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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need to study music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engage in aggressive behavior.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searcher's experience in creating a 
music intervention environment when adolescen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gage in aggressive behavior 
to avoid tasks. Method: Amo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er's experiences were explored through 
autoethnography. Collect a variety of empirical data on the research topic, the experienc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of Braun and Clarke(2006). Result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31 codes, 9 sub-topics, 
and 3 super-topics were derived. Three superordinate theme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Musical environment to reduce task resistance,” “Physical environment that provides stability and comfort” and 
“Interpersonal environment with trust and warmth.”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and alleviate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tailored to them, so 
an ecological approach is necessary in music intervention. Although this is only a partial study, it provides information 
to therapists preparing for music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s meaningful 
as basic data on future intervention plans and coping strategies.

Key words Adolescen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vironment creation, Aggressive behavior, Task 
avoidance, Autoethnography

초록 배경: 공격행동을 하는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에 관한 음악 중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목적: 이 연구는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이 과제 회피를 위해 공격행동을 할 때, 연구자가 음악 중재 환경을 어떻게 조성했는지에 대한 경험
을 고찰하는 것이다.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중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연구자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연구 주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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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증 자료를 수집하고,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에 따라 경험을 분석
하였다. 결과: 자료 분석 결과, 31개의 코드와 9개의 하위 주제, 3개의 상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상위 주제는 환경 
조성의 성격에 따라,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물리적 환경”, “믿음과 포근함이 있는 대인 간 환경”, “과제 거부감을 
줄이는 음악적 환경”으로 분류되었다. 결론: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의 공격행동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게 조율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음악 중재에서도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각이지만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 중재를 준비하는 치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개입 방안과 대처 전략에 대한 
기초 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발달장애 청소년, 환경조성, 공격행동, 과제 회피, 자문화기술지

서     론

2023년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 109,703명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발달장애는 68.5%에 

달한다(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3). 이러

한 통계는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Adolescen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하 SDD청소년)의 수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DD청소년은 인지적 기능에 현저한 제한이 있어 의사

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들은 

종종 자해, 공격, 파괴, 방해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사춘기에 접어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와 급격한 신체 성장으로 인해 불안, 
우울감을 겪기도 하며 성 관련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Jung, et al., 2021). 
2021년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20.9%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동

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특히 10-20세 사이에 심각한 행동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공격행동은 꼬집기, 때리기, 물기, 발차기, 긁기, 
던지기 등의 신체적 공격행동과 소리 지르기, 침 뱉기, 욕설 
등의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나타난다(Holden & Gitlesen, 
2006). 

언어적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SDD청소년의 경우, 과
제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주어진 과제 또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공격행동을 통해 나

타낼 수 있다(Park & Yook, 2011). 이러한 파괴적이고 공

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될 경우 가정, 학교,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참여를 점점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더 크고 강해짐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게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SDD청소년의 공격

행동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별

화된 개입이 필요하다(Meyer & Evans, 2006).  
국내외 공격행동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공격행동에 

대한 중재는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기능기반 중재(Function-Based Intervention), 기능적 의사

소통 훈련(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등이 효과

성이 검증된 방법으로 높은 빈도로 시행되고 있다(Kim & 
Jo, 2017; Yun, et al., 2023). 이러한 중재 기법들의 공통점

은 공격행동의 교정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환경적 맥락에서 공격행동의 원인과 기능을 파악하

고 이들이 환경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찾아 성

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생태학적 관점인 PIE(환경 속의 사람, Person In 

Environment) 접근은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

조한다. 이 관점에서 공격행동은 SDD청소년의 개별적 특

성, 이들이 생활하는 장소의 환경적 특성 그리고 이 둘 간

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격행동의 

중재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대인

간 환경(Interpersonal Environment), 활동 및 생활 환경 

(Programmatic Environment)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행

동의 유발 요인을 찾아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Hastings, et al., 2013; Parris & Watson, 2013).
앞서 언급한 여러 환경 중 음악 중재는 활동 환경에 속

한다. Lee & Kang(2022)은 발달장애인 분야에서 문제행동 

수정, 정서조절, 자기표현, 상동 행동 및 비적응 행동 조절, 
주의집중력 향상,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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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위해 음악 중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

들은 리듬, 멜로디, 음색 등 음악 요소의 활용, 구조화된 

음악 활동 또는 즉흥연주 등 발달장애인의 성향에 맞춘 음

악 중재 기법, 신체활동을 접목한 치료적 음악 활동들이 

상동행동, 과잉행동, 부적응적 행동 및 자해행동을 감소시

키고 주의집중력,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Choi & Chung, 2003; Lee & 
Kang, 2011; Yeo & Kim, 2018; Yeo &  Lee, 2019; Lee, 
2020). 

