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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야기 이해는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와 배경지식을 결합하

여 글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Catts & Kamhi, 

2005; Lee & Kim, 2004) 듣기 이해와 읽기 이해로 구성된다. 

취학 전 시기에는 말하기ㆍ듣기를 통한 구어 위주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구어와 더

불어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읽기 능력이 발달한다(Chall, 

1983; Kim & Pae, 2012). 읽기 이해력은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학습 기술이며(Kauffman et al., 1995), 성공적인 읽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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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위해서는 어휘력, 듣기 이해, 통사처리와 같은 구어 기능1

의 발달이 필수적이다(Kim et al., 2010). 

인쇄된 글자가 아닌 구어 문장 혹은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언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Lee & Ahn, 2014; 

Yildrim et al., 2010). 듣기란 ‘주의를 기울여 들려오는 말소리

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의 의미를 구성한 후, 메시지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과정적 활동이면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Jeon, 1998; Lee, 2015). 이는 어휘력, 문법 능력과 

같은 언어 능력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 배경지

식이나 사전지식 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듣기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휘력, 문법 능력과 같은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한다. Gough와 Tunmer(1986)의 읽기의 

단순관점모델(simple view of reading)에 의하면 읽기 이해력

은 글자를 음운으로 해독하여 읽어내는 음운해독(decoding)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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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언어적 이해(language comprehension) 능력을 필수 요소

로 한다. 언어적 이해 능력은 듣기 이해(listening 

comprehension) 능력으로도 기술되며(Hoover & Gough, 

1990) 따라서 듣기 이해 능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의 듣기 이해력은 해독 능력과 

별개로 학령기 이후 아동의 읽기 이해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in & Oakhill, 2007; Kendeou et al., 

2009; Lerkkanen et al., 2004). 실제로 읽기 부진 혹은 읽기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듣기 이해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e, 2012; Woo & Kim, 

2012). 또한 학교에서 대다수의 활동이 교과 학습과 관련된 내

용을 듣거나 교사가 전달하는 지시를 듣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Kim, 2000; Lee, 2015), 만약 듣기에 어려움이 있

을 경우 학업 수행과 학교생활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이다. 따라서 듣기는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일 뿐만 아니라 학교 학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읽기 이해는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

식을 결합하여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다(Harris & Hodges, 1995; Kim & Koh, 2019). 읽기는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학습 기술로 학업성취도를 예견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읽기 이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 연구해왔다. 먼저, 아동

의 이야기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글의 유형이 있

다. 글의 유형은 크게 이야기(fiction)와 설명(non-fic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은 내용이나 구조, 언어특징 등이 

다르다. 이야기글은 대부분 등장인물, 문제, 배경 등의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 개념, 아이디어 등이 잘 정돈된 시간

적, 공간적 배열성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텍스트 이해에 도

움을 준다(Kim, 2005). 또한 이야기글은 아동이 학령전기부터 

쉽게 접하는 장르이며(Yopp & Yopp, 2006) 아동의 일상생활

에서의 경험과도 유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Graesser et 

al., 1994),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설명글보다 이야기글에서 더 높

은 내용 파악 및 추론 능력을 보였으며(Yildirim et al., 2010) 

이야기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고 이해 성공률이 더 높

게 나타났다(Lehto & Anttila, 2003; Rasool & Royer, 1986; 

Sáenz & Fuchs, 2002). 반면, 설명글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논리적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다룬다(Graesser et al., 2003). 또한 다양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글에 비해 읽고 이

해하는 데 더 오래 걸리고 독자가 느끼는 어려움도 더 크다

(Sáenz & Fuchs,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설명글의 읽기 이해 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Diakidoy et al., 2005). 2학년, 4학년, 6학년, 8학년을 비

교한 결과 설명글에 대한 읽기 이해 점수가 전반적으로 이야기

글에 비해 낮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는 패

턴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Kim & Koh, 2019)에서는 글의 유형에 따라 추론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설명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이

해하기 위해 배경지식과 제시된 정보를 결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야기글을 읽을 때는 배경지식보다는 글에 나타난 인

과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는 글의 

유형의 차이가 내용 이해 및 추론 능력의 차이뿐 아니라 추론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글의 유형과 

이해 능력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를 제시한다. 즉, 글의 유형

에 따라 아동들은 이해 능력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학령기 

아동들이 보이는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를 할 필

요가 있음이 강조되어왔다. 

