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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를 대상

으로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형제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이다. 대상자는 만 7-12세 ASD 아동 3명과 만 6-11세 비장애 형제 3명

으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로 구성된 각 그룹이 40분씩, 주 2회, 총 8회기의 중재에 참여하

였다. 중재는 동시적 행동 수행의 단계, 상호보완적 행동 수행의 단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목

표 성취의 단계 총 3단계로 구성되었다. 매회기 중재 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에게 나타난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 및 협력적 연주 행동을 관찰하여 측정하였으

며 중재 전후 비장애 형제는 형제관계척도를 보호자는 보호자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를 평정

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 협력적 연주 행동

이 중재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호자와 비장애 형제가 평정한 

형제관계척도의 평정 점수 또한 프로그램 후 증가하였으나 형제 갈등 및 경쟁의식 하위 영역에

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형제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갈등과 경쟁의식을 경

험하는 기회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함께 참여하는 중재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적으로 연주하

는 중재가 형제간 상호작용 시도 및 친밀감 증가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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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는 초기 발달기에 발현되는 장애로,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

을 보이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ASD 아동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제시된 상호작용

에 반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행동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Baron-Cohen, 
2004).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Tsao & Odom, 2006)나 발달 시기에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Bauminger, 2002) 원활

한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ock, 2007; 
Cotugno, 2009).

최근 ASD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가족참여 중재 프로그램이 대두되어(Allen et al., 
2022; Zucker et al., 2022), 중재 내에서 다양한 사회기술을 습득하고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연

구가 확장되고 있다(Kim & Lee, 2020; Kryzak et al., 2015). 가족 구성원 중 형제는 부모와의 

관계와 달리 수평적인 관계이며 비슷한 발달 시기를 거치므로 사회적 발달과 성장에 있어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Koh, 2022). 형제와의 상호작용은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

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Kryzak, Cengher, Feeley, Fienup, & Jones, 2015), 가정 내 

환경에서 사회적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모방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기술을 자연스럽게 형성하

도록 하여 ASD 아동의 상호작용 기술 향상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Banda, 2015; Lee, 2010).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장애 형제를 중재자의 역

할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중재(Kim & Lee, 2020; Shivers & Plavnick, 2015; Tsao & Odom, 
2006)가 주요하게 보고되었다. 비장애 형제가 중재자의 역할로 참여하는 것은 비장애 또래 아

동보다 ASD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또래와의 

관계 시 발현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나이가 비슷한 형제가 직접 수정하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성인이나 부모가 중재자로 설정되는 것에 비해 중재 결과의 유지 및 일반화 가능성을 높

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anda, 2015; Shivers & Plavnick, 2015). 비장애 형제가 중

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중재의 경우, ASD 아동의 행동 변화를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데 반해, 
중재의 초점이 ASD 아동에게 맞추어져 있어 비장애 형제가 가진 정서적 이슈를 다루지 못하

는 제한점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Bene & Lapina, 2021; McHale, Updegraff, & Feinberg, 
2016).

ASD 아동의 비장애 형제의 경우, 일반아동의 형제보다 형제간 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감이 

적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Ross & Cusk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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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SD 아동의 제한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문제로 인하여 비장애 형제는 일방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어 형제간 상호적 관계에 있어 좌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잦고 이러

한 부정적 경험이 심화될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교류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 지적되기도 하였다(Barak-Levy et al., 2010). 실제로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 일반아동의 형제보다 ASD 아동의 비장애 형제가 우울 증상 발생 비율이 더 높았으

며(Lovell & Wetherell, 2016) 가정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Petalas et al., 2012). 특히 손아래 비장애 형제 같은 경우, 합리적 사고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

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

고(Stoneman, 2001)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편중적 관심에 대한 욕구불만 및 스트

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s, Eddy, & Jordan, 2016).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는 가정 내 환경에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형제간의 상호

적 교류나 놀이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두 대상자 모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술 습득

의 과정이 일반 가정의 형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toneman, 2005). 이에 따라 ASD 아동

과 비장애 형제간 관계의 질에 초점을 둔 근거 기반 치료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야 하

며 형제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Kim, 2011; Zucker et al., 2022). 특히, 형제 관계를 촉진하는 접근에 있어 선행 문헌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동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중요한 중재 요인이 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Beyer, 2009; Stoneman, 2001). 구체적으로 형제가 ‘놀이 친구’ 및 ‘협력적 동료’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

지 못할 경우, 갈등이 초래된다고 보고되었다(Yang & Choi, 2005).
이와 관련하여 음악은 사회적 강화제로 인한 동기 부여가 제한적인 ASD 아동에게 긍정적 

동기를 유발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어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용하게 적

