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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tures and features of causes of 

communicative deficits in high-functioning autistic children in order to intervene educational 

programs. When communicating with others, high-functioning autistic children have difficulties 

in the aspects of syntax and semantics, especially pragmatics. These causes of  communicative 

deficits of high-functioning autistic children can be explained respectively by theory of mind, 

executive function, and central coherence theory. According to theory of mind, qualitative 

impairment of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ccounts for communicative deficits. Executive 

function argues that communicative deficits of high-functioning autistic children be caused by 

limited concern. Central coherence theory suggests that communicative deficits be caused by 

the inappropriate integration of cues. Considering these causes of communicative deficits in 

high-functioning autistic children, we proposed educational strategies order to intervene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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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출현은 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기능 자폐아의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다(Myles, 2003). 고기능 자폐아는 대체로 언어

적 손상이나 자폐증상이 경하며, 언어성 IQ가 70

이상인 아동을 의미한다(Schopler & Mesibov, 

1992). 이들은 언어발달이 높아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을 잘 관찰해보면 다른 언어영역보다 화용론에 

결함을 많이 나타낸다(Attwood, 1998; Landa, 

2000).

화용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기능 자폐아는 

먼저 적절한 의사소통적 신호들을 사회적 목적으

로 시도하는 능력에서부터 결함을 보인다(Prizant 

& Wetherby, 2005). 그리고 특정한 관심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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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주제를 엄격히 고수하려 하기 때

문에, 자신의 관심사항만을 되풀이 할 뿐만 아니

라 대화를 시도하고 유지하고 끝마치는데 어려움

을 겪는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에 민감

하지 못하고 상황을 통합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알맞게 대화하고, 대화내용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다(Schopler & Mesibov, 1992). 이때 사용되는 

비구어와 준언어의 사용 등에서 또한 결함을 나

타낸다(Prizant & Wetherby, 2005).

언어능력이 높은 고기능 자폐아라 할지라도 질

문을 받았을 때, 말이 장황하여 상대방에게 비효

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

을 과다하게 되풀이하며 대화 시 주제를 소개하

고 유지하며 전환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Kremer-Sadik, 2001). 이러한 것을 통해 볼 때, 

고기능 자폐아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더라도 계속

해서 화용론적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ger-Flusbeg, 1989; 1992;  Prizant & Wetherby, 

2005). 

자폐장애는 1943년 Kanner에 의해 처음 언급

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자폐장애의 일차적인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1980년대 후반

부터 고기능 자폐아의 출현이 높아지면서 신경심

리학적 비정상성이 자폐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으

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Happe & Frith, 

1996). 따라서  최근에는 인지적 수준에서 자폐장

애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Baron-Cohen, 1991;-Baron-Cohen, Jolliffe, Mortimore, 

& Robertson, 1997; Happe, 1994). 

최근 들어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고기능 자폐

아의 인지적 특성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으로 처

음에는 마음의 이론결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

차 집행기능, 중앙응집으로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

고 있다. 또 이러한 결함과 의사소통문제와의 관

련성을 밝히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구 결과들

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결함은 대부분 마음의 이론 결함과 깊은 관련성

을 갖는다(하영례, 2002, 2006; Baron-Cohen, 

Jolliffe, Mortimore, & Robertson, 1997; Happe, 

1994)고 보고한다. 두 번째, 고기능 자폐아는 집행

기능의 결함으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기가 힘들

고, 똑같은 말이 반복 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논리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웁을 겪는다(하영례, 

2002, 2006; Boucher, 1998; Landa, 2000). 세 번째, 

고기능 자폐아는 중앙응집의 결함으로 전체 상황

이해나 언어적 전략 사용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

(하영례, 2002, 2006; Landa, 2000; Turner, 1995 ). 

