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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ult’s three reading 
strategies, eliciting questions, non-eliciting questions, and comments, on the narrative 
comprehension o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compared to vocabulary delayed 
children (VD) in order to find out the most effective reading strategy for children’s narrative 
comprehension. Methods: A total of 39 TD and 14 VD children aged 4-to 6-years old were 
randomly placed in groups using one of three reading strategies and then given two types 
of narrative comprehension tasks (literal comprehension, inferential comprehension) after 
a storybook reading session. Results: First, for literal comprehension, the main effect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he VD and TD children’s groups and reading 
strategies. And the interaction of reading strategies between child group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literal comprehension task, eliciting questions were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reading strategy for TD children, whereas non-eliciting was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for VD children. Secondly, for the inferential comprehension task, nei-
ther the main effect nor the interaction of the reading strategies between child group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hree reading 
strategies are effective in literal comprehension in both child groups. Among three strate-
gies, eliciting questions will be the most helpful for TD children, while non-eliciting ques-
tions will be the most helpful for VD children. The study can further provide essential infor-
mation for developing book reading intervention protocols that can enhance children’s 
narrative comprehension.

Keywords: Narrative comprehension, Reading strategies, Interactive reading, Shared book 
reading, Vocabulary delayed children

‘책읽기’는 아동의 언어 및 인지발달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

심적인 활동으로 문해력이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인 유아기에는 주

로 부모나 교사 등의 성인의 도움을 받아 책읽기 활동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아동의 언어능력은 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내적요인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외적요인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Vygotsky와 Cole (1978)에 따르면 아동은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사회문화적 경험 및 지식을 학습하

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발달해나간다는 사회문화적 이론에 근

거하여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더 크게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은 성

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능력을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성인과 아동이 서로의 활

동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성인이 비계설정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Bondrova & Leong, 1996). 이와 관련하여 아동은 

성인과의 책읽기 활동을 통해 이야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그림책 속 삽화와 이야기를 매칭하여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휘, 구

문, 의미 등과 같은 언어적 요소와 이야기 구조 등을 학습하게 된다

는 것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왔다(Ard & Bever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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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Kleeck, Stahl, & Bauer, 2003; Zenvenbergen & Whitehurst, 

2003). 아동의 발달 단계 중에서도 유아기는 아동의 언어능력이 급

격하게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인 만큼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책

읽기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

의 필요성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과의 책읽기 활동 연구들에서 다양한 방

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단순히 그림책을 읽어주기만 할 경우에는 

아동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De Temple & Tabors, 1996; Morrow, 1990; Scarborough & 

Dobrich, 1994). 반면에 아동의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

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성인의 상호작용적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고 보고되면서(Bruner, 1974; Tomasello, 1992) 대화식 책읽

기(dialogic reading)나 상호작용적 책읽기(interactive book read-

ing) 방식이 소개되어 왔다. 이는 즉, 성인과 아동이 함께 책을 읽으

면서 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인이 아동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아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

는 읽기 방식으로(Arnold, Lonigan, Whitehurst, & Epstein, 1994; 

Whitehurst et al., 1988, 1994) 성인이 일방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방

식과는 상호작용면에서 큰 차이를 지닌다. 결국 책읽기 과정에서 

성인과 아동 간에 대화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하게 되며(Blewitt & Langan, 2016), 상호작용

을 통한 쌍방향적인 책읽기 방식은 아동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청

자의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화자로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의 어휘수

준이나 문장이해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Whitehurst & Lonigan, 1998; Whitehurst et 

al., 1988, 1994). 