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그룹 음악치료 중재를 통해 관계적인 접근을 효과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된다(LaGasse, 2014). 음악은 특정한 의사소통 기술 및 사

회기술의 학습 없이도 음악적 환경 내에서 서로의 악기 소리를 듣고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상

호작용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어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 향상에 효과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Cho & Moon, 2022). 특히, 그룹 악기연주 

활동은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과제 수행 및 협력을 요구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상호간 관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상호 경험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Gooding, 2011).
음악이 상호작용이나 형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됨에도 불구

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접근이 적용된 경우에도 장애아동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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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및 비장애 형제의 필요, 두 대상자 간 관계적 측면에서의 필요를 반영한 중재 구성에 제한

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상호협력적인 역할을 경험하

도록 함으로써 두 대상자의 필요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며 긍정적인 파트너로서의 경험을 촉진

하도록 하는 중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협력의 역할을 경험하는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해

당 프로그램이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

라 상호작용 행동에 변화를 나타내는가?
1-1.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각각 보이는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의 회기별 변화 추

이는 어떠한가?
1-2.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연쇄적인 상호작용 행동의 회기별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2.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

라 협력적 연주 행동에 변화를 나타내는가?

3.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는 형제 관계에 대한 인식

의 변화를 나타내는가? 
3-1. 비장애 형제가 평정한 ‘형제관계척도’ 점수의 사전ㆍ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3-2. 보호자가 평정한‘부모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중 ASD 아동이 비장애 형제에게 보이

는 태도에 관한 점수의 사전ㆍ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3-3. 보호자가 평정한‘부모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중 비장애 형제가 ASD 아동에게 보이

는 태도에 관한 점수의 사전ㆍ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4.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의 보호자는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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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이며 ASD 아동 선정 기준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로 진단받은 만 7-12세 아동, 자폐증 평정 척도(K-CARS)가 30점 이상인 아동, 연령차가 4세 

이상이 되지 않는 손아래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이며 비장애 형제 선정 기준은 신경 발

달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만 6-11세 아동,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손위 형제자매로 둔 아동

이다. 대상자 모집을 위해 서울 소재 음악치료센터 및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가 이용하는 온라

인 자조 모임 등에 연구 진행을 위한 대상자 모집 절차를 승인받은 뒤,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절차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의 보호자와 기

본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참여 절차, 개인 정보 보호 대책, 동의 및 철회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보호자 및 연구 대상자에

게 서면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연구 대상자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Group
Children with ASD Neurotypical siblings

Participants Age Sex K-CARS Education 
setting Participants Age Sex Education 

setting

A a1 9 M 49
Integrated 
classroom/
Elementary

a2 7 M Elementary

B b1 11 M 48
Integrated 
classroom/
Elementary

b2 9 M Elementary

C c1 9 F 50
Integrated 
classroom/
Elementary

c2 6 M Preschool

Note. K-CARS: The Korean Version of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주 2회 40분, 총 8회기의 중재를 진행하

였다. 중재를 시작하기 전, 중재가 종료된 이후에 비장애 형제와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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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회기 동안 녹화된 영상을 통해 상호작용 행동 및 협력적 연주 행동

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3. 중재 요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ASD 아동의 필요 및 비장애 형제의 필요, 두 대상자 간 관

계적 측면에서의 필요를 중재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 향상

을 위한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ASD 아동의 경우, 비장애 형제를 비롯한 타

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이 적으며(Dawson et al., 2004)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결함으로 인

하여 비장애 형제의 사회적 접근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내기에(Bontinck et 
al., 2018)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습득하여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Kim, 2020). 
반면, 비장애 형제는 ASD 아동으로부터 지지받는 경험이 부족하고(Jeon, 2008), 형제간 상호

작용 시 ASD 아동의 잦은 거부반응 및 무시로 인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좌절감을 경험하기에

(Zucker et al., 2022) ASD 아동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Shin & Lee, 2002). 두 대상자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서로를 놀이 파

트너로서 인식하는 기회가 제한적이므로(Reagon, Higbee, & Endicott, 2006) 형제간 정서적 유

대감을 증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Angell, Meadan, & Stoner, 2012). 두 대상자 간의 필

요 및 형제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형제가 함께 공유하며 놀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

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로를 놀이 파트너로서 인식하도록 촉진하는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

며(Beyer, 2009; Christensen et al., 2010) 형제간 관계에서 서로의 보완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제공되어

야 한다(Stoneman, 2001), 또한 목표지향적인 공동 놀이 및 협력과제에서의 긍정적인 성취의 

경험을 가지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Bontinck et al., 2018).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재 요인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형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동시적 행동 수행의 단계로, 형제간 관계에서 서로의 보