사회성, 의사표현, 주의집중 등은 공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0). 위의 선행연구들은 음악 중재가 이러한 

요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공격행동

의 예방 및 완화에 음악 중재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공격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며, 
행동 변화 중심의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실

제로 공격행동을 맞닥뜨린 치료사의 경험과 대처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SDD청소년의 음악 중재 경험을 내부자

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공격행동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인과 관계

가 명확한 과제 회피에 초점을 두었다. 지나친 공격행동의 

지속은 SDD청소년이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높이

며 이는 이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주요한 사안이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abled Independence Support 
Division,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SDD청소년의 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격행동에 대해 연구자가 어떻게 대처했

는지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며, 이에 "과제 회피를 

위해 공격 행동을 하는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음악 

중재 환경 조성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접

근하려고 한다. 

연구 방법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탐구하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연구자는 음악 중재 중 치료사를 때리거나 꼬집고 

밀치며 물건을 던지는 등 공격행동을 보이는 SDD청소년을 

처음 접했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막막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자의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소진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였으며 자기 효능감에도 타격을 주었다. 당시 음악 중재에서

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다른 치료사

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직접 경험해나감으로써 

대처 방안을 찾아나갔다. 이에 연구자가 연구참여자가 되어

‘나’의 음악 중재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나아가 사회적 

성찰에까지 이르기 위해 자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을 선택하

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Park, et al., 2010). 

연구참여자

자문화기술지에서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자신이다. 이
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연구자의 음악 중재와 관련된 

경력 및 중재에 대한 태도,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

고자 한다. 연구자는 2004년 A시 장애인 부모회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음
악치료를 전공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더욱 깊

어졌고, 2008년 대학원 졸업 이후 현재까지 장애 전담 어

린이집, 복지관, 사설 센터, 특수학교 등에서 치료지원 강

사로 일해 왔다. 초보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

한 줄 알았다. 단시간 내에 착석을 시키고 뭔가 해내게 하

는 것이 능력 있는 치료사라고 생각했다. 연구자가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것, 연구자가 이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겼

던 것들을 치료 목표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흐

를수록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음악 중재란 어떤 의미를 가

지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갔다. 특
히 치료실에 와서 하기 싫다고 울거나 악기를 던지고 치료

사를 때리는 이들을 보며 그 고민은 더 깊어졌다. 억지로 

시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다. 연구자는 이들이 

음악 시간을 재미있고 즐겁게 느꼈으면 했다. 만약 즐겁지 

않다면, 적어도 편안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들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뿌

듯함도 알 것이다. 이들이 가진 능력과 의지를 발휘하여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와 희

망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치료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연구 절차 및 연구 일정

연구의 실행을 위해 Lee(2012)가 제안한 자문화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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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에 따라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과 해석, 
경험에 관한 글쓰기로 진행되었다(Table 1). 자료의 수집

과 분석이 글쓰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

라 각 단계는 중첩되었다. 

Table 1. Research Procedures

Research stage Research content Research period

Selection of 
research topic

-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 Select a topic related to the 
researcher

 March-April 
2023

Collecting 
data

- Cultural artifacts & memory 
materials 

 May-December 
2023

: 2014 - 2018 
production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 Transcribe data into MS 
Word and read it repeatedly

- Coding with Taguette 
program

 October 2023
- January 2024

Writing

- Writing according to 
meaning and categorization

- Supervisor and peer review 
for validity and reliability 
work

November 2023 
- April 2024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질적 연구는 실증 자료들이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분석

은 신뢰로우며 연구로서 가치를 가진다. 연구 목적과 관련

되어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에 더해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적 자료가 더해진

다(Park, et al., 2010). 이를 위해 연구자는 발달장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8년도부터 2023년까지 명

