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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수세기동안, 인류사회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으로 여겨진 자는 존경받아 왔지만 무능한자
들은 제외되고 소외되어 온 것 같다.  장애아동의 고대사는 슬프고 비참하며, 원시및 고대
사회에서는 不適者로서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중세초에는 그러한 아동들이 다
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자각과 
함께 장애자를 보다 우대하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져 나갔다.  더욱이 최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산업혁명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1)  
  장애 아동의 교육가능성에 대한 시도는 16C 후반기에 접어들며 스페인을 中心으로 농아자
에 대한 개인 교수로부터 시작되었다. 18C 후반 페레라 (Pereire) 는 촉지각에 기초한 농아
동을 위한 언어지도법을 개발하였고, 문화적 사회적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과 그 방법의 
정당성을 검증할 기회를 가졌다. 
  세강 (Seguin) 은 농교육자 페레라의 감각방법과 이타르의 야생아 교육방법을 개발하였다.  
세강의 생리학적 방법원리는 이태리의 몬테소리 (Montessori) 의 유아교육 방법론에 영향을 
끼쳤으며, 몬테소리는 정신박약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조기교육을 강조한 것
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 특수교육이 발전해 온 과정을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행해졌는가를 중
심으로 고찰해 볼 때 다음의 4단계를 거쳐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2) 
 
 
--------------------------------------                                                  
주 1) 金承國外 3인공저, 「特殊兒童敎育」 (서울: 白鹿出版社), 1978, 25쪽. 
   2) 朴太熙, 「特殊敎育學精該」 (서울: 經營院), 1992, 19쪽. 
 
 
  첫째단계: 구한말 개화기 서구문명의 수용 와중에 주요 외국인 선교사에 의              
            해 특수교육이 성립된 시기. 
  둘째단계: 한일합방 후 일제시대에 조선총독에 의해 구빈 보호적인 성격을  
            띠고 특수교육이 행해진 시기. 
  세째단계: 1945년 이후 민간 독지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사립특수학교 
            가 많이 설립된 시기. 
  네째단계: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부터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의 공적책임이 확충되기 시작하는 단계. 
  우리 나라에서 특수교육을 처음 실시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이며 의사인 홀 (Hall) 여사
로 알려져 있다.  한편 1937년에 우리나라 일반 최초의 특수학급으로서 신체 허약아동을 위
한 공립학교가 개설되었다.   
  1949년에 특수아동의 교육실시를 위한 법적 기초가 규정됐으며, 광복 후 우리 나라 최초
의 사립 특수학교는 이영식(李永植) 목사가 대구에 설립한 대구 맹아학원이며, 이는 오늘날
의 대구대학의 전신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기종합 교육계획 심의화가 구성
되어 특수교육부문에 대하여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아동들 중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또는 그이상의 차원에 있어서 그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도움)을 요할 정도로 정신적 특성, 감각능력, 신체 운
동및 신체 특성, 사회적 행동 또는 의사교환 능력에 있어서 보통 또는 정상  -  대다수의 
아동  -  으로부터 지나치게 이탈되어 있다.  교육에서는 이러한 아동을 특수교육의 대상자
로 정하고 특수아동 (Exceptional Children) 이라 한다. 3)    
 
---------------------------                                               
주 3) 金承國, 『特殊敎育學槪論』(서울: 良書院), 1993, 9쪽.                                            
 