또한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은 이해 과제 질문 유형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이야기 이해 과제 유형은 사

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이 있으며 이는 각각 사실적 이해와 추론

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사실적 이해는 이야기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거나 설명되어 있는 정보, 내용 및 이야기 구성 요소에 관한 것

이고, 추론적 이해는 함축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등장인물의 

느낌을 해석해보거나 하면서 함축적으로 뜻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

하는 것이며(Chae, 2001)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 이후에 확

립될 수 있다(Flood & Lapp, 1986).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추론

적 이해를 사실적 이해보다 어려워하며 이는 추론적 이해는 명시

적이지 않은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 상

식이나 문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Bishop & Adams, 

1992). Lee(2015)는 학령기 아동들의 듣기 이해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으며 학령기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모두 사실적 이해 능력이 추론적 이해 능력보다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 아동 집단은 설명글보다 이야

기글에서 추론적 듣기 이해 수행력이 높았던 반면, 학령기 단

순언어장애아동 집단은 이야기글보다 설명글에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 이해 부진 학생과 일반 학생의 이야기

글 읽기 이해 능력을 사실적 정보 질문과 추론 질문으로 살펴

본 Jeong(2009)에서도 사실적 이해에 비해 추론적 이해의 수

행력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보다 추론적 이해 과제에서 아동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이야기의 유형과 과제 유형에 따른 아

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에 대해 연구되었지만,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 연구는 대부분이 읽기 이해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듣기 이해와 읽기 이해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학령 초기는 성인과의 책 읽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

는 과정에서 스스로 묵독하는 과정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읽기 자

체를 습득하며 해독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Chall, 1983). 이

들은 글을 읽을 때 자신의 에너지를 해독에 많이 사용하고 점차 

읽기 유창성이 발달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이해에 집중시키기 때

문에(Cain & Oakhill, 2007; Chall, 1983) 듣기 이해 수행력이 

읽기 이해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Curtis, 1980; Diakidoy et al., 

2005; Sticht, 1974). Diakidoy 등(2005)은 읽기 이해와 듣기 이

해 수행력의 상관관계가 해독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 되었다고 

할 수 있는 2학년 이후로 더 강해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듣기 이해가 읽기 이해 수행력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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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차이가 줄어들고, 중학교에서는 읽기 이

해력이 듣기 이해력보다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읽기 발달 단계에 있는 저학년 아동들은 듣기 이해와 읽

기 이해 능력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듣기 이

해와 읽기 이해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가 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듣기 양식이나 

읽기 양식뿐만 아니라 듣기 및 읽기의 복합양식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들으며 읽는 방법(reading while 

listening)은 텍스트의 제시 양식 중 하나로서 글의 전반적인 이

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Hale et al., 2005; Schmitt et al., 

2009)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가 단일 양

식의 텍스트에 비해 이야기 이해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Knoop-van Campen et al., 2020; Valentini et al., 

2018). 이는 글을 해독하는 데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s)을 덜 쓰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LaBerge & Samuels, 1974). 여

러 선행연구에서 들으며 읽는 전략(RWL strategy)이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등 읽기의 여러 영역의 수행력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Carbo, 1981; Reitsma, 1988; Shany & 

Biemiller, 1995; Winn et al., 2006). Verlaan과 Ortlieb(2012)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및 듣기 전략이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읽기 및 듣기 전략이 

특히 읽기 부진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이는 이 전략이 묵독 읽기보다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듣기는 읽기보다 더 수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들으며 읽는 것은 진정한 읽기가 아니라고 주

장하기도 하였다(Clark, 2007; Moyer, 2012). 읽기의 경우, 독

자들은 글을 읽고 속도를 조절하며, 이해가 어려울 경우 글을 

다시 참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 듣기는 순간적이고 일

시적인 구어를 듣는 과정으로, 청각적 자극에 대해 듣는 사람

이 제어할 수 없으며 메시지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참조할 텍

스트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텍스트를 듣는 것보다 읽

는 것이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성인 학습자들은 더

욱 그런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Leahy & 

Sweller, 2011; Lund, 1991). 또한, 읽으며 듣는 조건에서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 처리해야 하며 이는 인지적 부

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만 단독으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학습의 

효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Brünken et 

al., 2010a; Diao & Sweller, 2007). 듣기와 읽기가 결합되면 

일부 학습자는 청각 입력에 더 의존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학습

자는 읽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 동등하게 주의를 나누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

고되기도 하였다(Chang, 2009). 