우리나라에서 고기능 자폐아의 언어와 관련된 

연구들로 주로 어휘(김지은‧김영태, 2002), 단어재

인과정과 단어연상(서경희, 2002; 2005), 억양특성

(김해원, 2004) 등이 있으며, 고기능 자폐아의 원

인에 관한 연구(김도연ㆍ한소희, 2005; 서경희․김
미경, 2004; 이효신, 200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특성과 

원인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을 잘 설명해 주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이는 의사소

통결함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 고기능 자폐아의 높은 출

현율과 더불어 고기능 자폐아의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교육에 초

점이 맞추지기 시작하였다(Hallahan & Kauffman, 

2003). 따라서 이들이 나타내는 의사소통의 결함

을 중재하기 위해서라도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

통결함의 원인과 이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에 관

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고기

능 자폐아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

요한 참고자료를 제공 해 줄 뿐만 아니라 의사소

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하

여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결함, 의사소통의 

결함의 원인, 및 의사소통의 결함의 원인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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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결함

1.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의도

대개 자폐아는 특이한 형식으로 의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표현된 의도의 유형도 제한적이다. 

아울러 의도를 표현할 때 표현의 직접성 정도를 

유연하게 통제하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 유아기

동안, 어떤 자폐아는 비정상적이면서도 특이하게 

운다. 특이한 형식의 표현은 보호자로 하여금 자

폐아의 필요나 바램을 확실하게 식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이한 방식의 표현은 의도적인 의

사소통능력이 나타날 때에도 계속된다. 요구를 하

는 동안, 지적하면서 눈맞춤을 사용할 때조차도 

가리키기와 눈맞춤이 되지 않으며, 원하는 사물에

만 시선이 머물고 의사소통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시선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Mundy et al., 1986). 

또한 이러한 비정상성은 사물을 가리키기 위해 

말을 할 때에도 관찰된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폐

아가 의도하는 대상물과 의미를 판단할 때 어려

움을 준다. 

고기능 자폐아는 위와 같은 어려움외에 의사소

통의도의 유형이 일반아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들

에게 인사하기나 언급하기와 같은 사회적 의도의 

표현은 자기의 의도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적 의

도보다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Wetherby & 

Prutting, 1984). 또 사회적 의도가 표현될 때, 부

적절한 점과 어색한 점이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간접적인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고기능 

자폐아에게서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Rumsey & Hanahan, 

1990). 요약하자면 고기능 자폐아는 사회적 목적

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시도에서부터 결함을 보

이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으로 응답하는 능

력이 제한됨으로써 의사소통 시에 어려움을 보인

다.

2.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고기능 자폐아들은 대개 일반아의 언어발달을 

따른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발달이 높아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결함을 나타낸다(Attwood, 1998; Landa, 2000).

구문면에서 고기능 자폐아는 알반아에 비해 구

문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haziuddin 등의 연구에서(2000) 전체 지능지수

가 70이 넘는 고기능 자폐아는 구조화된 면담에

서 피경험자가 말한 언어 표집(7-20분간)을 분석

한 결과, 고기능 자폐아 집단이 구조적으로 덜 복

잡한 문장을 말했다. 

의미면에서 고기능 자폐아는 마음 상태를 의미

하는 믿는다, 상상하다 , 인식하다 추측하다와 같

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구체적 개

념을 잘 이해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단서를 통합하지 못하고 사실

적 단어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농담, 거짓

말, 속임 등 중요한 정서적 단서를 잃어버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화용면에서 고기능 자폐아는 특히 어려움을 많

이 나타낸다. 의사소통은 맥락적, 일시적, 공간적 

및 사회적 언어 사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폐 

성인은 수용성 언어장애 성인보다 이들은 의사소

통능력이 더 낮으며, 화용론 결함은 의미론 결함

보다 더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Baltaxe,1977; Wetherby, 1986). 그라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고 상황과 상대방

에 따라 대화를 수정하며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

다(Schopler & Mesibov, 1998). 따라서 고기능 자

폐아들은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사회적 코드

를 깨뜨린다거나 상황과 관련이 없는 말로 시작

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당황하고 그만 애기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상대방에게 미치

는 자신의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 

요구를 무시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질문을 

하거나 관련 없는 정보나 당황한 말들을 서슴없

이 해버린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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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주제를 끄집어내는 능력, 유아기에 있었

던 이야기를 주제에 맞게 해석하고 정교화 내는 

능력,  사회 문화적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화를 

위해 단서나 구체적인 도움을 줬을 때에도 맥락

에 맞게 관련성 있는 말을 대답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지나치게 산만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

다(Moore, 2002). 그러므로 위와 같은 특성 때문

에 의사소통 시에 명백한 결함이 나타난다.  