 
  본격적인 특수교육은 이미 구미에서는 20여년전에 시작됐으며,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하
나의 혁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아동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은 혹은 사회적으로 
이탈되어 있는 아동들을 어떤 교육환경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려면 개인과 개
인의 특별한 욕구를 다양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특수교육이 시작되었던 것
이라 할 수 있다.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은 근본적으로 두가지의 넓은 범주로 아동을 분리해서 
실시 될 수 있다.  즉 재능아 (The Gitted Children) 와 장애아 (The Handicapped Children) 
로 분리 교육할 수 있다.4) 
  특수아동은 흔히 우수 아동, 정신지체 아동, 학습장애 아동, 언어장애 아동, 행동장애 아
동, 시각장애 아동, 청각장애 아동, 지체장애 아동 등으로 분류된다.  특수아동의 이와같은 
분류와 명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
람도 있다. 
  던 (L. M. Dunn 1963) 은 이러한 특수아동 (Exceptional Children)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특수아동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있어서 보통과 아주 다르고, 대다수
의 아동들을 위해 계획한 학교 프로그램으로서는 다방면에 걸친 적응과 적절한 발달의 기회
를 부여받지 못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습이나 혹
은 특수한 보조적인 서어비스, 또는 이 두가지 혜택 모두가 주어져야 할 아동이다.”5) 
  그러한 아동들은 지금 상당수가 정규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아동을 위하여 
많은 교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인간의 복지와 개발을 성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수단으로서 빼놓을수 
없는 것으로 음악을 들 수 있다.   물론 오래전부터  특수교육에  
 
----------------------------                                              
주 4) O.M. Hartsell, "Music in Special Education", MEJ, April 1972; 21. 
   5) L.M. Dunn, ed., "Exceptional.Children in the School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金承國외 9쪽에서 재인용. 
 
있어서 음악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었지만 특히 현재에 이르러서의 음악은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가장 신축성있고 매혹적이며, 보답적인 활동 영역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인식되고 있다. 
  음악을 수단으로 하는 특수교육으로서 학교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를 마친 후의 사회생
활에서 음악이 제공할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특수 아동들이 점점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글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을 역할, 일반적인 방법고찰, 장르별 교육방법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장애아동의 특수음악교육에 관한 개관으로서 그 
이론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Ⅱ.  특수음악교육 
  (1)  음악의 역할 
  장애아의 특수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은 “교육”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
게 존재하는 지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콜스토 (Oliver P. Kolstoe) 도 특수교육의 목표를 
지적 완성, 인격 배양, 사회성 고취, 운동 신경, 직업성 성취등에 두고 있다. 6) 
  여기에서 음악을 비언어로서 자각심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이미 증 
명이 되고 있다. 7)  즉 정신적 장애아 및 육체적 장애아 모두가 그들의 장애가 어떤것이든
간에 음악을 즐기거나 음악으로 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특히 장애아
동을 위한 여러가지 음악활동이 계획되어져야 하며, 음악이 아동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
는가에 배려하여야 하고, 표현하는 음악의 질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음악은 장애아의 다양한 욕구와 경험을 충족시켜주며, 의사 전달및 사회화의 영향력으로
서의 역할을 한다. 육체 및 정서적 문제 때문에 장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의사 전
달의 장애를 음악이 완화시켜 준다.  음악은 정서적인 배출구를 제공하며,  장애아들이 다
른 아동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음악은 가족 내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그
룹싱잉 (Group-Singing) 을 통하여 어른들과 또 그들의 유산과의 접촉을 제공해 준다. 
예를들면 포크송 (Folk Songs), 예술가요 (Art Songs), 애국가 (Patriotic Songs), 캐롤 
(Carols) 그리고 찬송가 등을 통하여 접촉한다. 
 
 
-------------------------                                                 
주 6) Cary L. Reichard and Dennis B. Blackburn, Music Based Instruction for the Excep-  
      tional Child (Denver,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P.13.  또한 동책에서    
      미국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의  장기목표로 1) 경제적능력  2) 가정융화    
      3) 시민정신 4) 자기실현 (Self-Realiza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Juliette Alvin, Music Therapy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66,     
 
 
  음악은 아동의 욕구에 대한 출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 율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신의 