이야기 제시 양식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

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제시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는 연구결과(Daniel & Woody, 2010; Lund, 1991)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등(Moyer, 2011; Rogowsky 

et al., 2016),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읽고 회상하는 능력이 이야기를 들은 후 

회상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으며(Dixon et al., 1982; Flavell 

et al., 1981),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같은 기사를 들은 사람들

보다 높은 이해력을 보였다(Daniel & Woody, 2010). 반면, 

Moyer(2011)의 연구에서는 읽기와 읽기 및 듣기 양식에 따라 

이야기 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단일 양식과 복합 양식에 따른 이야기 이해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외국어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

분이며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학생들에게 듣기 단독 양식보다 듣기와 읽기의 복합 양식으

로 글을 제시하였을 때 이야기 이해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Chang, 2009). 또한 7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 단일 

양식과 듣기 및 읽기 복합 양식 간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의 차

이를 비교한 Moreno와 Mayer(2002)의 연구 결과, 학생들의 

복합 양식에서의 수행력이 단일 양식에서의 수행보다 높게 나

타났다. 반면, Diao와 Sweller(2007)에 따르면 읽기 단독 조건

에서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이 읽으며 듣는 조건에서의 수행력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부하이론(cognitive load 

theory)에 따라,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만 단

독으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학습의 효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ünken 

et al., 2010b).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

으로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와 단일 양

식의 텍스트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이해 과제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과제 조건을 듣기, 듣기 및 읽기, 읽기

로 정의하였다. 듣기 제시 양식은 지문에 대한 청각적인 자극을 제

시하는 것이며 읽기 제시 양식은 지문에 대한 시각적인 자극을 제

시하는 것이다. 듣기 및 읽기 제시 양식은 오디오와 글, 즉 청각

과 시각 자극이 함께 제시되는 복합 양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이야기 과제 조건과 지문 유형, 사실적 이해 및 추론적 이

해 과제 유형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을 위한 

읽기로 진입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글

과 설명글을 다른 조건(듣기, 듣기 및 읽기, 읽기)에 따라 제시

하고 사실적, 추론적 질문에 답하도록 하여 이들의 이야기 이해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

해를 평가하고 지도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문 유형과 질문 유형, 이야기 과제 제시 조건에 따른 이야

기 이해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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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아동 총 116명이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1)한국판 카우프만 간

편지능검사 2(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II: 

KBIT-II, Moon, 2020)의 비언어성 지능검사 결과가 85점

(-1SD) 이상이고, (2)교사 및 부모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신경학적 손상, 청각 혹은 시각 등의 감각적 문제, 구강 

구조 및 운동 능력의 결함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연

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Category 1st grade (n=53) 2nd grade (n=63)

Age (months)  81.19 ( 3.48)  94.20 ( 3.45)

Sex (Male : Female) 21 : 32 28 : 35

Non-verbal IQa 116.31 (15.06) 116.86 (14.87)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 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II (KBIT-II, Moon, 
2020).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2. 검사도구

1) 이야기 이해 과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야기 

이해 과제(Park et al., 2023)를 실시하였다. 이야기 이해 과제

는 세 개의 다른 조건(듣기, 듣기 + 읽기, 읽기)에서 일련의 이

야기를 듣고 이야기에 관한 사실적, 추론적 질문에 답하는 과

제이다.

이야기 이해 과제는 총 6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3지문

(삐죽빼죽 아기 선인장, 람보의 날개를 찾아서, 소원 원정대의 대

모험)은 이야기글이고 3지문(세계 물의 날, 세계 동물의 날, 세

금의 이모저모)은 설명글이다. 각 이야기글은 73문장(SD=0)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조를 갖

추고 있다. 문장 당 어절은 평균 11.01개(SD=.01)가 되도록 일

치시켰다. 각 설명글은 37문장(SD=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

론-본론-결론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문장 당 어절은 평균 

11.01개(SD=.01)가 되도록 맞추었다. 각 글의 어절 수와 문장 

수, 문장 당 어절 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이야기글 두 지문과 설명글 한 지문 혹은 이야기

글 한 지문과 설명글 두 지문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배정되었다.