비언어적인 면 즉, 몸짓, 시선, 얼굴표정, 고개 

끄덕임, 자세, 상대방과의 거리유지, 몸 접촉, 머

리와 몸의 방향 등을 통합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 

반면 일반아는 얼굴 표정, 신체 언어, 말하는 것을 

해석하는데 상황맥락을 종종 사용한다. 이러한 특

성에 대해 연구자들(Mundy & Sigman, 1989)은 

담화의 기초인 공동관심에 결함으로 설명한다. 공

동관심의 결함은 지적하기와 의사표시하기, 그리

고 사회적 의사소통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시선 

유형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고, 또 이

해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나아가 화제유지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대방과의 공동참조

(co-reference)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말차례의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시선을 사용할 수 있는 능

력, 그리고 눈동자를 돌리는 것처럼 간접적인 언

어사용을 가리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없게 만든

다. 그래서 결국 말차례, 유지, 전환과 종결 시 맥

락 실마리를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한다. 대화 시

에 이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고, 

이상스럽게 상대방을 쳐다보는 등의 문제를 가진

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과 일상적

인 대화를 하기에는 공동 관심을 형성할 수 없으

므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임두원․강경미, 

2002). 

운율적인 면 즉, 비전형적인 음질, 강도, 강세 

및 억양의 사용에서 고기능 자폐아는 일반아와는 

아주 다르다. 이들은 억양이 단음조이며 로봇처럼 

말한다고 느껴지거나 과장되며, 기본 주파수의 높

음, 거친 소리, 과대비성 등의 음성장애도 동반되

기도 하고, 상황과 상대에 따른 음량조절이 부적

절하여 지나치게 크게 또는 작게 말하거나, 또래

와는 아주 다른 특이한 억양으로 말한다. 그 중에

서도 억양의 단조로움이 의사소통 시 문제로 많

이 지적된다. 이들은 억양에 담긴 청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억

양을 통해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비

전형적인 억양사용은 의사소통 시 문제를 초래하

기도 한다. 게다가 언어 능력이 향상되더라도 비

전형적 억양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McCann & 

Peppe, 2003). Provost 등(1996)은 5세에서 15세 

사이의 고기능 자폐아동 14명 대상의 연구에서 

억양이 단조로웠고, 말의 강도사용에 있어서 부적

절성을 언급하였다. 김해원(2004)의 고기능 자폐

아동의 억양특성 연구에서 고기능 자폐아는 억양

패턴만으로 명령문과 의문문을 구별해서 표현하

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고기능 자

폐아들은 이러한 운율적인 특성으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Volkmar, 1997). 

한편, Attwood(1998)와 Schopler 등(1998)은 고

기능 자폐아에게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특성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고기능 자폐아는 글

자 그대로 언어(literal language)를 이해하고(Tsai, 

1992; Kaland  et. al.; 2002), 자신만의 독특한 은

유적 언어(metaphorical language)를 사용하며( 

James, 1990), 대화의 관련성․ 양․ 명료성을 관장하

는데 어려움이 있고(Tager- Flusberg, 1993), 특정

사실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facts) 현상을 보

임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metability)을 

가지고 있으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Vorkmar, 1997).

Ⅲ.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결함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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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결함의 원인에 관한 관점연구들

(Baron-Cohen, 1995; Teunisse et al., 2001; Liss et 

al., 2001)을 중심으로 마음의 이론 결함, 집행역기

능, 중앙응집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마음의 이론

다른 사람의 믿음, 욕망, 의도, 지식 등을 이해

하는 마음은 상대방과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조

건이다. 고기능자폐아들은 이러한 결함으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

Baron-cohen 등 (1985)은 틀린 1차 믿음‘The 

Sally-Ann test' 과제 실험 결과 자폐아의 80%가 

정답을 맞추지 못했고, 다운증후군 아동은 86%가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이 실험 결과에서와 같이 

자폐아이 Sally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다

른 사람의 생각을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Happe, 1994). 2차 틀린 믿

음과제에서는 어떤 자폐아도 정신연령 6세, 생활

연령 8세 이전에는 마음의 이론 과제들을 통과하

지 못했다(Baron-Cohen, 1991). 