완적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을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의 단계로, 목표지

향적인 공동 놀이 및 협력과제에서 긍정적인 성취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협력을 통한 공동

의 목표 성취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중재 요인 및 단계는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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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Limited voluntary interests in 
neurotypical siblings(Dawson et al., 
2004)

ㆍFailur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social approaches from neurotypical 
siblings(Bontinck et al., 2018)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children with ASD

ㆍLack of experience with support 
from ASD(Jeon, 2008)

ㆍNegative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sibling with ASD due to 
experiences of rejection and ignorance 
from the siblings(Zucker et al., 2022)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with neurotypical siblings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siblings

The process of 
acquiring specific 

interactive behaviors

ㆍLimited opportunities to be recognized 
as play partners(Reagon, Higbee, & 
Endicott, 2006) 

ㆍLack of emotional connectedness 
between siblings(Angell, Meadan & 
Stoner, 2012)

Cooperative Music Playing Intervention

ㆍProviding a concrete framework and 
environment that siblings share together
(Beyer, 2009)

ㆍRecognition and discovery of meaning in 
each other’s complementary roles(Stoneman, 
2001)

ㆍExperiencing positive achievement in the 
goal-directed collaborative play and 
cooperative tasks(Bontinck et al., 2018)

Intervention factor

ㆍStep 1: Performing simultaneous actions

ㆍStep 2: Performing mutually 
complementary roles

ㆍStep 3: Achieving common goals 
through cooperation

Stage of intervention

Relational need

<Figure 1> Intervention factors and steps to enhance interaction between children with ASD 
and their neurotypical sib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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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 구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중재 요인에 따라 동시적 행동 수행의 단계,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의 

단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목표 성취 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별 중재 구성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tents of Each Intervention Stage

Stage Activity Details of activities Rationale

Stage 1

Performing 
simultaneous 

actions

Synchronization-
based musical 

instrument 
playing

ㆍPerforming the task to adjust the 
speed and intensity of the music 
based on the presented theme

ㆍ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ipant age and developmental 
level, as well as the child’s 
cognitive and social skills, it can 
be beneficial to help the sibling 
recognize themselves as a partner 
for their siblings by engaging in 
simultaneous actions(Reichow, 
Steiner, & Volkmar, 2012).

Stage 2

Performing
mutually

complementary
roles

Playing 
instruments in 

the structure of 
call-and-
response

ㆍEngaging in a 
researcher-initiated interactive 
playing while taking turns

ㆍHaving a complementary role to 
play can help alleviate negative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with ASD and 
their neurotypical siblings. 
Additionally, it promotes positive 
awareness of sibling interactions 
through supportive actions in 
structured roles(Hughes, McHarg, 
& White, 2018).

ㆍEngaging in a neurotypical 
sibling-initiated interactive 
playing while taking turns

Engaging in a 
cooperative 
instrument 

playing taking 
on 

complementary 
roles

ㆍCollaboratively playing 
instruments by assuming a role 
within the relational context, 
such as providing a bass playing 
that supports the composition or 
playing a melody that takes a 
prominent role

Stage 3

Achieving 
common goals 

through 
cooperation

Creating a music 
together by 

deciding 
elements and 
playing the 

music 
collaboratively

ㆍDesigning a music to be created 
together by selecting 
instruments, deciding playing 
methods, and arranging the other 
of playing

ㆍCreating music, playing it, and 
further recording the created 
music using Garage Band

ㆍChildren with ASD and their 
neurotypical siblings can develop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enhance cooperative behavior 
through collaborative work by 
determining and coordinating 
their respective roles in achieving 
common goals together(Cillessen 
& Bellmore 2014; Yang & Cho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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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별 음악ㆍ중재 전략

1) 1단계: 동시적 행동 수행 

본 중재의 첫 번째 단계는 동시적 행동 수행으로 동기화를 기반으로 한 악기연주 활동을 진

행하였다. 동기화 기반 악기연주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리듬을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동

시에 속도와 강도를 조정해가며 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비장애 형제에게 연주 패턴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해 비장애 형제가 제시하는 리듬에 맞추어 ASD 아동이 연주하도

록 하였다. 이와 동일한 역할을 ASD 아동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ASD 아동이 제시하는 리듬의 

속도 및 강도에 맞춰 비장애 형제가 조정하며 연주하도록 하였다. 
본 활동에서 사용된 음악은 정박의 4 beat를 제시하여 동시적 움직임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느린 속도로 조정 시 minor 음계를 사용해 기존 연주 형태와 대비되도록 하였

다. 활동에서 사용된 악기는 소리의 지속시간이 짧고, 리듬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악기인 

우드블럭, 리듬스틱, 클라베, 템플블럭 등을 사용하였다. 
ASD 아동 대상의 중재 전략으로는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음악 구조를 제공하여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 혹은 비장애 형제가 제시한 리듬을 성공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ASD 아동에게 언어적, 신체적 촉구를 제공하였다. 비장애 형

제 대상 중재 전략으로는 속도 및 강도를 조정하여 연주하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여 비장애 형

제가 주도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할 수 있는 선호곡

을 음악 활동 곡으로 반영하여 ASD 아동과 함께 공동음악 과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동시적 행동 수행의 음악 예시는 <Figure 2>와 같다.