근육조절을 도와주며, 음악은 발성및 청취 분별력의 개발을 돕는다. 
  음악은 아동의 정신적 계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각 아동으로 하여금 그 아동이 정신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각 장애아는 가급적 깊이있게 음악의 기본개념들
을 배워야 하며 미적 감정 또는 미적 사랑을 개발하게끔 한다.  또 장애아를 위한 여흥, 오
락 및 흥미를 제공해 준다. 
  음악의 정취, 노래 부르기, 몸의 동작, 연주, 작곡등의 장애아를 위한 음악활동은 다른 
아이들의 음악활동과 대단히 동일하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 성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
리며 달성한 최후의 단계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 학생에 대한 가능한 성공의 정도는 장애의 상태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것이 사실이다.  실제
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극소수의 청각장애 아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청각장애 아동에
게도 음악교육의 효과가 있어왔다. 
  터너 (William Wolcott Turner) 와 바틀리트 (David Ely Bartlett) 의 “Music among the 
Deaf and Dumb" 8)   논문에서 그들은 청각장애 아동의 음악교육을 최초로 주장하면서, 그 실
례로 피아노연주를 배운 여자 농아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청각상실은 음악적 능력에 제한
을 주는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음악적 반응을 전적으로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
분의 청각장애 아동은 결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연주를 듣지 못할 것이 
다.  그러나, 음악에 관하여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장애아동의 문화적 
 
---------------------------                                               
주 8) Alice-Ann Darrow, "Music for the Deaf", MEJ, Feb. 1985; 33. 
 
 
교육의 한부분이 되는 것이다. 9)       
   음악을 통한 장애아동 교육은 다른 교육수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장애아동의 음악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화 
(Socialization) 기여를 부여하고 특히 흥미를 돋구는 것이다. 
  카플란 (Martin Kaplan)10) 이 지적하였듯이 장애아동을 위한 전형적인 교육방법은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심지어 좌절시키기도 한다.  반면에 음악은 그들에게 흥미 (fun) 를 충분히 
주어서 그들에게 훌륭한 학습동기를 부여 한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많은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있다.  더욱이 장애아동의 물리치료 요법에서도 음악 및 악기사용이 적극적으로 이용
되고 있다. 
 
--------------------------------- 
주 9) Ibid. 
  10) Moss Rehabilitative Hospital 원장: John Benigno, "Settlement Music School Adv- 
      ances Music for the Handicapped" MEJ, Feb. 1985; 22. 
 
  (2)  특수음악교육의 일반적 방법 
  장애아동에 대한 음악교육은 일반적으로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장애아동에 관한 정보수집.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주의 관찰.  셋째, 이 결과
를 토대로 하여 음악교육방법을 도출하는 것등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음악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관련기관에서 특정학
생의 개인능력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악교육 
담당교사가 이 첫번째 단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우선적으로 해
당 아동들에 대한 취약점 (Deficient) 및 강점과 약점등 관련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음악교육자들은 성실하고도 선의로 모든 일을 실행해야 한다.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장애아동의 반응을 분석하고, 또한 어떤 형태의 음악적 경험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독서불능자의 경우에는  ♩♩♩ 과  
♩♩♩ 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11) 
 
  두번째 주의관찰 단계에서 음악교육 담당교사는 장애아동이 어떻게 음악교실에서 다양한 
활동과 상황을 배워나가는 가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과정에 있어서 음악
학습중에 나타나는 장애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구분하기 위해 정확한 반응과 부정확한 반응
의 분석이 포함 되어져야 한다.  나아가서 음악교사는 학급에서 장애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전략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해야 한다. 
  흔히 장애아동 스스로는 부적절하고, 비효과적 학습전략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더구나 
일반학급 수업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특수한 정보가 포함되어  
 