단을 수집한 후, 문제행동 발생 동기 평가 척도(Motivation  
Assessment Scale)에서 회피 변인이 가장 높은 SDD청소년 

중, 과제 회피를 위해 꼬집기, 때리기, 던지기 등 공격행동

을 한 경우의 사례를 추렸다. 이후 프로그램 연간, 월간 

계획서, 사진, 영상, 녹음자료, SNS 게시물 등 자료가 풍부

한 5명의 치료 일지를 수집하였고, 활동 계획 및 수정된 

활동, 필요한 악기, 악기 세팅 방법, 이전 세션의 반응에 

따른 활동 방향, 잘 수행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 작성한 비

공식적 메모 노트도 자료에 포함하였다. 기억 자료는 관련

된 사진 및 영상을 보며 자극 회상 질문지(Park, et al., 
2010)를 활용하여, ‘공격 행동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연구자

는 무엇을/어떻게 하였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이를 기록

하였다. 또한 동료와의 대화 자료도 수집하였다(Table 2). 

Table 2. Data Collected

Division Quantity of data
Music therapy assessment 7 items

Music therapy application plan 84 items
Music therapy logbook 74 items

Photos of activities, playing instruments and 
therapy rooms 102 items

Videos and recordings of activities and 
performances 4 items

Social media posts 4 items
Personal records of treatment situations Volume 6

Memory records of attack situations 30 cases
Colleague conversation 

about the attack situation 7 cases

수집된 자료는 MS 워드를 사용하여 전사하였다. Braun 
& Clarke(2006)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코딩을 위해 Taguett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Rampin & Rampin, 2021). 입력한 자료를 반복해 읽으

며 주요 키워드를 표시하고 코드를 붙였다. 분석 과정 중 

추가되는 회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자료를 기억 자료에 

포함하여 읽기를 반복하였다. 다음, 유사성이 있는 코드를 

묶으며 예비 주제를 형성하였다. 40개의 코드 중 연구 주

제와 관련 없는 9개는 제거되었다. 총 31개의 코드를 분류

하여 9개의 하위 주제를 생성하였다. 다시 하위 주제는 교

구, 장비 등 물리적인 것과 관련된 것, 연구자의 언어 또는 

행동과 관련된 것, 음악, 음악 제공, 음악 활동과 관련된 

것의 3개의 상위 주제로 도출되었다(Table 3). 그 후 코드

를 살펴보며 중복이나 재배치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분석 

후 연구자의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실적인 묘사에 

초점을 둔 기술적-현실주의적 글쓰기(Descriptive-Realistic 
Writing)를 하였으며 연구자의 감정, 태도, 내적 신념을 드

러내기 위해 고백적-감정적 글쓰기(Confessional-Emotive 
Writing)를 병행하였다(Chang, 2008).  

윤리적 고려와 진실성

연구자의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관계있는 

타인들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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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름은 이니셜로 처리하고 근무기관의 명칭을 공

개하지 않는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서술하지 

않았다(Park, et al., 2010). 수집한 자료를 반복 정독하며 

그 당시 상황을 상기하였으며 기억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

지 않도록 치료 일지, 노트, 사진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신빙성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서술한 내용과 

근거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 수료 이상의 전문가 

2인을 선정하여 자료 분석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

도감독자에게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기술에 대한 피드백

을 받았다.

결     과

연구자는 공격행동을 하는 SDD청소년에게 음악 중재

를 제공하면서 겪은 주요 경험을 물리적 환경, 대인 간 환

경, 음악적 환경 조성으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었으며 결

과는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Table 3). 

Parent topic Subtopic Code

Physical 
environment 
that provides 
stability and 

comfort

Physical distance from 
the client

Safe distance between client and therapist
Approach slowly and naturally
At your doorstep to deal with urgent situations

Provision of teaching 
aids and organized and 
systematic arrangement 

of educational 
equipment

Safe setting of educational equipment such as desks, chairs, and instrument cabinets for free 
exploration and expression of musical instruments
Place musical instruments throughout the treatment room so clients can participate in  playing 
at any time.
Display a mix of preferred and familiar instruments and new instruments and teaching aids on 
long tapes.
Provide materials that will not be damaged or cause injury if thrown.