 

Passage 
type

Story
Total 

number of 
words 

Total 
number of 
sentences 

Number of 
words per 
sentence

Fiction

Baby cactus 801 73 11.02

Rambo’s wings 804 73 11.00

Wish adventure 806 73 11.01

Mean (SD)
803.67
(2.05)

73
(0)

11.01
( .01)

Non-
fiction

World water day 425 37 11.56

World animal day 420 37 11.35

Tax stories 414 37 11.27

Mean (SD)
419.67
(4.50)

37
(0)

11.39
( .12)

Table 2. Number of words and sentences of reading passages 

2) 이야기 이해 과제 조건

이야기 이해 과제는 읽기 조건, 읽기+듣기 조건, 듣기 조건

에서 제시되었다. 대상자는 여섯 지문 중 무작위로 선별한 세 

개 지문에 대한 검사를 과제 제시 조건별로 각 1회씩 진행하였

다. 

듣기 조건은 아동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그림을 보는 동시에 헤

드폰으로 그 내용을 듣는 조건이다. 음성은 성인 여성의 편안한 말 

속도로 산출되며, 그림에는 어떠한 철자 단서도 제공되지 않는다. 각 

페이지에 할당된 음성이 모두 재생되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간다. 

듣기+읽기 조건은 컴퓨터 모니터에 줄글을 제시하는 동시에, 헤

드폰을 통해 음성을 함께 제시하는 조건이다. 아동은 컴퓨터 모니터

로 줄글을 읽는 동시에, 헤드폰을 통해 성인 여성의 음성으로 동일

한 내용을 듣게 된다. 음성이 끝나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읽기 조건은 아동이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된 줄글을 

묵독하는 조건이다. 연구자는 아동이 제시된 글을 모두 읽고 화면

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시간제한 없이 줄글을 제공하였다. 

3) 이야기 이해 과제 질문

후속질문은 사실적 질문과 추론적 질문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적 

질문은 명시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기억해서 답할 것을 요구하는 질

문을 일컫는다(Basaraba et al., 2013). 예를 들어 본 과제 내 설

명글 ‘세계 물의 날’에 대한 사실적 질문 중에는 ‘국제인구행동연

구소에서는 물 기근, 물 부족, 물 풍요 국가들을 발표하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어떤 국가로 지정되었나요? (정답: 물 

부족 국가)’라는 질문이 있다. 반면 추론적 질문은 내용에 산재된 

정보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의미나 인물의 숨은 동기 등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을 의미한다(Basaraba et al., 2013). 예를 들

어 본 과제 내 설명글 ‘세계 물의 날’에 대한 추론적 질문 중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서 물 기근 국가로 될 수 있다는 것

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답: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갈수록 줄어

듦)’라는 질문이 있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조건에 맞게 이야기를 제시한 직후, 이야기

와 관련된 후속질문을 제공하였다. 각 이야기글에는 사실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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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개와 추론ㆍ평가적 질문 9개를 합해 총 19개의 후속질문

이 따랐으며, 각 설명글 뒤에는 사실적 질문 9개와 추론적 질

문 9개를 합해 총 18개의 후속질문이 이어졌다. 모든 질문은 

화면을 통해 텍스트로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자가 직접 소리 

내어 읽어주었다. 아동은 질문에 구어로 답하였다.

모든 추론적 질문의 배점은 2점인 반면, 사실적 질문은 배점이 

1점인 질문 4개와 2점인 질문 6개로 이루어져 있다. 단답형 대

답이 요구되는 질문(예, ‘람보는 무슨 동물인가요?’ - ‘날다람

쥐’ 등)에는 1점을 배정하였으며, 서술형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

(예, ‘독수리 아저씨는 왜 람보를 새들의 동네로 데리고 갔을까

요?’ - ‘날개가 있는 동물을 보면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려고’ 등)에는 최대 2점을 배정하여 응답의 명료성과 구체

성에 따라 부분점수 1점을 허용하였다. 각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 이해 질문은 이야기글의 경우, 사실적 질문 10문항, 추

론적 질문 9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명글의 경우, 

사실적 질문 10문항, 추론적 질문 8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총점은 각각 34점, 32점이었으며 %로 변환하여 분석

하였다. 글의 종류에 따른 후속질문의 구성은 Table 3에 정리

하였다. 