The period to adjust the tempo of playing from faster to slower tempo

<Figure 2> Examples of music in synchronization-based musical instrument playing.
The lyrics of the song include “Doom, dom, dom, dom. Pla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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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 

두 번째 단계는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으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주고받으며 연주하

는 활동 및 서로의 연주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연주 활동을 진행하였다. 상호보완적 악기연주

는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활동을 진행한 뒤, 규칙적인 베이스 박을 

연주하는 지지의 역할 및 선율을 연주하는 등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역할을 ASD 아동과 비

장애 형제가 번갈아 가며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활동에서 사용된 음악은 Call & Response를 음악 구조에 적용하여 형제가 연쇄적으로 주

고받으며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주 차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례에 따라 구

별되는 음악적 큐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지적인 역할 수행 시, 규칙적인 4박 혹은 2박을 반복

적으로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선율 연주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활동에서 사용된 악

기는 주고받는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리적 특성이 다른 악기인 젬베, 봉고 등과 

같은 가죽 타악기와 비브라슬랩, 스터링드럼 등과 같은 오르프 악기를 사용하였다. 베이스 박

을 연주하는 역할 시, 음고의 폭이 좁은 무율 타악기인 패들드럼, 투바노드럼 등을 사용하였

고, 선율을 연주하는 역할 시,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한 유율악기인 자일로폰, 메탈로폰 

등을 사용하였다.
ASD 아동 대상의 중재 전략으로는 활동에서 제시되는 악기연주 시, ASD 아동이 이해하여 

연주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였으며 ASD 아동의 특징을 반

영하여 다감각적인 악기를 활동 악기로 사용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시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트릴이나 낮은 옥타브 음계를 활용한 음악적 큐를 제시해 상호적 연주 행동을 유도하

였으며, ASD 아동의 연주 시 즉각적인 강화 구간을 짧게 제공하여 형제와 함께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비장애 형제 대상 중재 전략으

로는 ASD 아동보다 복잡한 리듬을 연주하도록 하여 연쇄적으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음악 구조 안에서 비장애 형제의 연주를 ASD 아동이 지지하도록 

구성하여 비장애 형제가 ASD 아동으로부터 지지받는 경험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상호보완적 

행동 수행 중 주고받는 악기연주 시의 음악 예시와 역할 기반 악기연주 시의 음악 예시는 

<Figure 3>, <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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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A Child with ASD 
Neurotypical Sibling

Accompaniment

Playing part

 
A Child with ASD

Neurotypical Sibling

Accompaniment

Playing part

<Figure 3> Example of music used during playing instruments taking turns

Role of presenting a primary melody 

Melody

Bass
Role of providing the base for the music

Accompaniment

Playing part

<Figure 4> Example of music used during instrument playing with each child
taking a specific role

3) 3단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목표 성취

세 번째 단계는 협력을 통한 공동의 목표 성취 단계로, 연주 방법을 형제가 서로 조율하여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음악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형제가 선택해야 

하는 연주 방법으로는 이전 단계에서 경험하고 수행하였던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전 단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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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참여 대상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자신의 선택과 조율의 과정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Garage Band를 사용해 

미리 녹음된 음원 반주에 맞춰 대상자들의 목소리 및 악기연주를 녹음하고, 이를 들어보는 전

략을 활용하였다.
본 활동에서 사용된 음악은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및 에너지 수준을 고려하여 빠른 템포의 

높은 에너지 수준의 곡을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선택한 악기 특성에 맞는 음악 요소를 활

용하여 형제간 협력 행동을 강화하였다. 활동에서 사용된 악기는 무율 타악기부터 유율악기까

지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악기 선택의 폭을 넓혔다. 
ASD 아동 대상의 중재 전략으로는 연주 순서 및 연주 방법 선택 완료 시 ASD 아동이 연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델링 제시 및 언어적ㆍ신체적 촉구를 제공하였으며 선택

된 연주 방법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ASD 아동의 자발적 시도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비장애 형

제 대상의 중재 전략으로는 연주할 악기 및 연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ASD 아동의 의견

을 수용하고 적절히 거부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력을 통한 공동의 목표 성취 음악 예시

는 <Figure 5>와 같다.