-------------------------- 
주 11) Betty W. Atterbury, "Success Strategies for Learning-Disabled Students," MEJ, 
       April 1983; 30. 
있지 않는 경우에 장애아동의 활동은 비성공적이고 좌절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장애아동이 음악교실에서 음악교육을 받기전 특수교실 (Resource 
Room) 에서 일부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수집, 주의관찰등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음악교육 방법
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현재 가능한 음악적 재료 및 용구
의 선택이다.  두명의 장애아동이 정상학급에서 교육을 받을때 그들의 장애정도는 각각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는 각각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음악적 재료와 용구가 선택되어져
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음악교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타 관련 단체와 협의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음악교육적 프로그램과 음악교과서 개발 작업등이 관련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음악교과서에 나타나는 색깔조차도 장애아동의 시각적 부담을 고려해서 
제작되어야 하는것이다.12) 
  이러한 세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애아동 음악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동일한 소재를 가급적 여러가지 감각을 통하여 표출시킨다. 
  2)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한단계씩 서서히 진행시킨다. 
  3)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한다. 
  4)  장애아동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얻을수 있다는 것에 세심한 
      유의를 한다. 
  5)  강압이나 제제를 피하며 열성과 인력을 쏟아야 한다. 
  6)  장애아의 개인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계획을 실시한다. 
  7)  성공적인 느낌을 정진시키며 가능하면 실패와 좌절감을 줄이게 한다. 
--------------------------                                                
주 12) Ibid. 
 
  8)  줄곧 모든 학습을 반복하며 처음 연주에서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  또한 
      반복설명에 있어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을 피하게 한다. 
  9)  행위동작 이전이나 도중에 여러번의 시범과 설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 
      다. 
 10)  노래부르며 게임하기 혹은 동작하며 노래하기등 기본적인 리듬반응의 학 
      습동작 형식에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음악활동 (Music Activity)' 이란 특수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결정, 계획된 체계
적인 일정기간 동안의 교육이다.  이것은 특수한 결과나 목적수행을 위해 장애아동들에게 
행하는 교사들의 교육방법이다.  이러한 음악활동의 성공여부는 해당교사의 일정한 형태의 
음악활동 방법의 이해에 달려있다.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13) 첫째, 음악활동은 최대의 관심거리 이어야 한다.  사전
에 장애아동들의 기능수준과 다양한 이익 표출정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모든 노력
이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게 하는것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적 혹은 단체별
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상호 연관시켜 수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음악활동은 근원적이어야 한다.  특수음악교육을 위한 활동의 전개는 가능한 한 바
라는 결과에 직접 관련시켜져야 한다. 
  셋째, 음악활동은 우선적으로 교육적이어야 한다.  음악활동은 근본적으로 교육 혹은 교
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음악적 평가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교육 그 자체가 우선적이
어야 한다.  흔히 교사들은 무의식중에 장애아동의 현 지식평가에 치우쳐서 음악교육의 그 
근본목적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넷째, 음악활동은 개인별 평가를 중시하여야 한다.  음악활동에 있어서 장애 
 
---------------------------                                               
주 13) Reichard, Op. Cit., PP. 17-21. 
 