Passage type
Factual 
question

Inferential 
question 

Total  

Fiction

4 questions 
(1 point)

6 questions 
(2 point)

9 questions 
(2 point)

19 questions
(34 point)

Non-fiction

4 questions 
(1 point)

6 questions 
(2 point)

8 questions 
(2 point)

18 questions
(32 point)

Table 3. Question types and scoring of passages 

3. 연구절차 

모든 대상자는 이야기글 두 지문과 설명글 한 지문 혹은 이야

기글 한 지문과 설명글 두 지문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배정되

었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배정된 세 지문을 각기 다른 조건(듣기, 

듣기+읽기, 읽기)으로 제시하였으며, 아동은 한 지문이 모두 제시

된 직후마다 해당 지문에 대한 후속질문에 응답하였다.

4. 자료분석 및 결과처리 

전체 자료에 대한 채점 이후,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3인에 의해 

전체 채점 결과가 재검수되었다. 전체 자료 중 10%에 해당하

는 자료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 결과, r=.09 수준의 높

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IBM SPSS ver.28(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문 

유형(이야기글, 설명글) 및 이해 과제 질문 유형(사실, 추론)에 

따른 이야기 이해 과제의 제시 방식 간(듣기, 듣기 및 읽기, 읽

기)의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

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지문 유형 및 이해 과제 유형에 따른 과제 제시 방식 간 이야

기 과제 수행 차이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Condition Listening
Reading while 

listening
Reading

Question type Factual
Infer-
ential

Factual
Infer-
ential

Factual
Infer-
ential

Passage 
type

Fiction
84.37
(18.84)

71.48
(19.80)

78.06
(20.33)

65.86
(23.06)

71.59
(27.30)

55.63
(26.22)

Non-
fiction

44.88
(23.69)

37.81
(25.38)

50.27
(25.99)

41.45
(25.50)

39.88
(29.60)

35.22
(27.09)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reading comprehension task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Within factor

Condition 12308.76 1 2319759.24 10.19***

Passage 159622.31 1 159622.31 264.51***

Question 19243.05 1 19243.05 31.88***

Condition × Passage 4469.90 2 2234.95 3.70**

Condition × Question 8.81 2 4.41 .01**

Passage × Question 2133.63 1 2133.63 3.53**

Condition × Passage
× Question

499.038 2 249.52 .41**

*p<.05, ***p<.001

Table 5. ANOVA results of story comprehension task according 
to passage and question types

지문 유형(이야기글, 설명글) 및 이해 질문 유형(사실, 추론)에 

따른 이야기 이해 과제의 제시 방식 간(듣기, 듣기 및 읽기, 읽기)

의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분산분

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한 결과, 지문 유형(F(1,

726)=264.51, p<.001), 질문 유형(F(1, 726)=31.88, p<.001), 이

야기 과제 제시 유형(F(2, 726)=10.19, p<.001)의 주효과가 유의

하였다. 

즉, 지문 유형에 따라서는 이야기글(문학글) 수행력

(M=71.171, SE=1.263)이 설명글(비문학글) 수행력

(M=41.591, SE=1.308)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질문 

유형에 따라서는 사실적 질문 수행력(M=61.516, SE=1.286)

이 추론적 질문 수행력(M=51.246, SE=1.286)보다 높게 나타

났다. 세 가지 이야기 과제 제시 유형 (듣기, 듣기 및 읽기,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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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Bonferroni 사후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듣기 이해 조건에서의 수행력이 읽기 이

해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듣기 및 읽기 조건 

수행력이 읽기 이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야기 과제 제시 유형 간 지문 유형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이차 상호작용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F(2, 726)=3.70, p<.05). 듣기 이해 조건과 

읽기 이해 조건 간의 이야기글과 설명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야기글 과제에서는 듣기 단독 조건과 읽기 

조건 간, 듣기 및 읽기 조건과 읽기 단독 조건 간 수행력 차이

가 유의하였고, 설명글 과제에서 듣기 및 읽기 조건과 읽기 단

독 조건 간 수행력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야기 과제 제시 유형

과 지문 유형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에 대한 그래프는 

Figure 1과 2에 제시하였다.