Neurotypical Sibling

A Child with ASD

<Figure 5> Examples of music created by participants while collaborating to deciding
the elements for achieving the final music outcomes

6. 중재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진행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상호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 중재의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ASD 아동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인 석사학위 소지자 음악치료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최종적

으로 도출된 중재 타당도는 93%로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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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찰 및 측정도구

1) 측정도구

(1) 형제관계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형제관계척도(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SRQ)는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하고 Park & Chung(1996)이 번안한 것으로 비장애 형제가 

인식하는 형제 관계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크게 친밀성(21문항), 형제 

갈등(9문항), 상대적 지위ㆍ권력(12문항), 경쟁의식(편애지각)(6문항) 총 네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문항에 진술된 발생 비율에 따라 ‘아주 많다’ 또는 ‘거의 

없다’로 평정한다. 총점은 240점이며 갈등, 상대적 지위ㆍ권력의 일부 문항(5, 6, 21, 22, 37, 
38), 경쟁의식(편애지각)은 역으로 점수화한다. Park(1995)에 의해 보고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84로 요인별 내적 합치도(α)는 친밀성이 .93, 형제 갈등이 .85, 상대적 지위ㆍ권

력이 81, 경쟁의식(편애지각)이 .77이다. 

(2) 부모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모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는 Schaefer 등(1981)이 개발한 

형제 행동 평가를 Hetherington 등(1992)이 발전시켜 Choi(2004)가 번안한 것으로 자녀가 형제 

관계에 어떠한 인식을 갖고 행동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척도는 크게 경쟁(7문항), 공격(5
문항), 회피(5문항), 참여(6문항), 공감(5문항), 가르침(4문항) 총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문항에 진술된 발생 비율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항상 그렇

다’로 평정한다. 총점은 160점이며 경쟁, 공격, 회피는 역으로 점수화한다. Volling(2002)에 의

해 보고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65로 요인별 내적 합치도(α)는 경쟁이 .72, 공격이 

.73, 회피가 .49, 참여가 .80, 공감이 .74, 가르침이 .71이다. 

2) 관찰 행동 측정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Lefebvre & 
Strain(1989) 연구에서 사용된 상호작용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의 정의를 사용하였으며, ASD 아
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선행연구(Kim & Lee, 2020; Park & Kim, 2012)를 참고하여 측정 행동

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은 다양한 종류의 같은 악기가 2개씩 있는 투명 보관함을 ASD 아
동과 비장애 형제에게 제시하여 비 음악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였다. 측정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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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 여부는 연구자가 정의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상호작용 시작행동과 상호작용 반응행동

으로 나눴으며, 행동 발생 비율을 등간기록법으로 사용하여 관찰 시간 5분을 20초 단위로 나

누어 측정하였다. 상호작용 시작ㆍ반응 행동의 조작적 정의 및 행동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되었다.

(2)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시작행동과 상호작용 반응행동을 각 연구 대상자(ASD 아동, 비장

애 형제)별로 관찰ㆍ측정한 것과 더불어 두 대상자 사이에서 일어난 연쇄적인 상호작용 행동

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ASD 아동의 시작행동이 제시된 뒤 5초 이내에 비장애 형제의 반응행

동이 나타나는 경우 또는 비장애 형제의 시작행동이 제시된 뒤 5초 이내에 ASD 아동의 반응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전 구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 다음 관찰 구간까지 지속될 때도 해당 상호작용이 유지된 것으로 측정하였다.

(3) 협력적 연주 행동

협력적 연주 행동은 짝을 이루어 소리가 산출되는 악기를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에게 제

공하여 공동 연주 구간에 서로 악기를 맞추어 연주하도록 해 음악 환경에서의 협력적 행동 수

행을 관찰하였다. 측정 행동의 수행 여부는 연구자가 정의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행동이 발생

한 경우에만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제시되는 협력적 연주 시도 16
번 중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자발적으로 연주에 참여한 행동을 사건기록법으로 측정해 

행동이 발생한 횟수를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협력적 연주 행동의 조작적 정의 및 행동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되었다.