하영례의 연구(2006)에 의하면 생활연령이 5.5

세인 고기능 자폐아는 1차 틀린 믿음 과제를 통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아동의 경우 보통 4세가 

되면 1차 틀린 믿음과제를 통과하고, 6세가 되면 

2차 틀린 믿음과제를 통과한다. 따라서 고기능 자

폐아 역시 일반아와는 달리 틀린 믿음에 대한 1

차, 2차 과정에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속마음과 다른 말에 대한 이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고기능 자폐아는 틀린 

믿음 1차와 2차를 모두 통과하였지만 생활 중에 

여전히 상대방의 생각, 의도, 행동을 이해하는 것

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 

Happe(1994)는 진보된 마음의 이론 검사인 이상

한 이야기(strange stories)를 디자인하였다.

Happe는 이야기를 들려준 후 고기능 자폐아에

게 말한 것이 사실인가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에 

관한 질문을 한다. 그 결과 이들이 속마음과 다른 

말을 추리하는 능력의 결손으로 대화맥락을 이용

하지 못하고 이야기의 여러 요소를 통합하여 설

명하지 못했다. Baron-Cohen 등(1999)은 ‘실수이

해하기(Faux Pas)’를 인식하는 마음의 이론 선진

과제를 만들어서 고기능 자폐아에게 검사를 하였

다. 1차, 2차 틀린 믿음을 통과한 12세 고기능 자

폐아는 실수를 이해하는 능력이 정상아와의 비교

에서 아주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낮은 성취를 보

였다. 따라서, Baron-Cohen 등(1999)은 고기능 자

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의 

지식상태를 사용하는데 결함을 가진다. 이것은 고

기능 자폐아의 마음의 이론이 일반아보다 훨씬 

느린 9세에서 14세까지 지연되며, 또 이러한 기술

이 매우 느리게 힘든 학습을 통해서만 발달된다

((Cumine, Leach, & Stevenson, 1998)는 것을 뒷

받침해준다.

다. 사회․정서적 인식

고기능 자폐아를 포함한 자폐아들은 다른 사람

과의 정서적 방향정위(orientation)가 선천적으로 

부족하다. 대부분의 자폐장애아 부모들은 그들의 

양육자의 얼굴과 눈빛교류와 사회적 미소, 공동관

심(joint attention) 및 정서적 감정나누기가 지체 

내지 비정상적 패턴이었음을 보고한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공동관심을 갖고 

정서적 결함을 공유하는 능력에 결함을 나타낸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인식에 결함을 보이고, 공포,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 느낌은 더 자주 나타내고 

즐거움과 관심을 덜 나타내 보인다(Capps,  

Yirmiya, & Sigman, 1992). 게다가 상대방이 부정

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같이 잘 참여하지 못한

다(Loveland, et. al., 1993). 또한 당황이나 자랑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인식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을 

나타내며, 타인의 의견과 관점을 잘 인식하지 못

한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 얼굴 

감정을 인식할 때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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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나타난다. Hobson과 그의 동료들(1988)은 

고기능 자폐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분류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결함이 있음을 밝혔

다. 따라서 고기능 자폐아는 다른 사람들이 표현

하는 정서적 의미를 인식하는데 결함을 가지고 

있다. 

라. 마음의 이론 전조행동 이해

마음의 이론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보면, 

첫째, 생득적이고 단원적(modular)발달이라는 접

근(Baron-Cohen,1995; Leslie & Roth, 1993)방법과 

둘째, 출생 이후의 마음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경

험을 통해 마음의 이론이 형성, 수정, 대치되면서 

발달한다고 보는 이론 -이론적(theory-theory)접근

( Wellman, 2004)방법이 있다. 위의 두 가지 접근

에서는 마음 이론의 전조(Precursors)가 되는 행

동들이 생의 초기부터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영아

기의 마음의 이론의 전조 행동으로 모방, 공동 주

의와 시선 따라가기(Charman, et al., 2000), 사회

적 참조 행동(Mumme, Femald, & Herrera, 1996)