부모나 교사는 아동과의 책읽기 활동 시 아동의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다양한 책읽기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Yim & Kim, 

2019; Zevenbergen, Whitehurst, & Zevenbergen, 2003; Zibulsky, 

Casbar, Blanchard, & Morgar, 2019). 이는 크게 직접적 질문하기

(eliciting question), 간접적 질문하기(non-eliciting question), 진술

하기(comment)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적 질문하기’는 아동의 

구어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책읽기 활동 중 성인은 잠

시 읽기를 멈추고 아동이 목표어휘를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의문

사를 사용하여 아동의 대답을 촉진한다(Ard & Beverly, 2004). ‘간

접적 질문하기’는 문맥에 제시된 이야기 구성요소 또는 그림 회상

에 대한 설명 등 낮은 인지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질문 전략으로 책

읽기 활동 중 성인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목표어휘가 삽입된 문장

으로 질문하여 아동이 문맥에 제시된 상황을 회상하여 대답하도

록 촉진한다(Blewitt, Rump, Shealy, & Cook, 2009; Walsh & Ble-

witt, 2006). 마지막으로 ‘진술하기’는 두 가지 유형의 질문하기 전략

과는 달리 책읽기 활동 중 성인은 아동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대신 

목표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준 뒤, 다시 한 번 해당문장을 반복

해서 진술한다.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어휘학습능력(Chae & Yim, 2022; Kim & Yim, 

2019; Yim & Kim, 2019)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들이 주로 많았으

며, 내용이해를 통한 담화능력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연

구결과들(Ortiz, Stowe, & Arnold, 2001; Whitehurst et al., 1988)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책읽기 활동이 이야기 이해력을 효과적으로 증

가시켰다는 연구들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Greene Brab-

ham & Lynch-Brown, 2002; Reese & Cox, 1999; Senechal, 1997; 

Whitehurst et al., 1994).

이야기 이해력은 기존의 지식과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이야기

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Chae, 2001), 단어, 구, 구문 및 

문장의 의미 등과 같은 아동의 다양한 언어능력을 예측하는 요인

으로 밝혀져 왔다(Khan et al., 2016).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내용파악, 추론, 예측, 회상 및 검토 등과 같이 다양한 

인지적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이야기 문법, 마음이론, 조망수

용능력 등 다양한 인지기술들이 동시적으로 발달되어야 가능한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다(Suh & Trabasso, 1993). 뿐만 아니라 기존

의 지식체계를 활용하여 주어진 정보를 자신만의 의미로 만들어가

는 구성적이면서 해석적인 과정으로 다차원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

다(Lipson & Cooper, 2002). 또한, 학령기 이전의 이야기 이해력은 

추후 읽기능력을 예측하여 문해발달의 기초가 되며(Griffith, 2004; 

Paris & Paris, 2003; Paul & Smith, 1993; Snow, 1983), 향후 학업성

취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O’Neil, Pearce, & Pick, 2004; Uccelli & 

Paez, 2007)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언

어능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이해력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이해하는 사

실적 이해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시된 정보와 기존의 

지식을 통합하여 숨겨진 내용을 파악하는 추론적 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Desmarais, Nadeau, Trudeau, Filiatrault-Veilleux, & 

Maxes-Fournier, 2013).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

과의 책읽기 활동과 이야기 이해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나 

교사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을 유의하

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Choi, No, & Oh, 2021; 

Greene Brabham & Lynch-Brown, 2002; Kim, 2008; Na, 2010; Re-

ese & Cox, 1999; Senechal, 1997; Whitehurst et al., 1994). 더 나아

가서는 상호작용중심의 책읽기나 대화식 책읽기 모두 사실적 이해

와 추론적 이해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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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2011; Kim, 2008).

일반아동 및 언어발달지연아동 또는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연

아동이나 어휘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에서 일반아동과 

비슷한 수행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으나(Dodwell & 

Bavin, 2008; Yun & Kim, 2005) 대체적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사실

적 이해가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들(Bishop & Adams, 1992; Bot-

ting & Adams, 2005; Ford & Milosky, 2005, 2008; Norbury & 

Bishop, 2002)이 더 많았다. 추론적 이해에서도 일반적으로 만 3-4

세가 되면 인과관계에 따른 추론이 가능해지며 만 5-6세가 되면 예

측과 같은 더 복잡한 수준의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Filiatrault-Villeux, Bouchard, Trudeau, & Desmarais, 2016; van 

Kleeck, 2008), 언어발달지연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아동보다 추론

적 이해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Bishop & Adams, 1992; Dodwell 

& Bavin, 2008; Norbury & Bishop, 2002). 

