연구 결과에서도 정서 정보를 자동

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ASD는 정서를 통합하는 과정

에서 TD와 달리 주의 조 과 연 되는 두정- 두 네트

워크가 활성화되며, 이 역이 보상 기제로 사용됨이 

보고되었다(Doyle-Thomas et al., 2013). Oerlemans et al. 

(2014)의 연구에서 ASD 아동을 ADHD 증상여부에 

따라 구별하여 비교한 결과, ADHD 증상이 있는 ASD 

아동의 정서 인식 능력이 ADHD 증상이 없는 경우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의력 결핍이 주된 

특징인 ADHD나 주의 기능의 결함이 있는 조 병

(Kim, 2014; Kim, 2016), 기 주의획득에 어려움을 

보이는 노인(Yeon & Kim, 2018)과 같이, 정서 정보를 

자동 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ASD에게는 정서를 인식

하기 해 주의 통제 능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는 

ASD에게 정서 인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정서 자극

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 연구 결과들에서도 입증되어왔

다. Bal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ASD에게 정서 인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을 응시하게 하자 ASD 정서 인

식의 정확성이 높아졌고, fMRI를 활용한 Hadjikhani et 

al.(2004) 연구에서 ASD에게 얼굴표정에 주의를 기울

이도록 요구하자 ASD의 방추상회(fusiform gyrus) 

역이 활성화되었으며, Wang et al.(2007)의 연구에서

는 ASD 아동과 청소년은 얼굴 표정과 목소리에 주의

를 기울이도록 요구한 조건에서만 반어  표  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과 연

된 내측 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역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의 기제가 ASD의 

정서 인식 능력에 미치는 향에 한 이해와 정서 인

식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개입에 해 시사하는 바

가 크다.

4.2. 언어기제

ASD는 시각 자극에 문자(Golan et al., 2018) 는 

소리, 언어(Golan et al., 2018; Tardif et al., 2007) 같은 

언어 자극이 함께 제시될 때 정서를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aylor et al.(2015)의 연구에

서 언어 결함 여부에 따라 ASD 집단을 구별하여 정서 

인식 과제의 반응 정확성과 반응속도를 비교한 결과, 

언어 결함이 없는 ASD 아동의 정서 인식 능력은 TD 

아동과 차이가 없었으나, 언어 결함이 있는 ASD 아동

의 정서 인식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MRI

를 활용한 Doyle-Thomas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ASD는 정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미론  처리에 

연 되는 두정- 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D가 정서를 인식할 때 언어를 보상 

기제로 활용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언어는 ASD의 정

서 인식 능력에 있어서 요한 보상 기제로 활용되기

도 하지만, 동시에 언어의 의미에만 의존하여 정서를 

악하는 양상 때문에 ASD가 정서를 잘못 악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tewart et al., 2011). 

이를테면, 실생활에서는 반어  표 처럼 언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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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정서의 의미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서를 인식할 때에는 맥락에 따라 언어의 의미를 활

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ASD는 정서를 인식

할 때 언어 기제를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

에 이러한 결함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서 인식의 

어려움으로 표 되기도 한다(Doi et al., 2013; Stewart et 

al., 2011). Wang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ASD가 

반어  표 에 한 정서 인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언어의 의미 생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우측 각회

(right angular gyrus) 역이 활성화되었고, Stewart et 

al.(2011)의 연구에서 ASD 청소년과 성인은 비언어  

소리 자극과 운율 정보를 활용하여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Doi et al.(2013)의 연구에서 시

각자극의 표 강도가 높아질수록 ASD의 정서 인식 

능력은 TD의 수 에 근 해졌지만, 청각 자극의 표  

강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TD 수 과의 차이가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청각 정서 자극의 표  

강도가 높아질수록, ASD가 쉽게 인식되는 언어 자극

에만 의존하여 정서를 잘못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ASD는 정서를 인식

하는 동안 언어 기제를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ASD는 언어 기제를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정서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5. 결론  논의 
 

본 개  논문에서는 ASD의 정서 정보 통합 능력에 

해 알아보기 해, 최근 10년 간 ASD를 상으로 다

 감각의 정서 인식 능력을 비교하거나 단일 감각 간 

정서 인식 능력을 비교한 연구들을 검색하여 분석하

다. 연구들에 한 종합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D는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결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반응에서는 결함을 

보이지 않는 ASD일지라도 fMRI, ERP, fEMG의 뇌

상  신경 심리 연구 결과에서는 ASD의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발견되었다. 기본 정서에 

한 정서 정보 통합 능력의 부족은 일상생활에서 

ASD가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래하고 복잡한 

정서 인식의 결함 등 지속 인 정서 인식 능력의 발달

을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ASD도 정서 자극이 단일 감각으로 제시될 때 

보다 다  감각 양식으로 제시될 때 정서를 더 잘 인

식하지만, 정서 정보 통합의 이득이 TD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 통합의 이득이 낮은 까

닭은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았으나, ASD의 단일 감각 

정서 인식 능력이 반 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셋째, ASD는 정서 정보를 통합할 때 정서를 잘 인

식하기 한 보상 기제로 주의와 언어 기제를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기제는 정서 정보를 자동

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ASD에게 있어서 정서 정보를 

탐지하는 기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언어는 ASD가 정서정보를 해석할 때에 언어의 의미

에 한 의존도가 높은데 비해 비언어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효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ASD의 정서 인식 능력을 향상시

키기 한 치료  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SD 

정서 인식 능력 향상을 한 기존의 치료  근은 사

진(얼굴표정, )을 활용하거나(Solomon et al., 2004; 

Tanaka et al., 2010), 애니메이션(Young, 2012)을 활용

하여 해당 정서를 지도하는 방안이 부분이다. 더욱

이 국내 연구에서는 ASD에게 단일 감각 정서 정보를 

이해하고 표 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부분이다

(Lee & Cho, 2009). 이러한 로그램들은 과제로 측정

되는 정서 인식 과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지만, 실생활에서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 이 

있다(Berggren et al., 2017). 실생활에서는 다양한 감

각 정서 정보들이 제시되며 때로는 시각과 청각을 통

해 제시되는 정서 정보들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정서 정보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합하는 능

력을 향상시키기 한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각과 청각 등 감각 통합의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ASD가 정서 정보를 통합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ASD의 보상 기제인 주의와 

언어 기제를 보다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입에 

한 개발도 필요하다. 컨 , ASD의 운율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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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언어  청각 자극에 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지도 방안, ASD가 정서 자극을 정확하게 탐지하

도록 돕는 eye-tracker 같은 보조 도구 활용 방안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SD의 정서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에 

한 추후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D의 

정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 기반하는 기제와 변이

를 규명하기 해서, fMRI, ERP 등의 신경학  근

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된다. 둘째, ASD는 

정서 자극의 유형이나 제시 속도에 따라서 정서 인식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여 ASD

의 정서인식 능력을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기능 ASD일지라도 지능 수 (Jones et al, 2011), 언

어 결함 여부(Taylor et al., 2015), 주의능력 수

(Oerlemans et al., 2014), 정서 인식 능력의 수 은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개인 간 변인의 다양성과 

거 범 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

에서는 ASD의 지능과 언어 능력, 주의력 등의 수 을 

세분화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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