들이 있다. 마음의 이론 발달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전조행동들로부터 조망 능력(Flavell, 

Everet, et al., 1981) 상황에 기초한 정서 이해, 바

람에 기초한 정서 이해, ‘보는 것이 아는 것임을 

이해’하는 능력(Pratt & Bryant,1 990) 등의 초기 

마음의 이론능력이 발달한다고 본다. Mundy 등

(1986)은 고기능 자폐아가 보이는 다른 초기의 결

함이 마음의 이론의 문제에 선행하고 이것은 마

음의 이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마. 마음 상태와 관련된 낱말의 이해

고기능 자폐아를 포함한 자폐아는 사고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속이는 등의 정신적 기능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정신상태를 묘

사하는 ‘생각한다’, ‘안다’, ‘상상한다’ 등의 단어들

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일반아의 경우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4세 정도에 나타난

다. 그러나 자폐아는 봄으로써 알게 된다는 원리

를 잘 깨닫지 못하여 결국 마음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Baron-Cohen, 

1995).

이상과 같이 마음의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요

약하자면, 고기능 자폐아는 의사소통 시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알기위해서는 사회․정서적 인식, 

마음의 이론의 전조행동 이해, 마음 상태와 관련

된 낱말의 이해,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 속마음과 

다른 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것들에 결함을 보인다. 

2. 집행기능

집행기능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론을 하

거나 추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계획을 세

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융통성, 판단능력, 통찰력, 사회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나타내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집행기능을 측정하는 신경심리학적 검

사들은 인지적 유연성, 계획 및 조직, 억제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Ozonoff, 1998).

가. 인지적 유연성

자폐증과 관련된 집행역기능은 인지적인 유연

성의 결여인 보속 (perseveration) 오류에서 나타

난다. 자폐장애아 집단과 정상아 통제집단을 대상

으로 집행기능을 검사한 결과, 자폐장애아 집단은 

위스콘신 카드 분류과제(Wisconsin card sorting 

task)에서 (Liss et al., 2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폐아집단이 같은 것을 고

집하고 틀에 박히고 경직된 반복적인 행동이 자

폐집단의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Ozonoff & McEvory, 1994). 

나. 계획 및 조직화

계획 및 조직은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단계나 

기술, 자료 등에 대한 규정과 조직을 의미한다

(Ozonoff, 1998). 계획에 대한 평가는 Tow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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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i 과제 즉, 규칙에 따라 생각하여 목표와 동

일한 위치가 되도록 링을 옮기는 과제이다. 김도

연과 한소희(2005) 연구에서는 하노이탑 과제에서 

고기능 자폐아가 이전에 했던 수행이 적절하지 

않음에 대한 피이드백을 받고도 최소한의 이동을 

위하여 재계획을 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리

고 조직화에 대한 평가는 Rey-Osterrieth 

Complex Test 과제에서 일반지능을 가진 자폐아

집단은  일반아동과 학습장애아동과는 달리 계획 

및 조직화의 능력에서 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도연․한소희, 2005; Hughes, Russell, & 

Robbins, 1994).

다. 억제 

억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도

구는 Stroop Color-Word Test와 충동성을 측정하

는 MFFT(Matching Familiar Figure Test), 주의유

지능력을 측정하는 CPT(Continuous Performance 

Test)가 사용된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Ozonoff 

등(1994)의 연구에서는 억제와 인지적 유연성 요

인이 혼합된 과제를 제시한 결과 자폐장애집단은 

주의전환이 요구되는 우성적 과제에서 중간 정도

의 결함을 나타냈고, 주의전환이 많이 요구되는 

유연성 과제에는 매우 심각한 결함을 나타냈다. 

요약하자면 집행기능의 결함으로 비사회적 결

함이 나타나고, 이는 편협한 관심범위, 비융통성, 

똑같은 것에 대한 강한 요구 등에서 나타난다. 따

라서 이것으로 인해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이 나

타난다. 