Visual support for 
structure and 
predictability

Provides a selection board with song titles and musical instrument illustrations
Provides an activity plan that informs the order and number of activities 
Clock and musical instruments signaling the end of the session

Interpersonal 
environment 

with trust and 
warmth.

Efforts to build rapport

Respect and trust in the client
Maintain a consistent attitude
Occasionally use appropriate reinforcers
Find music, activities, teaching aids, and instruments that the client likes

The therapist's 
awareness

Recognizing triggers and precursors to aggressive behavior
Be sensitive to the client's body language, facial expressions, and voice.
Know the true meaning of aggressive behavior

The therapist's 
communication method

Feedback that focuses on the positive
Use words that do not cause psychological burden
Avoid using words that evoke negative emotions and find alternative words
Be firm about dangerous actions
Enrich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Musical 
environment to 

reduce task 
resistance

Utilization of familiar 
music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client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with familiar and preferred songs

Provides a variety of 
sounds and sensations

Inducing interest and spontaneity by providing new instruments
Induce participation in activities with a variety of sounds and shapes
Satisfying the senses through sight, hearing, touch, and vibration

Flexible progression 
based on client level 

and characteristics

Reduce task burden with play-style activities tailored to your developmental stage
Adjust the level and type of task according to the client’s condition and needs
Start with a relatively free and unanswerable improvisation
Improvisation that reflects, describes, and supports the client's actions and emotions

Table 3. Categorization of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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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물리적 환경 조성

● 내담자와의 물리적 거리 

연구자는 E와 치료를 진행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E의 꼬

집기, 손가락 꺾기, 머리채잡기, 때리기 등 공격행동으로 

힘들어 치료 담당 부장교사님을 찾아갔다. 

담당 부장 : 아이고 선생님 손등!! 상처투성이네.
연구자 :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좀 막막해요.
담당 부장 : 이러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안돼요. 거

리를 좀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연구자 :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뭔가 치료사가 수업을 제

대로 안 하는 안일한 태도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2018년 4월 담당 부장교사와의 대화)

이후 E를 더 관찰해 보았다. 연구자가 자신에게 다가오

는 것 자체를 뭔가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격행

동을 하는 것 같았다. E가 심한 공격행동을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므로,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피하기 위해 문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위치에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를 바라보게 배치된 자리에서 출입

문 쪽으로 자리를 변경한 후 E를 관찰하였다(Fig. 1). E는 

멀어진 거리에 안심하는 것 같았으며 연구자는 안전을 보

장받았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음악을 제공하고 악기를 

연주하자 그 긴장감은 많이 떨어졌다. 이후 연구자는 E와

의 거리를 점점 좁히려고 시도하였다.

→

Fig. 1. Change in Seating Arrangement

● 교구 제공 및 교육 장비의 조직적, 체계적 배치

SDD청소년마다 좋아하는 악기, 교구가 달랐고 배치도 

각각의 선호에 맞추었다. A는 탬버린, 윈드차임, 드럼 등 

좋아하는 악기를 이동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

문에 긴 테이블을 2개 붙였다. 간간이 새로운 악기를 끼워 

두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A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악기를 디지털피아노 가까

이에 두었다. 

Red : Favorite Instrument
Blue : New Instrument
Star : Most Favorite Instrument

Fig. 2. Instrument Placement for A

C는 자리의 이동을 싫어하였다. 리본스틱, 무지개 스프

링, 터치벨, 스케치북, 크레파스, 목소리 변조 마이크를 바

구니에 넣어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다. 선택을 할 때에는 

연구자가 바구니를 C에게 보여주었다. C는 자신이 좋아하

는 물건들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을 좋아하였다. 
파손 위험이 있거나 다칠 가능성이 있는 악기는 악기장

에 넣어 두었으며 던지는 것이 곧 놀이인 SDD청소년에게

는 볼풀공이나 붐웨커, 리본, 빈백 등을 제공하였다. 연구

자는 이들이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급적 적게 받도록 하

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면 연구자가 SDD청소년에게 “안
돼, 하지 마” 등 부정적인 말을 적게 하게 되는 결과도 따

라온다.  