지금까지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기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 방식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어떠한 방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

이 더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아동 및 언어발달지연아동 집단을 구분하여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중재 전략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을 비

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 연구를 통해 성인과 아동 간에 상호작용

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책읽기 전략을 구조화하여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서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일반아동과 언어

발달지연아동의 사실 및 추론적 이해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식 책읽기 중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모

색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연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

읽기 전략과 같은 외적 환경요인에 따라 사실적 이해 및 추론적 이

해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라 일반아동 

및 언어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이야기 이해력의 하위요인인 사실적 

이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라 일반아동 

및 언어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이야기 이해력의 하위요인인 추론적 

이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4-6세 일반아동 39명(남아 

22명, 여아 17명; 4세 18명, 5세 15명, 6세 6명), 어휘발달지연아동 14

명(남아 10명, 여아 4명; 4세 3명, 5세 9명, 6세 2명) 총 53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아동들은 세 가지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집단에 무선배치를 하였으

며, 하위집단 간 수행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선정기준(Leonard, 1998)은 다음과 같

다. (1) 모든 아동은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Ko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Moon & Byun, 2003)를 

실시하여 비언어성인 동작성 지능지수가 표준점수 85점(-1 SD) 이

상이어야 하며, (2)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

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결과 어휘발달지연아동(수용 또는 표현어휘력 -1 SD 미만)과 일반

아동(수용과 표현어휘력 -1 SD 이상)을 분류하고, (3) 부모 및 교사

에 의해 신체, 정서, 감각 및 행동발달에 문제가 없으며, 신경학적 결

함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을 선별하였다. 두 집단 간 통제 여부를 검

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생활연령 및 동작성 지능지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용어휘력(t= -3.89, p= .000)과 

표현어휘력(t= -5.09, p= .000)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아동에 대한 기본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은 선행연구(Park 

& Yim, 2020; Yim et al., 2019)에서 사용하여 검증된 ‘까이유 이야

기’ 책읽기 전략 과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어병리학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연구원 2인을 통하여 선정된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53)

TD (N= 39) VD (N= 14) t

CA (mo) 61.18 (9.29) 62.36 (8.67) .41
REVT
   Receptive 62.03 (12.75) 45.50 (15.93) -3.89***
   Expressive 67.36 (9.51) 50.86 (12.67) -5.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VD = vocabulary delayed children; CA 
(mo)= chronological age (month);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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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그림책으로, 원본(Caillou: What‘s that funny noise?)을 토

대로 작성한 이야기 줄거리가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수준인지 크리

드(Kread)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야기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삽화 여섯 개의 장면을 준비하여 

글자는 모두 제거한 후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식 책읽

기 전략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스크립트를 구성하였다. 

직접적 질문하기(eliciting question) 

‘직접적 질문하기’는 책을 읽는 동안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질문

을 하는 방식을 통해 능동적으로 책읽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책읽기 전략이다. 연구자는 사전에 제작된 스크립트

에 따라 매 페이지마다 이야기 문장을 읽어준 뒤, 해당 페이지에서

의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주요 내용과 관련된 2개의 질문을 사실

적 이해 및 추론적 이해에 초점을 맞춰 각각 한 개씩 질문을 한다

(예: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 직접적 질문하기에서 질문

은 총 12개로 아동이 정반응 한 경우 검사자는 ‘맞아’라고 강화하

고, 오반응 한 경우에는 정답을 말해준다.