8. 관찰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 행동 및 협력적 연주 행동 관찰 데이터

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ASD 아동 대상 임상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인 음악치료 전문가 1인을 외부 관찰자로 섭외하여 관찰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관
찰 행동에 관한 데이터를 측정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및 조작적 정의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관찰자 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 중재 영상의 전체 중 25%에 해당하는 영

상을 무작위로 채택하여 데이터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관찰자 간 신뢰도는 ASD 아
동의 상호작용 시작행동 91.6%, ASD 아동의 상호작용 반응행동 93%, 비장애 형제의 상호작

용 시작행동 92.8%, 비장애 형제의 상호작용 반응행동 91.6%,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 95.6%, 
협력적 연주 행동 94.4%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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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중재가 종료된 이후, 중재의 효과성 및 유용성,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본 타당도를 실행한 보호자는 연

구 대상자들의 주 양육자로 일상생활에서의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행동 및 관계의 변화

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사회적 타당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재의 효

과성 3문항, 중재의 유용성 4문항, 만족도 3문항, 개방형 문항 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였다. 개방형 문

항 같은 경우, 중재 이후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 별 변화, 관계적 측면에서의 변화 및 중재 

프로그램 이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이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을 향상하는 

데 있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해 매회기마다 녹

화된 영상을 통해 관찰 행동을 측정하였으며,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형제관계척도를, 보호자

를 대상으로 부모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를 사전ㆍ사후에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의 상호작용 행동 변화

1)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의 변화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세 그룹의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 모두 

중재 초기에 비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대상자 간의 시작행동을 분석한 결

과, ASD 아동보다 비장애 형제의 시작행동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대상자 

간의 반응행동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 형제보다 ASD 아동의 반응행동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의 그룹 평균의 변화는 <Figur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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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Session

Initiating interaction Responding to initiated interaction

<Figure 6> Mean occurrence of initiating and responding to interaction

2)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세 그룹 모두 중재 초기에 비해 연쇄적 상호작

용 행동이 점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룹 평균 발생률을 분석하였을 때 1회기에 6.6%의 

발생률로 시작하여 8회기에 53.3%의 발생률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

간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는 <Figure 7>과 같다.

Session

Sequential interaction leading from initiation to response

<Figure 7> Mean occurrence of sequential interaction leading from initiation to response



정진원 /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협력적 악기연주 사례  77

2.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의 협력적 연주 행동 변화

협력적 연주 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세 그룹 모두 중재 초기에 비해 협력적 연주 행동

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룹 평균 발생률을 분석하였을 때 1회기에 9.1%의 발생률

로 시작하여 8회기에 79.1%의 발생률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의 협력

적 연주 행동그룹 평균의 변화는 <Figure 8>과 같다.

Cooperative music playing

Session

<Figure 8> Changes in the mean occurrence of cooperative music playing behavior

3. 비장애 형제가 지각하는 형제 관계의 사전ㆍ사후 점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 형제가 지각하는 형제 관계에 있어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형제관계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장애 형제 세 명 모두 중재 이후 형제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관계척도의 하위 영역에 따른 사전ㆍ

사후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도 전반적으로 ASD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관계척도의 하위 영역 중 친밀성 영역의 경우 평점 점수가 증가할수

록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며, 형제갈등, 상대적 지위ㆍ권력, 경쟁

의식(편애지각)의 증가는 오히려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그룹의 비장애 형제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친밀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크게 변화

되었으며 경쟁의식(편애지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세부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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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at Pre- and Post-test

Participants Subcategory Pretest Posttest Score 
Difference Change*

Group A 
(Participants a2)

Intimacy 57 60 + 3 ↑

Sibling conflict 25 20 5 ↑

Relative status-power 27 24 3 ↑

Sense of competition 
(perception of favoritism) 17 17 0 -

Sum** 140 149 + 9 ↑

Group B 
(Participants b2)

Intimacy 61 73 + 12 ↑

Sibling conflict 24 23 1 ↑

Relative status-power 24 23 1 ↑

Sense of competition 
(perception of favoritism) 27 28 + 1 ↓

Sum** 142 155 + 13 ↑

Group C 
(Participants c2)

Intimacy 59 65 + 6 ↑

Sibling conflict 28 30 + 2 ↓

Relative status-power 27 22 - 5 ↑

Sense of competition 
(perception of favoritism) 23 23 0 -

Sum** 139 146 + 7 ↑

Average

Intimacy 59 66 + 7 ↑

Sibling conflict 25.6 24.3 1.3 ↑

Relative status-power 26 23 3 ↑

Sense of competition 
(perception of favoritism) 22.3 22.6 + 0.3 ↓

Sum** 140.3 150 + 9.6 ↑

*Considering that the direction of score change is different for each sub-category, a positive change in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is marked as ↑, negative change is marked as ↓, and no change is marked as -.
**When calculating the total score, the scores for sibling conflict and certain questions regarding relative status and 
power (5, 6, 21, 22, 37, 38), as well as competition consciousness(favorite perception) within sub-areas, had been 
reversely coded. Accordingly, increased scores indicate enhanced perception of the sibling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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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관계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연구 대상자