아동의 행위와 성과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즉 장애아동 
스스로가 그러한 점을 어느정도 느낄수 있도록 배려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음악활동은 장애아동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음악
활동에 근거를 둔 음악교육의 중요한 점은 음악이 오랜기간동안 장애아동의 지루함을 없애
주고 흥미를 돋우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교사들은 개인 장애아동 혹은 단체
의 반응을 시간을 두고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3)  장르별 특수음악교육 
  일반적으로 특수음악교육에 있어서 다음 여섯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4) 
  첫째, 박자와 리듬패턴에 대한 강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 
  둘째, 리듬의 간단한 형태를 가능한 경우에는 양손을 사용하게 한다. 
  셋째, 노래하는 동안에 박자에 맞추어 어떤 형태든지 몸 동작을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음율을 종류별로 기억할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악기를 종류별로 구별하고 기억하게 한다. 
  여섯째, 가능한 한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노래 (Singing), 연주 (Playing), 창작 
(Creating), 감상 (Listening), 움직임 (Moving) 등 다섯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a)  노래 (Singing) 
  노래 부르는 데 있어서 장애아의 음역내의 멜로디를 가진 짤막한 노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가사는 노래 부르기 쉬워야 하고, 그 음악에 알맞아야 한다.  음악에 있어서 간결함
과 반복성이 있어야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 좋다.  포크송이 그 좋은 예이다.  대다수의 장
애아동들은 주의 집중이 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알맞는 구성을 해야 한다.  높은 음과 빠른 
템포는 아동들을 상당히 흥분시키므로, 대부분 노래의 최고 음정이 낮아야 하며 템포는 느
려야 한다고 어떤 권위자들은 말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동들도 모든 아동들과 
대등하며 모든 다른 아동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노래불러야 한다고 
-------------------------                                                 
주 14) Ibid., PP. 27, 31. 
주장한다.  노래를 부르는데 있어서 효과적 요인은 그 노래에 대한 스토리를 듣거나 요즈음 
공부하고 있는 단원과 관계가 있는 노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과 아름다운 차림
에 관계되는 노래는 장애아의 좋은 버릇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창이나 돌림노래 
혹은 단순한 합창을 통하여 노래부르는 기능과 독보 및 기보능력을 기르기도 한다. 시청각 
교재는 (그림, 꼭두각시 (Puppets), 글씨가 있는 챠트, 색깔표식을 넣은 챠트, 영사기, 슬
라이드등) 노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나 여러가지 음악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아동들은 강한 진동과 명확한 액센트가 있는 음악을 좋아하며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사는 첫째, 그 행위동작을 설명하고  둘째, 모방을 통하여 리듬을 가르치며  셋째, 아동
들이 잘 할때까지 계속해서 그 행위 동작에 참여하는 기법이다.  동작에 있어서 가급적 폭 
넓게 다양성이 있고 범위가 큰 동작으로부터 손가락 놀림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동작을 통하
여 기초적인 리듬감각을 개발한다. 
 
훈련가능 정신지체아의 경우: 
  음악적 표현활동에서는 바른 자세로 음악을 듣고 노래부르기, 리듬악기 중심의 단순한 기
악합주를 함께 지도하며 리듬에 맞추어 여러가지 신체를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15) 
 
지체부자유아의 경우: 
  노래나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거나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하여 표현의 즐거움을 맛보
도록 한다. 16) 
 
---------------------------------                                                       
주 15) 여광응, “정신지체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편, 「특수학교  
       교육과정」 (대구대학 출판부, 1991), 256쪽. 
   16) 안병즙, “지체부자유학교 교육과정의 배경,” 「특수학교 교육과정」, 278쪽. 
 
   b) 연 주 (Playing) 
  악기 연주에 있어서 장애아는 음악적 이해와 연주에 있어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다.  대
부분 아동들은 보통 교실에서 악기의 일종인 오토하프 리듬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그 하
나의 기법으로서 교사가 현을 서투르게 치는 방법을 시범 보이고, 교사는 코드바 (Chord 
Bars)를 조정하고 아동은 현을 치게 하는 것이다.  또 아동은 색깔 인식을 통하여 칠 수도 
있다.  바 (Bars) 위에 색깔이 다른 종이를 부쳐서 Ⅰ, Ⅳ, 및 Ⅴ 코드를 구별해 준다. 
  장애아동이 벨과 피아노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연주할 수 없을 때에도 위와같은 방법으
로서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칼립소 (Calypso)17)  혹은 라틴 아메리카 악기들은 틴에이저
와 장애아동들에게 강한 동기를 제공해 준다.  장애아동들이 정규악대나 오케스트라 악기들
은 연주하기 어렵다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각장애아동의 경우에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를 이해하
고 청각 및 여타 감각을 통하여 음악을 능동적으로 감상하여 즐기는 심미적 태도를 기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18)  청각 장애가 심한 장애아동에게도 악기의 연주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
며, 특히 심벌즈 (Symbals)와 드럼 (Drum) 등을 통해서 위의 목적을 달성 시킬 수 있는 것
이다. 
  기악은 학교의 실정과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연주에 필요
한 보조용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체부자유 아동의 경우에는 기악교육에 있어서 리듬악기와 건반악기 및 리코오더를 
필수악기로 하고 다른 여러악기는 학생의 희망과 적성 및 장애 상태와 기능장애 실정에 따
라 선택 지도한다. 
  또 기악연주의 기능을 길러 합주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                                              
주 17) 서인도 제도의 포우크뮤직 또는 그 리듬을 가리킨다.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이들 섬
으       
       로 온 노예들이 농장에서 일하며 불렀던 노동가의 일종이었다. 「음악 대사전」 (서
울: 
       세광출판사, 1982), 1429쪽. 
   18) 원영조,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특수학교 교육과정」, 174쪽. 
   c) 창작 (Creating) 
  창작을 통하여 장애아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상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학습을 확장시