간접적 질문하기(non-eliciting question) 

‘간접적 질문하기’는 연구자가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주변 내용

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책읽기 전략이다. 연

구자는 사전에 제작된 스크립트에 따라 매 페이지마다 이야기 문

장을 읽어준 뒤, 해당 페이지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주변 내용

과 관련된 2개의 질문을 사실적 이해 및 추론적 이해에 초점을 맞

춰 각각 한 개씩 질문을 한다(예: “침대 아래에서 왜 이상한 소리가 

났을까?”). 간접적 질문하기에서 질문은 총 12개로 아동이 정반응 

한 경우 검사자는 ‘맞아’라고 강화하고, 오반응 한 경우에는 정답을 

말해준다. 

진술하기(comment)

‘진술하기’는 앞선 두 유형의 질문하기 전략과는 달리 연구자가 

책읽기 활동 중 아동에게 질문은 하지 않고 목표어휘가 포함된 이

야기 문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진술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사

전에 제작된 스크립트에 따라 매 페이지마다 이야기 문장을 읽어

준 뒤, 주요한 문장 2개를 다시 한 번 진술하듯이 반복해서 말해준

다(예: “책상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나보구나.”). 진술하기에

서 반복하여 언급한 문장은 총 12개로 이때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다. 

이야기 이해력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narrative comprehension)을 측정하기 위

한 사후문항으로는 선행연구(Park & Yim, 2020)에서 사용하여 검

증된 이야기 이해력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는 언어병리학과 교수 1

인, 박사과정 연구원 2인 및 석사과정 연구원 1인을 통해 문항과 정

답에 관한 내용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자료로, 사실적 이해(literal 

comprehension) 6문항과 추론적 이해(inferential comprehension) 

6문항을 포함한 총 12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야기 이해력

의 하위요인인 사실적 이해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드러

난 정보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항(예: 침대 아래에서 튀어나온 것은 

무엇이었나요?)으로 구성되었으며, 추론적 이해는 이야기에서 주

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추론하여 대답할 수 있는 문항(예: 이불에 비

친 것을 보았을 때 보검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으로 구성되었다. 

각 책읽기 전략 집단에 따라 연구자가 아동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

려준 뒤 이야기 이해력과 관련된 사후질문을 하면 아동은 구어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야기 이해력 문항의 경우, 연구

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한 경우 2점(예: 이불), 포괄

적으로 대답하거나 유사정답인 경우 1점(예: 방), 무반응(NR) 또는 

오반응한 경우 0점을 부여하여 모든 문항에서 정반응 할 경우 획득

할 수 있는 최고 점수는 사실적 이해 12점, 추론적 이해 12점으로 

총 24점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해당 그림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대상자 위주로 모집을 하였다. 아동의 부모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

서를 받은 뒤, 연구자는 아동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해

당 집단에 적합하다고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식 책읽기 

중재를 하였다. 책읽기는 독립된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가 직접 

아동에게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책읽기 중재 시 아동이 해

당 그림책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음을 재확인한 후, 각 그룹별

로 책읽기 전략 과제를 수행하였다. 해당 과제는 세 가지 상호작용

식 책읽기 전략에 따라 구성된 동일한 스크립트를 토대로 각 그룹

별로 일관되게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른 집단 

간 이야기 이해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두 집단과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

하기, 진술하기)을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 factor)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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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이야기 이해력(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에 대한 

기술통계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

술하기)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이야기 이

해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책읽기 전략에서 일반

아동이 어휘발달지연아동보다 이야기 이해력, 사실적 이해 그리고 

추론적 이해 영역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책읽기 전략에 따라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아동의 경우 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

하기, 진술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휘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에는 간접적 질문하기, 직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사실적 이해의 차이 비교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사실적 이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사실적 

이해에 대한 등분산이 가정된 것을 확인한 후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주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는데(F(1, 47) =35.08, p= .000, η2 = .427), 일반아동(M=  

10.39, SD= .31)이 어휘발달지연아동(M= 6.80, SD= .52)보다 사실

적 이해가 더 높았다. 책읽기 전략의 주효과 역시 유의하였는데(F(2, 47) 