3. 앙응집이론

Frith의 중앙응집이론은 고기능 자폐아가 매일 

변화되는 사회적 상황에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그

들의 행동이 엄격한 경향성을 설명해준다. 중앙응

집이란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맥락 내에서 보다 

상위의 의미를 구성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에

는 부분적인 정보처리(local processing)와 단편적

인 정보처리(piecemeal processing)로 나눌 수 있

다(Teunisse et al., 2001).  

가. 부분적 정보처리(local processing)

부분적 정보처리에서는 어떤 자극이 전체보다

는 부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자극의 전체보다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적 정보

처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여 

반응하게 만든다. 자극의 전체보다는 세부적인 것

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들

은 보통 토막짜기 검사, 숨은 그림 찾기에서 높은 

능력을 보였는데,  숨은 그림을 잘 찾는다는 것은 

전체 도안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Teunisse et al., 2001).

나. 단편적인 정보처리(piecemeal processing)

단편적인 정보처리는 다른 수준에 정보들을 통

합할 때 특정한 편차를 보이는 것 즉, 정보를 받

아들일 때, 서로 관련지어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Teunisse et 

al., 2001). 이는 지각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언어의 

의미적 응집성이나 사회적 정보의 통합에 결함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관련성 없는 항목을 기억하는 

것은 뛰어나지만 관련있는 항목의 기억은 열등하

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회상할 때 구체적인 것을 

일일이 기억하기보다는 요점을 기억하고 그러한 

요점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한다(Frith 

, 1989 ; Teunisse, et al., 2001) 그리고 하영례 

(2006)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나비태풍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지시에 대해 일반아들은 태풍에 

대한 전체이해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상황을 

그린 것에 비해, 고기능 자폐아는 단편적으로 태

풍의 이름인 ‘나비’만 정보처리함으로 종이에 나

비만 있는 그림을 그렸다.

요약하자면, 고기능 자폐아는 일상생활에서 경

험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지 못함

으로써 의사소통 시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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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결함원인에 따른 의사소통특성 

1. 마음의 이론결함과 의사소통특성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는 마음의 이론 모

델은 자폐아의 사회성결핍을 인지적 결핍에서 비

롯되었다고 가정하고, 자폐아는 다른 사람의 생각

을 지각하고 이해라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Happe, 1994). 

Tager-Flusberg(2001)은 최근 몇 개의 임상연구

에서 자폐아는 지식이 많은 청자에 대해 추론하

는 능력에 결함을 보였고, 나아가 청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정보를 조정하는데 결함을 보였다고 밝

혔다. Capps 등(1998)에 따르면, 자폐아가 질문을 

받으면, 질문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덜 제공하

고 대답 전에 되풀이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의사소통결함의 정도는 장애의 심각성 

특히 마음의 이론결함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oveland 등(1990)은 자폐아의 대화기술연

구에 따르면, 다운증후군아동에 비해 자폐아는 더

욱 화용론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기술이 부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폐장애의 핵심인 마음의 이론결함은 

고기능 자폐아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시 믿

음, 생각, 지식, 욕망 및 의도를 알 수 없게 하여 

결국 의사소통 결함을 나타내게 만든다 (Tager- 

Flusberg, 1993).

2. 집행기능 결함과 의사소통특성

집행역기능 또는 의사소통 시 많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집행기능의 결함으로 고기능 자폐아

에게서 나타나는 의사소통특성은 다음과 같다

(Landa, 2000). 첫째, 단어 찾아내기(word 

finding)의 장애(Boucher, 1998)로 인하여 순간적

인 맥락에 대해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사

용하고 결합시킨다. 어떤 단어를 마음에 떠올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선호되지 않는 단어를 선

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어들을 이상하게 결합하게 

된다. 둘째, 인지적인 고집성 때문에  대안적이며 

더 맥락에 적절한 언어해석을 고려하는 능력이 

제한된다(Ozonoff et. al., 1991). 이러한 어려움은 

언어를 융통성없이 틀에 박히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특히 새로운 상황에서 융통성없는 틀

에 박힌 형식에 의존하는 것은 이탈된 응답, 부적

절한 논리 그리고 틀에 박힌 스크립트 등과 같이 

맥락하고는 관련이 없는 응답이나, 사회적 맥락에 

부적절한 응답을 하게 할 수도 있다(Prizant & 

Wetherby, 1997). Landa 등(1995)의 연구에서 고

기능 자폐아들은 정보를 줄거리 구조로 잘 조직

하지 못하였으며, 이야기의 주요부분을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하였다.