*p<.05, ***p<.001

Figure 1. Comprehension task score of fiction passage by 
task condition

*p<.05

Figure 2. Comprehension task score of non-fiction passage by 
task condition

이야기 과제 제시 유형 간 질문 유형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차 상

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F(2, 726)=.007, p>.05). 지문 유형 간 

질문 유형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이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726)=3.536, p>.05). 그 밖에 과제 제시 방식과 질문 유형 및 지

문 유형에 대한 삼차 상호작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 726)=.413, p>.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문 유형과 질문 유형에 따른 이야기 이해 과제의 

제시 조건 간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글과 

설명글을 다른 조건(듣기, 듣기 및 읽기, 읽기)에 따라 제시하

고 사실적, 추론적 질문에 답하도록 하여 이들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첫째, 설명글에 비해 이야기글의 이해 과제 수행력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문 유형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들은 설명글보다 이야기글에

서 더 높은 내용 파악 및 추론 능력을 보이며(Yildirim et al., 

2010) 이야기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고 이해 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Lehto & Anttila, 2003; Rasool & Royer, 1986; Sáenz & 

Fuchs, 2002). 

둘째, 사실적 질문 수행력이 추론적 질문 수행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상발달 아동과 언어장애 아동들 모두 문자적

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추리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추론 이

해가 직접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사실 이해보다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Bishop & Adams, 1992; Jeong, 2009; Kelso et al., 2007). 

셋째, 이야기 제시 조건에 따른 이야기 이해 과제 수행을 비교한 

결과, 듣기 단독, 듣기 및 읽기, 읽기 단독 조건 순으로 높은 수행

을 보였으며, 사후 검정 결과 듣기 조건과 읽기 조건의 차이가 유의

하였으며, 듣기 및 읽기 조건과 읽기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듣기 및 읽기 조건에서 아동들이 글을 해독하는 데 인지적 자

원을 덜 쓰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 이

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

인 1~2학년은 읽기 발달 단계에 의하면 읽기 자체를 습득하는 

시기로 해독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자동화된 해독 능력을 

갖추지 않은 시기이다. 학령기 아동의 듣기 이해와 읽기 이해에 

관한 선행연구(Diakidoy et al., 2005)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

년에는 듣기 이해가 읽기 이해 수행력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고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차이가 줄어들고 중학교에서는 읽기 이해

력이 듣기 이해력보다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듣기 이해 발달이 읽기 이해 발달

보다 선행하여 듣고 이해하는 것이 스스로 글을 읽고 텍스트에 

대한 언어적 이해 능력을 종합하여 성공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므로 이들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이 읽기 단독 조건에

서보다 듣기 단독 조건과 듣기 및 읽기 복합 양식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듣기 및 읽기의 복합 양식이 

읽기 단일 양식의 텍스트에 비해 높은 이야기 이해력을 보인다

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Knoop-van Camp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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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alentini et al., 2018). 반면 텍스트를 듣고 이해하는 것

보다 읽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이며, 듣기 및 읽기의 복합 양식

이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켜 듣기 단독 혹은 읽기 단독 조건에서

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다르게 나타

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 글을 

읽을 때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정보를 동반하여 제시된 것이 시

각적 자극만 제시된 것보다 이해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또한 연구결과, 이야기 과제 제시 유형 간 지문 유형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글 과제에서는 듣기 단독 조건과 읽기 조건 간, 듣기 및 읽기 

조건과 읽기 단독 조건 간 수행력 차이가 유의하였고, 설명글 

과제에서 듣기 및 읽기 조건과 읽기 단독 조건 간 수행력 차이

가 유의하였다. 이야기글의 경우 듣기, 듣기 및 읽기, 읽기 조

건의 순으로 높은 이야기 이해 수행력을 보였으나 설명글의 경

우 듣기 및 읽기, 듣기, 읽기 조건 순으로 높은 수행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문 유형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듣기 이해와 읽기 이해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이다. 특히, 설명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은 참조할 텍스트와 청각 자극의 도움을 함께 받아 더 