● 구조와 예측 가능성을 위한 시각적 지원

연구자는 SDD청소년이 제시된 과제를 명확하게 이해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래 제

목, 악기 그림 카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활동 계획표를 

만들었다. 수행한 활동의 카드는 스스로 떼도록 하여 활동

의 순서와 완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션의 

끝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알람시계를 사용하였으며 끝인

사 노래를 할 때에만 기타를 사용했다. 이러한 시각적 지

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D는 입실하여 5~10분이 지나면 소리를 지르며 굿바이송
을 부르라고 연구자에게 기타를 내밀었다. 연구자가 아직 수
업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자 기타를 던졌다. 악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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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악기를 꺼내려고 하면 연구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주먹을 
쥔 채 팔을 뻗어 때리는 동작을 반복했다. D는 거의 모든 
활동을 거부했고 치료실을 나가려고만 하였다. 그래서 활동 
계획표를 만들었다. D에게 이 시간에 해야 할 활동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리고 이 활동들을 모두 끝내야 수업을 마친
다고 설명했다. 몇 차례 반복되는 세션을 통해 규칙을 이해하
였다. 간식은 D가 좋아하는 카프리썬으로 준비하였다. 가끔 
시계를 들었다 놨다하며 알람 소리를 기다렸지만 공격행동
은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실을 빠르게 걸으며 ‘으으’ 소리 
내기도 하였지만 기다리고 참았다. 보호자 동의하에 2주 정
도는 20분 정도 세션을 진행하였다. 활동계획표를 모두 수행
하면 바로 세션을 마쳤다. 시간을 단축한 이유는 D에게 네가 
예상한 만큼 과제는 힘들지 않고 네가 열심히 하면 빨리 휴식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이후 시간을 
가늠하며 과제량을 조절하여 40분을 맞추어 나갔다. 하나의 
활동이 끝나면 D가 활동카드를 떼서 바구니에 넣는 활동을 
하면서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다. 가끔 D는 허공에 주먹을 
날릴 때도 있지만 과제가 눈에 보이자 한결 협조적이 되었다.

(2018년 5월 - 6월 치료 일지 및 치료 일기 요약)

Fig. 3. SNS Post 

Fig. 4. Activity Schedule

믿음과 포근함이 있는 대인 간 환경

● 라포형성을 위한 노력 

연구자는 SDD청소년이 음악 중재를 통해 무판단적인 

따듯한 눈빛과 긍정적인 타인 경험이 쌓이기를 바랐다. 연
구자는 부여된 진단명보다는 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였다. 사람에 대한 믿음

은 일관성을 유지할 때 형성될 수 있기에, 일관된 태도의 

단단함도 갖추려고 하였다. 이들이 보이는 작은 변화에 주

의를 기울이고 박수치기, 하이파이브, 감탄사, 칭찬으로 기

쁨을 표현하였다.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부적절한 행동

에 대해서는 혼돈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 가

지 악기 연주와 활동을 시도하며 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

으려고 노력했다.  

E는 연구자를 많이 꼬집었다. 강박적으로 퍼즐을 반복해
서 맞추고 다른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매번 나무, 
금속, 가죽으로 된 악기들, 오션드럼, 레인스틱, 붐워커 등과 
같은 효과 타악기를 몇 개씩 준비했다. 그러다 리듬스틱을 
주었는데 평소보다 더 오래 쥐고 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E는 스스로 악기를 잡는 모습을 보였다. 리듬스틱
과 카바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드디어 E 마음에 드는 악기를 
찾은 것 같아 뿌듯하다.

(2018년 10월 - 11월 치료 일지 및 치료 일기 요약)

● 치료사의 알아차림   

연구자는 꼬집거나 때리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SDD청

소년의 표정이나 몸짓, 음성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알

아채려고 노력했다. 지금 과제가 하기 싫은지, 어려운지, 
재미있는지 이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였다. 주로 과제 회피

를 위해 공격행동을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못할 때, 스트

레스 상황일 때에는 더 높은 비율로 공격행동을 보이기 때

문에 세션 전 이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낌새

가 보이면 그날은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하였다. 공격행동

의 진정한 의미는 SDD청소년이 그만큼 큰 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어필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A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연구자의 옷을 확 잡아당긴
다. 보통 한두 번 인데 오늘은 정말 1분에 한 번씩은 잡아당
겼다. 좋아하는 노래도 통하지 않았다. 멱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연구자는 결국 피아노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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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는 그제야 행동을 멈추었고 연구자가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보고 있었다. 연구자가 치료실 구석에 의자를 놓고 
앉자 A는 치료실을 빙빙 배회하였다.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나 보다. 생각해 보니, A에게는 연구자가 피아노에 
앉는 것이 곧 무언가 해야 한다는 신호였던 것 같다. 오늘 
세션은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A의 마음에 다가간 날이었다.