의 보호자를 대상자로 부모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를 실시하였다. 참여 그룹의 보호자 3명이 

평가한 부모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 사전ㆍ사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Sibling Relationship Perceived by Parents Assessed at Pre- and Post-test*

Participants

Ratings on behaviors that children 
with ASD exhibit towards their 

neurotypical siblings

Ratings on behaviors that neurotypical 
siblings exhibit towards children with 

A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Group A 87 95 + 8 103 114 + 11

Group B 101 108 + 7 107 121 + 14

Group C 84 91 + 7 95 99 + 4

Average 90.7 98 + 7.3 101.6 111.3 + 9.6

*The scores for competition, attack, and avoidance in the sub-areas were reversely coded when calculating the total 
score. Therefore, a higher total score indicates a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 sibling relationship.

5. 참여 아동 보호자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재가 종료된 이후, 중재의 효과성 및 유용성,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측정된 사회적 타당도 점수는 중

재의 효과성에서 평균 4.4점, 중재의 유용성에서 평균 4.4점, 만족도에서 평균 4.7점이 산출되

었다.
개방형 문항에서 보호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 후 ASD 아동이 비장

애 형제를 향해 자발적으로 다가가는 행동이 증가하였음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는데 긍정적

인 측면에서는 ASD 아동이 비장애 형제에게 보이는 관심 증가(“가정 내에서 ASD 아동이 비

장애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는 빈도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 같다”)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오
히려 관심의 증가가 비장애 형제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였다고 보고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ASD 아동이 비장애 형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져, 비장애 형제가 ASD 아동에게 다소 부

정적인 행동을 나타낸 적이 있다”). 또한 보호자들은 특별히 비장애 형제가 ASD 아동에 대한 

인식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달라졌음을 보고하였는데, 해당 보고에는 “비장애 형제가 ASD 아
동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비장애 형제가 ASD 아동과 

함께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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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로 이루어진 세 그룹을 대상으로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전ㆍ후 형제간 상호작용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프로그램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비 음악적 상황, 즉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의 자유 놀이(자유 악기연주)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을 관찰ㆍ분석

하였고, 형제간의 연쇄적 상호작용 행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악기연주 프로그램 내에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함께 악기를 조작하여 연주하는 협력적 연주 행동을 관찰ㆍ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비장애 형제가 형제 관계에 대한 인식을 평정하는 형제관계척도(SRQ)와 부모가 지

각한 형제관계척도를 사전ㆍ사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는 상호작용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에 있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중재에서 진행한 악기연주 프로그

램이 구체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협력적 악

기연주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악기연주 시, 각 대상자에 따른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

함으로써 추상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실제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

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사료된다. ASD 아동에게는 비장애 형제와 함께 동시적 행동

을 수행하는 동기화 기반 악기연주를 하게 함으로써 비장애 형제를 상호작용의 파트너로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으며 비장애 형제에게는 ASD 아동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연주하게 함으로써 ASD 아동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 형제 연령이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으로 모집되어 연령

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특성이 달라 참여 수준 및 상호작용 행동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령기 아동일수록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협동하는 등의 사회화가 발달하기에 학령전기 아

동보다 상호작용 행동에 더 큰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호작용 행동에 있어 변화하는 양상을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별로 나누어 살펴보

았을 때, ASD 아동의 상호작용 반응행동에 있어서는 세 그룹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

면, ASD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장애 형

제의 경우, 세 그룹 모두 상호작용 시작행동이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반응행동에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SD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에 있어 변화의 

폭에 차이가 있는 결과는 상호작용 반응행동 같은 경우, 단기간의 개입으로도 충분히 효과적

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상호작용 시작행동 같은 경우는 보다 장기간의 집중적인 개입

이 필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장애 형제의 상호작용 시작행동이 현저하게 증

가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ASD 아동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본 프로



정진원 /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협력적 악기연주 사례  81

그램에서 제공되었고 음악에서의 협력적 역할 경험이 상호작용 시작행동에 대한 동기를 효과

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호작용 반응행동의 경우, 파트너의 상호작용 개시가 있

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어 본 프로그램 내에서 ASD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행동 증가가 현

저히 적었기에 비장애 형제의 상호작용 반응행동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호작

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ASD 아동보다 일반 발달 아동의 시작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Owen-DeSchryver et al., 
2008).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세 그룹의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 모두 연쇄적인 상호작용 행동 

및 형제가 함께 악기를 조작하여 연주하는 협력적 연주 행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이 지속되거나 공동 행동에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으로 시도한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재시도 및 행동의 지속이 가능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Battocchi et al., 2010), 본 중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음악적 피드백이 상

호작용 행동의 일회적인 시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

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음악 관련 선행연구(LaGasse, 2014)에서 그룹 악기연주 중재가 