요약하자면, 고기능 자폐아가 집행기능의 결함

으로 적절한 단어 찾아내기(word finding)가 어렵

고, 맥락에 적절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

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말을 효율적으로 조직

하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고기능 자폐

아가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잘 조직

된 계획을 세우는 실행과정의 장애가 있음을 의

미한다.

3. 앙응집 결함과 의사소통특성

중앙응집 문제 또한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분적 정보처리는 고기능 자폐아의 언어

와 의사소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Fine, 

Bartolucci, Szatmari, & Ginsberg, 1994). 그래서 

대화 시 전체적인 상황이나 문장에  주의를 기울

이기보다는 특정 단어나 표현을 단서로 하여 반

응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편적인 정보처리는 

언어와 의사소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동음이

어(예: 내리는 눈과 신체의 눈)를 이해하지 못한다

든가, 대화 상황에서 주제의 일관성, 의미론적이

고 문법적 관련성, 내용의 결속성, 대화 유지와 대

화 종결 시에 적절한 단서를 종합하여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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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렵게 만든다. 

한편 중앙응집의 문제로 인하여 고기능자폐 아

동에게서 나타나는 의사소통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새로운 맥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Turner, 1995). 둘째, 결속

장치를 사용하는 능력의 손상은 이전 담화와 현

재 담화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

다. 이것은 화자의 담화 일치성(coherence)을 손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추상적인 개념과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서의 손상

은 대화에서 상황에 따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아울러 요점을 이해하는 데에서의 손상

은 대화의 핵심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현재 발

화가 어떻게 이전의 담화와 관련되는가를 이해하

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주제를 벗

어난 응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중의미

의 단어와 비유적인 언어와 같이 추상적인 언어

를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데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어떤 담화 속에서 고기

능 자폐아는 새로운 정보와 이전의 담화를 연결

하는 결속성과 같은 언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Loveland et al., 1990; ; Fine et 

al., 1994). Fine 등(1994)은 고기능자폐 아동, 아스

퍼거장애 아동, 비자폐성 사회성장애 아동 및 십

대들의 지시적인 결속(referential cohesion)의 사

용을 비교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

정한 결속성 오류 유형이 고기능자폐 집단은 다

른 집단보다 의미있는 오류를 보였다.

요약하자면, 고기능 자폐아는 현재 구체적으로 

말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전 담화와 현재 담

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과 결속성에서 결함을 

갖고 있으므로 의사소통 시에 어려움이 있다.

Ⅴ. 결 론

최근 고기능 자폐아의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의사소통의 결함을 

중재하기 위해서라도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특성과 의사소통결함의 원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하여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결함, 의사소통

의 결함의 원인, 및 의사소통의 결함의 원인에 따

른 의사소통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의 결함은 의

사소통의 의도와 유형에서부터 다르다. 의사소통 

시 구문면, 의미면에서 결함 특히, 화용면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언어 능력이 높은 고기능 자

폐아라 하더라도 화용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때마다 나타나는 비언어적

인 면 즉, 몸짓, 눈 시선, 얼굴표정, 고개를 끄덕

임, 자세, 거리, 몸 접촉, 머리와 몸의 방향 등을 

통합하는 능력의 부재와 운율적인 면 즉, 비전형

적인 음질, 강도, 강세 및 억양의 사용에서 어려움

이 있다. 이러한 것이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의 결함의 원

인은 첫 번째, 마음의 이론결함이다. 고기능 자폐

아는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알기위해서는 사회․
정서적 인식, 마음의 이론, 전조행동의 이해, 마음 

상태와 관련된 낱말의 이해, 틀린 믿음에 대한 이

해, 속마음과 다른 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것들에 결함을 보인다. 두 번째, 집행

기능의 결함이다. 고기능 자폐아는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추론을 하거나 추상적인 원리를 발견

하는 능력,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서

대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융통성, 판단능력, 통찰

력, 사회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나

타내는 능력 등의 능력에서 결함을 나타낸다. 또 

편협한 관심범위, 비융통성, 똑같은 것에 대한 강

한 요구 등에서 결함을 나타낸다. 세 번째, 중앙응

집의 결함이다. 고기능 자폐아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맥락 내에서 보다 상위의 의미를 구성하

는데 결함으로 인해 부분적인 정보처리와 단편적

인 정보처리를 나타낸다.  