(2017년 5월 치료 일지와 기억 자료)

● 치료사의 의사소통법

SDD청소년들은 치료실에 와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한 부

담이나 어려움,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으로 긴장하고 스트

레스를 받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연구자는 SDD청소년의 마

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해 주며 이들의 감

정에 공감하였다. 때로는 공격행동은 무시하였다. 지시할 

때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자,  피곤하구나, 음악 들

으면서 쉬자, 이거 싫어?, 다른 거 할까?”라는 말을 하며 

연구자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소

통에서 중요한 비언어적 요소인 표정이나 몸짓, 말의 뉘앙

스, 억양을 중시하였으며 사회적 강화를 할 때에는 다소 

과장하였다. 

B는 손등을 꼬집는 것으로 표현했다. 오늘은 예기치 못하
게 B가 악기를 던졌고 연구자는 “안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B는 연구자를 물려고 했다. B는 “안돼”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 “그만, 이리 
와, 자리에 앉아요”와 같은 대체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오늘 
세션은 못했지만 B와 더 나은 소통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2016년 6월 기억자료)

과제 거부감을 줄이는 음악적 환경 

● 친숙한 음악 활용

연구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SDD청소년이 좋아

하는 노래나 즐겨듣는 음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친숙

한 노래를 활용하여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안정감

을 주려고 하였다. 

B가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틀어놓으면 짜증이 사그라들
고, 입실도 실랑이 없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2016년 5월 치료 일지)

작은 별을 30번 정도 연주한 거 같아요. 아이가 작은 별 

듣기를 원하니까.. 내가 지겨우면 지겨웠지 아이는 지겹지 
않아 해요. 노래를 듣는 동안 좀 긴장이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2017년 4월 25일 동료 치료사와의 대화 요약)

● 다양한 소리와 감각 제공

연구자는 SDD청소년이 활동을 거부하지 않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색상과 모양이 다양하며 여러 가지 재질로 

된 악기들을 활용했다. 색상과 모양으로 시각적 자극을, 
악기 재질 별로 다른 소리를 제공하여 풍부한 청각적 자극

을, 까칠거림, 매끈함, 차가움, 진동 등 촉각적 자극을 제공

하여, 풍부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했다. 과일쉐이커, 붐워

커, 윈드차임, 오션드럼, 라쳇, 라운드벨, 천둥드럼, 돌림실

로폰 등으로 흥미를 끌었으며 SDD청소년이 악기에 관심

이 없을 경우 연주를 강요하지는 않고 연구자가 모델링을 

보여주며 재미와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 내담자 수준과 특성에 따른 유연한 진행 

연구자는 쉽고 재미있으면 누구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

고 거기다 틀릴 것이 없다면 좀 더 안심하고 과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자는 SDD청소년의 인지

발달, 놀이 발달 그리고 음악 개념 발달 단계의 수준을 고

려하였다. 또한 이들이 악기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주하

는 방식으로 세션을 시작하여 우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

하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SDD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과 감정을 반영하고 묘사하는 즉흥연

주를 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닌 지지해 주고 자신의 표현에 즉각 반응해 주

는, 충분히 담아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고     찰 

본 연구는 SDD청소년이 과제 회피를 위해 공격행동을 

할 때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음악 중재 

환경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물

리적 환경, 대인 간 환경, 음악적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조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분석된 결과에 따

른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고찰이다. 
Parris & Watson(2013)은 환경을 물리적 환경, 대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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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활동 및 생활 환경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서 활동 환경에 속하는 음악 중재는 다시 물리적 

한경, 대인 간 환경, 음악적 환경으로 나눠질 수 있었다. 
Kim & Kim(2017)은 행동의 원인을 환경적 맥락 안에서 

찾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cGill et al.(2018)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의

사소통, 의미 있는 활동의 지원, 내담자 특성에 맞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서비스 환경, 그리고 양질의 물리적 환경