키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많은 아동들이 멜로디나 율동적 반주를 청각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어떤 아동들은 기보도 할 수 있고 그들은 음악의 스토리와 음악무드에 알맞는 동작
과 연극을 창작할 수 있다.  악곡의 구성요소를 알게하고 개성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게 한다. 
  특히 지체부자유의 경우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재활훈련과 관련지어 여러가지 동작을 통한 
음악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9) 
  창조적 표현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즉흥적인 표현활동과 청음학습
은 가창, 기악, 감상등 모든 영역의 학습 활동 속에서 고루 전개될 수 있도록 유념한다. 20) 
 
   d) 감 상 (Listening) 
  장애아를 위한 감상학습은 다른 아동들과 똑같은 목적을 성취하게 한다.  정규 교실보다
는 분해 및 개념에 강조를 적게 두고 무드와 오락성에 더 큰 강조를 하여야 한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악곡의 구성 요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며 개성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학적 배경과 관계를 이해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심미적 태도를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1) 
  특히 훈련 가능 정신 지체아의 경우, 음악 작품을 즐겨 들으며, 자연 경관이나 조형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                                                
주 19) 안병즙, 앞글, 333쪽. 
   20) 윗글, 354쪽. 
   21) 원영조, 앞글, 174쪽 
 
  악곡을 듣고 흥미를 가지며,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도록 지도하며22) 음악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주의깊게 듣는 감상태도를 기르게 한다. 
 
   e) 움직임  (Moving) 
  음악에 대한 최대한의 반응으로서 ‘움직임 (Moving)’은 장애아동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
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단계별 음악적 움직임에 대한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23) 
  1) 감각적인 신체적 반응. 
  2) 발 구르기. 
  3) 리듬에 맞추어 흔들기, 구부리기, 뻗치기. 
  4)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걷기. 
  5)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천천히 달리기. 
  6) 음악리듬에 맞추어 뛰기 (Jumping). 
  7) 음악리듬에 맞추어 한발 뛰기 (Hopping). 
  8) 음악리듬에 맞추어 빨리 뛰기 (Galloping). 
  9) 음악리듬에 맞추어 건너 뛰기 (Skipping). 
  10) 음악리듬에 맞추어 단체행동. 
  11) 음악리듬에 맞추어 단체중에서 리더 역할 하기. 
  12) 음악리듬에 맞추어 사회무용 참여. 
  13) 음악리듬에 맞추어 사회무용 참여중에 리더역할 하기. 
  14) 음악리듬에 맞추어 전문적인 무용 학습 참여. 
 
---------------------------                                               
주 22) 여광웅, 앞글, 256쪽. 
   23) Richard M. Graham and Alice S. Beer, A Handbook for Mainstreaming Teaching Music 
       to the Exceptional Chil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80), 
       pp.159-61. 
 
  15) 음악리듬에 맞추어 전문적 무용단에 참여. 
  16) 음악리듬에 맞추어 전문적 무용단에 리더 역할 하기.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는 장애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음악으
로 반응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반응 정도의 평가와 필요시에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 신
체적인 움직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장애아동 스스로 움직임을 하는데 최
선을 기울어야 한다. 
 