셋째,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의 결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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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은 자폐장애의 핵심인 

마음의 이론결함은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결함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준다. 다음으로,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결함은 집행기능 문제로 인해 대화 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기가 힘들고,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언어해석 능력이 제한되며, 대화나 놀이 

시 자신이 하던 방식과 놀이 패턴을 고집한다든

지 상황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

고, 새로운 상황에서 융통성이 없으므로 맥락에 

부적절하거나 관련 없는 응답을 하는 등 의사소

통 시 어려움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고기능 자

폐아의 의사소통결함은 중앙응집 문제로 인해 의

사소통 시 전체적인 상황이나 문장에 주의를 기

울이기보다는 특정 단어나 표현을 단서로 하여 

반응을 하게 되고, 동음이어와 상황에 따른 동일 

낱말의 불이해, 담화내용간의 결속장치 사용능력

의 손상과 언어적 전략 사용의 어려움을 나타낸

다.

결론과 관련하여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중재하

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에서 고찰한 의사소통결함의 원인 3

가지 관점은 의사소통 시 한가지만 고려된다기 

보다는 2가지 또는 3가지 관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어떠한 상황이나 대상

에 따라 2가지 또는 3가지 관점이 함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두가지 입장간의 상관성

에 대한 연구(김도연․한소희, 2005; Ozonoff, 1991)

들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입장으로 의

사소통의 양상들도 연구(하영례, 2006)되고 있다. 

따라서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

을 계획 시 의사소통결함의 2가지 또는 3가지 관

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고기능자폐아의 마음의 이론 수준에 관

련된 체계적인 교수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김혜리 등(2001)은 틀린 믿음과제를 3가지 단계로 

나누어 가르쳐 그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유능감의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

은 연구(Ozonoff & Miller, 1995)도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고기능 자폐아가 틀린 믿음과

제를 모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의사소통

에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박현옥 

등(2004a)은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상

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황 이야기를 개발하였

다. 이미 상황이야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박현

옥 2004b; 이상복 ․박계신, 2001; Gray, 1998; 

Hagiwara & Myles, 1999)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서의 중재 효과를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

은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소통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음의 이론을 교수한다기보다는 실제 상

황이야기나 실제 교실 상황중재의 중요성을 시사

해준다. 

셋째, 고기능 자폐아의 집행기능결함과 관련하

여 이효신(2003)은 교육적 중재로 1차적인 약물이

나 인지행동치료법 그리고 환경 구조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중앙응집의 결함과 관련하여 

서경희(2005)의 단어연상의 연구에서 고기능자폐

아에게 더 학습효과가 높은그림매체를 통한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고기능 자폐아의 의사

소통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

고로 교육적인 중재를 해야 함이 시사된다. 

넷째, Mundy 등(1986)은 자폐아가 보이는 초

기의 공동주의 결함이 마음의 이론 실패의 전조

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동주의는 비언어

적인 시선 바꾸기와 제스츄어, 주변 사물과 사람

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초기의 의사소통형

태로 나아간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의 자폐아는 

이러한 기술의 결함으로 의사소통결함이 나타난

다(Mars, Mauk, & Dowrick, 1998). 최근의 연구

들은 고기능자폐아를 대상으로 마음의 이론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지적 전망과제와 조망수용과

제를 실제적인 시나리오로 가르쳤을 때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Berg, 2002). 또 심리상태와 

인과관계와 관련된 훈련이 아동의 틀린 믿음이

해를 촉진하고, 자폐아에게 마음의 이론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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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김혜리ㆍ김수진, 2002)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고기능 자폐아의 교육

적 중재 시에 인지수준에 따라 마음의 이론 이전

에 필요한 능력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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