이 제공되는 “유능한 환경(Capable Environment)”이 조성

될 때 긍정적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음악 

중재에서도 공격행동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생태학

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변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중

재를 실행하는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과 기능 기반  중재(Function-Based Intervention)의 맥락을 

따르는 것이다(Boutot & Myles, 2012;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8). 따라서 활동을 제공할 때 물리적 요

인, 치료사 요인, 매체 요인 등 세 가지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연구의 결과를 참고한 다각적 고려는 공격

행동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태학적 전략을 마련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 중

재를 준비하는 치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개입 방

안과 대처 전략의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겠다.
둘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자는 SDD청소

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활동 계획표, 악기 사진 등 시각적 

지원을 하였다. 시각적 보조물은 이들이 해야 할 활동을 

예측하고, 활동의 순서와 전환, 마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Savner & Myles (2000)가 권장한 시각적 지원 

전략을 따르는 것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의 도

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2020)’ 중 도전적 행동의 예방적 환

경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SDD청소년이 

안정감을 느끼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치료사의 자리와 

악기 및 교구의 개수와 배치를 최적화하는데 노력하였고 

자극이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
는 이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자리 배치나 과제 형태 조율 

등 물리적 환경 변인의 중요성을 주장한 Kim(2018), Kang 
& Jeong(2020)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음악 중재의 맥락에서 기존에 강조되었던 음

악적 환경과 대인 간 환경 외에,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제

기되지 않았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음악 중재에서도 물리적 환경

의 조절을 통해 공격행동의 예방 및 완화에 기여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셋째, 선호성과 능동성에 관한 고찰이다.
연구자는 환경 조성에 있어 SDD청소년의 선호를 제일 

먼저 고려하여 주의집중과 동기를 끌어내려 했다. 제공되

는 음악, 악기, 교구 등은 각 SDD청소년의 선호와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Cannella et al.(2005)은 중증 발달장

애인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을 하

므로 이들의 선호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Virués-Ortega et al.(2014)은 선호하는 활동이 제공되

었을 때 이들의 동기 부여를 촉진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이끌며, 나아가 문제 행동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연구자의 접근 방식은 위의 선행연구와 일치

하며, 내담자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교구를 조정하고 선호

하는 활동의 제공이 과제 회피의 감소와 활동 참여율을 높

인다는 Kim & Jung(2019)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따
라서 SDD청소년의 선호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

한 능동적인 활동 참여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며, 이는 과제 회피를 위한 공격행동의 예방 및 완화

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치료사의 민감성과 치료 동맹(Therapeutic Alliance)

에 관한 고찰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격행동도 의사소

통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공격행동을 예방하고 완화하

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고 한다(Frea 
et al., 2001). 하지만 이미 공격행동이 의사소통의 한 형태

로 자리 잡은 SDD청소년의 경우 이를 다른 대체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치료사는 공격

행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먼저 SDD
청소년의 몸짓, 표정, 음성을 살피며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

려 했다. 이들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린 후, 연구자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공감

하며 필요에 따라 과제를 변경하거나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민감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내담자가 

보내는 초기 신호에 반응하고 과제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내담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자
폐증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훈련: 치료자 매뉴얼(2020)’



94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음악 중재 환경 조성

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Brewe(2020)의 주장에 따르면, 
SDD청소년은 낮은 인지 수준으로 인한 의사소통과 상호작

용의 어려움, 그리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특성으로 

인해 치료사와 치료 동맹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치료

사의 민감한 태도와 수용적인 환경 제공은 SDD청소년과의 

긍정적인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치료사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신뢰는 치료 동맹을 

강화하고, 치료를 지속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더 나은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자문화 기술을 통해 SDD청소년을 위한 음악 

중재 환경 조성에 관해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공격행동

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대인 간 환경, 
음악적 환경 모두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생태학적 접

근을 통한 음악 중재 환경의 조절로 “유능한 환경”이 조성

될 때 내담자들은 자신들에게 맞게 조율된 안전하고 안락

한 환경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공격행동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연구자가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초점을 둠에 따라 

SDD청소년 공격행동의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정량화 작업

은 하지 않았다. 또한 공격행동에는 과제 회피 외에 다양

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향후 다수가 참석하는 질적 연구나 설문지를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면 더 좋은 대처 방안이 

창출될 것이다. 또한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

에 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음악 중재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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