높은 이해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명글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논리적 관계를 통해 연결되

어 있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다루기 때문에(Graseer et al., 

2003), 듣기 조건에서는 청각적으로 제시된 정보가 오래 지속

되지 않아 아동들이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처리하기에 더 어려

움을 보인 반면 듣기 및 읽기 조건에서는 텍스트와 청각적 정

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이들의 이야기 수행력의 향상을 도

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eahy & Sweller, 2011).

본 연구는 이야기 이해 과제를 제시 방식과 지문 유형, 사실적 

이해 및 추론적 이해 질문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학령기 아동

의 이야기 이해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

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글과 설명글을 다른 조건

(듣기, 듣기 및 읽기)에 따라 제시하고 사실적, 추론적 질문에 

답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이야기글 이해 과제 수행

력이 설명글 이해 과제 수행력보다 높음을 확인하였고, 사실적 

질문의 수행력이 추론적 질문 수행력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야기 과제 제시 방식에 따라서는 듣기 이해가 읽기 이

해보다 높게 나타나고 듣기 및 읽기 이해가 읽기 이해보다 높

게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지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야기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지문 유형, 

질문 유형, 그리고 이야기 제시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

로 살펴보아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연구적 의의가 크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로 교육 환경에

서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자극이 함께 제시되는 복합양식 텍스트

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듣기 이해와 읽기 이해

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듣기 및 읽기의 복합 

양식이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 능력 촉진 시 지문 유형과 과제 유형에 따른 듣기 이해 

및 읽기 이해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이

야기 이해력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제시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향후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를 평가하고 지도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초등

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 및 질문 유형 간 이야기 이해 

과제 제시 방식 간의 이야기 이해력을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아동

에게 요구되는 읽기 관련 능력은 위계적으로 차이가 있다(Cain & 

Oakhill, 2007; Chall, 1983).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해독 자체 

활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점차 읽기 유창성이 발달하여 읽기 이

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 이야기 과제 제시 방식 

간 수행력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제한점이 있

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야기 제시 조건에 

따른 이야기글과 설명글의 이야기 이해력에 관한 후속연구를 

실시하여 학년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학령기 단순언어

장애, 읽기 부진 및 학습장애 아동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듣기 이해와 읽기 이해력을 보이며 지문과 질문 유형이 이들의 

이야기 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Chung, 2011; 

Yun & Kim, 2005).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읽기 부진 및 학습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이야기 

이해 과제의 제시 조건 간 수행력 차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이야기 이해력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야기 이해력 증진을 돕는 임상적 시

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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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과제 제시 조건에 따른 지문 유형과 
질문 유형별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 비교

정하은1, 송혜선2, 조예림2, 오유림2, 주혜진2, 임동선3*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2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3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이야기 과제 제시 조건(듣기, 읽기, 듣기 및 읽기)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을 지문 유형(설명글, 이야기글)과 질문 유형(사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별로 비교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아동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야기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야기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고 모든 대상자는 

이야기글과 설명글 중 무작위로 선별한 세 개 지문에 대한 검사를 과제 제시 조건(듣기, 듣기 및 

읽기, 읽기)별로 각 1회씩 진행하였다. 아동은 제시된 과제를 듣고(듣기 조건), 묵독하고(읽기 

조건), 들으면서 읽었으며(듣기 및 읽기 조건) 이야기에 관한 질문(사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삼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문 유형, 질문 유형, 이야기 과제 제시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이야기글의 이해 점수가 설명글 이해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실적 질문 점수가 

추론적 질문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야기 제시 조건에 따라서는 듣기 단독 조건에서의 

수행력이 읽기 단독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듣기 및 읽기 조건 수행력이 읽기 단독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야기 과제 제시 유형 간 지문 유형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또한 이야기 과제 제시 방식과 지문에 따른 이차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이야기 이해 과제 조건이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 능력 증진을 위해 지문 및 과제 유형에 따른 듣기 이해 및 읽기 이해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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