관계적인 접근을 효과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고, 상호간 연결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비장애 형제 모두 전반적으로 ASD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친밀성 

영역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고, 그에 반해 형제 갈등, 경쟁의식(편애지각)에서는 부정

적인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Ross & Cuskelly, 2006)에 따르면 ASD 
아동의 비장애 형제는 일반아동의 형제보다 형제간 관계적 측면에서의 친밀감이 적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본 중재 프

로그램에서 상호간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연주 및 음악적 피드백을 함께 공유하여 연주

하도록 한 것이 형제간 친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형제 갈등이

나 경쟁의식(편애지각)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호자의 보고에 따르면 프로그램 이전에는 형제간의 관심이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고, 놀이

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가정에서 형제간 놀이 공유 및 ASD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행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형제간 접촉

이 증가하면서 갈등 및 경쟁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늘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부모가 지각한 형제관계척도 결과를 살펴본 결과, 보호자들은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 모두 자신의 형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정하였다. 이때, 비장애 형

제가 ASD 아동에게 보이는 행동의 변화 폭이 ASD 아동이 비장애 형제에게 보이는 행동보다 



82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20권 제2호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SD 아동보다 비장애 형제가 형제 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제간 상호작용을 위해 ASD 아동과 비장애 형

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중재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시점에서, 중재의 개발 

필요성 및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 모두 긍정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협력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이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아봄으로써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치료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음악치료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중재이기

에 선행연구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를 구성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여 중재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추후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세 그룹의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중재를 진행하였으므

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그룹을 대

상으로 장기간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함

을 제언한다. 또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의 필요를 보다 집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개인 중재와 관계적 차원에서의 필요에 따른 그룹 중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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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Social Interaction Betwee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heir Neurotypical Siblings Through

a Cooperative Music Playing Intervention*

6)

Jung, Jin Won**

This case study examined whether a cooperative musical instrument playing could enhance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and their neurotypical (NT) 
siblings. It involved three children with ASD aged 7-12 years and three NT siblings aged 6-11 
years. Each group, comprising a child with ASD and their NT sibling, participated in a 
40-minute sessions twice weekly for eight sessions over four weeks. The intervention included 
three stages: simultaneous action, complementary action, and achieving a joint goal.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the initiation and response behaviors of each child, and sequential interactive 
behaviors and cooperative behaviors between pairs were measured. Additionally,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arents and NT sibling assessed their 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s. Results 
showed increased interactive and cooperative behaviors. Post-intervention, both parents and NT 
siblings rated the sibling relationship highly, despite little change in sibling conflict and 
competition consciousnes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active instrument playing can 
enhance perceptions of siblings as cooperative play partners and aid in teaching them how to 
collaborate during interactions. 

Keywords: autism spectrum disorder, neurotypical siblings, sibling interaction, cooperative music 
playing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2023).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Music Therapist, Neonawoori Developmental Psychology Center,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jinon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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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상호작용 시작ㆍ반응행동 및 협력적 연주 행동의 조작적 정의 및 행동 예시

관찰 행동 조작적 정의 행동 예시

상호작용 

시작행동

ASD 아동이 비장애 형제를 향해 혹은 비

장애 형제가 ASD 아동을 향해 말이나 행

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행동이 

발생하기 전 5초 동안 행동 발생 대상자

로부터 어떠한 사회적 행동을 전달받지 

않았을 때만 상호작용 시작행동으로 간

주한다. 

ㆍ형제에게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거나, 같이

하기 위한 시도 행동

ㆍ형제에게 악기를 건네거나 제시하는 행동

ㆍ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ㆍ형제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형제에게 다

가가기, 형제에게 악기 소리 들려주기 등)

상호작용 

반응행동

시작행동이 발생한 이후 5초 이내에 시작

행동을 제시한 대상에게 반응하는 것으

로 정의되며, 제시한 대상자에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상호작용 반

응행동으로 간주한다.

ㆍ시도된 행동에 반응하여 놀이나 활동을 수

용하는 행동

ㆍ제시된 악기를 받거나 연주하는 행동

ㆍ요청된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

ㆍ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에 반응하는 행동(형
제를 쳐다보거나, 연주된 악기를 쳐다보는 

행동)

협력적 

연주 행동

연구자가 제시하는 공동 연주 구간에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자발적으로 

5초 안에 악기를 마주치며 연주하는 것으

로 정의하며, 연구자 및 비장애 형제의 

언어적, 신체적 촉구가 제공되었을 경우 

정확한 행동 수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ㆍ공동 연주 구간에서 ASD 아동과 비장애 

형제가 자발적으로 악기를 부딪치며 연주

하는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