 
Ⅲ.  맺는말 
 
  학급집단 내에서 개인차가 적절히 처리되기 어려운 현실정에서 장애아동은 특수학교나 특
수학급으로 분리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보다 발전
적 교육모형으로서 메인스트림 (Main Stream)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모든 장애아동이 점
차 일반학급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특수학급과 같은 제한적 환경에 배치하
고 있는 것을 극소화 시켜서, 아동의 교육적 욕구와 관련된 욕구를 일반학급에서 충족시키
겠다는 의지로 장애아동 역시 정상아동과 같은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조치를 받아야 함을 인
정한다.   



  메인스트림교육이 추진된 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24) 
  첫째, 장애아동이 시민권 보장을 받고자 하는 운동에서 이루어졌다. 특수교육기관으로 아
동을 분리시킨다면, 교육의 기회는 부여되었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경험의 폭이 줄어들며, 
장애종별에 대한 명칭을 붙이는 등의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시민운동
에 힘입었다. 
  둘째, 일반학급에 개별화교육이 최근에 발달했기 때문에 일반학급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일반학급에서 편차가 큰 아동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연구결과가 분리된 특수교육이 일반학급에 통합된 것보다 효과가 적었다는 점
이다. 
 
  이상의 조건이 구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투자, 교사 양성과 프로그램개발이 있어
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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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 김정권,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기초,”  「특수학교 교육과정」, 3-4쪽. 
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선진국의 특수교육에 비추어 보면 
아직 초창기라고 해야 하겠으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을 연차적으로 증설해 나가고 있다.  교사 양성 체제가 확립되어 있음은 그 초석을 놓은 셈
이고 1983년과 1989년에 걸쳐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어 이제 교육 내용면에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진다. 
  선진국의 예에서 본 바와같이 상당한 기간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한 다음 일반학교의 교육
력이 향상되어 교수의 개별화가 이루어질 때 점차 메인스트림 교육으로 전향된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지금까지 장애인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수업받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경우 일반 학급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조치했다.  
  현재 학교교육이 필요한 5-17세 장애아는 모두 23만여명 (중증장애자 4만 3천명, 경증장
애자 18만6천명)으로 이중 42%인 11만 8천여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
는 94학년도부터 장애인에 대한 입학자격 제한 조항을 철폐25)하는등, 장애아 교육에 대한 
선진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다.   
  이와같이 특수아동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여러가지 교육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장애아의 
특수교육은 사회복지적인 면 뿐만 아니라, 여러면으로 보아서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아동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하지 않고, 편애를 버리고 적극적이며 열성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이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복이라든가 슬픔, 유모어, 충성심 및 권태등 순수한 정서를 표출하는 등 어느 정
도 노력만  
 
----------------------------   
주 25) 조선일보, 1993년 7월 15일, 30쪽. 
 
한다면, 그 교육은 성공리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수아동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례별 연구가 병행 되어져야 하는 것이
다.  「음악과 민족」 제5호 김지태. “특수아동교육의 실태와 전망”26)에서 고찰해 보았듯이 
특수아동 음악교육 사례 연구들이 주제별로 석사연구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사례연구는 장애아동 음악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서는 주요 변수를 포함하는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지속 되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 및 공공관
련 기관의 주도하에, 장애아동의 자기실현 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서 그들
의 치유수단으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자료축적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적 연구 성과로서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부차원의 종합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보다 실효과를 걷우어 나갈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개인별 연구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첨단과학의 발전과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음악 교육에 있어서도  컴퓨터 시스템이 도
입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멀티미디어 (Multi-Media) 시스템의 적극 
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장애아동의 성격 및 정도에 따른 개별적 연구와 그에 
따른 사례별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                                              
  26) 김지태, “특수아동 음악교육의 실태와 전망”, 「음악과 민족」 제5호, 1993; 48-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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