=8.32, p= .001, η2 = .261), 이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직접적 질문하기는 진술하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003), 간접적 질문하기는 진술하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 .002), 직접적 질문하기와 간접적 질문하기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즉, 직접적 질문하기(M= 9.43, SD= .51) 또는 간접적 

질문하기(M= 9.56, SD= .50)가 진술하기(M= 6.79, SD= .56)보다 

더 높은 사실적 이해를 보였다. 집단과 책읽기 전략에 대한 이차상

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47) =5.95, p=  

.005, η2 = .202). 이에 따라 이차상호작용에 관한 사후검정으로 책

읽기 전략의 하위요인별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3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접적 질문하

기(p= .000)와 진술하기(p= .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

나, 간접적 질문하기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555). 즉,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한 이유는 간접적 질문

하기보다는 직접적 질문하기와 진술하기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일반아동의 경우 직접적 질문하기와 진술하

기에서 어휘발달지연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인 데

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Figure 1

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추론적 이해의 차이 비교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추론적 이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추론적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narrative comprehension by reading strate-
gies (N= 53)

Reading strategies Group
Narrative comprehension

Literal 
comprehension

Inferential 
comprehension

Eliciting question TD (N= 13) 11.65 (.63) 9.15 (1.95)
VD (N= 5) 7.20 (1.64) 3.20 (3.11)

Non-eliciting question TD (N= 14) 9.93 (2.46) 8.43 (2.62)
VD (N= 5) 9.20 (1.79) 4.00 (3.39)

Comment TD (N= 12) 9.58 (2.35) 6.92 (2.54)
VD (N= 4) 4.00 (1.63) 1.25 (1.8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VD= vocabulary delayed children.

Table 3. The result of two-way ANOVA on literal comprehension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Group 131.45 1 131.45 35.08***
Strategies 62.34 2 31.17 8.32**
Group× Strategies 44.58 2 22.29 5.95**
Error 176.14 47 3.75

**p < .01, ***p < .001.

Figure 1. Interaction effect on literal comprehension between reading strate-
gies and group.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VD= vocabulary delayed children.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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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대한 등분산이 가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주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 47) =45.53, p= .000, η2 = .492), 일반아

동(M=8.17, SD= .41)이 어휘발달지연아동(M=2.82, SD= 0.68)의 

집단보다 추론적 이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책읽기 전략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062), 책읽기 전략과 집

단에 대한 이차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p= .693). 책읽기 전략에 따른 집단 간 추론적 이해

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성인

과 아동 간 상호작용식 책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을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지니는 시사점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

라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사실적 이해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사실적 이해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였는데, 언어발달지연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이야기 이해력

을 보였다는 선행연구(Botting & Adams, 2005; Ford & Milosky, 

2008; Mun & Yim, 202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초기 언어능

력의 차이가 어휘력이나 해독능력과 같은 언어발달능력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매튜효과(Pfost, Hattie, Dörfler, & Artelt, 

2014)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으로, 언어발달지연아동이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 이야기의 사실적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Bishop & Adams, 1992; Norbury & Bishop, 2002)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어휘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사실적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일반아동과는 다른 전략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책읽기 전략 방식에 따라 사실적 이해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직접적 질문하기나 간접적 질문하기가 진술하기보다 유의미

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책읽기 전략에 따라 이해와 

관련된 수용어휘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Yim, 

Kim, Chung, Chae, & Oh, 2021)와 유사한 결과로, 책읽기 상황에

서 질문 없이 들려주었을 때보다 질문하기를 사용하였을 때 이해

와 관련된 수용영역에서 증가를 보였다는 선행연구(Ard & Beverly, 

2004)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즉, 책읽기 상황에서 질문하기 전략

은 아무런 질문 없이 언급만 하는 진술하기보다 아동으로 하여금 

더 높은 인지적 요구를 통해 인지적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인 

만큼 이는 아동의 어휘력이나 이야기 이해력과 같은 언어발달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

다. 따라서 아동의 사실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책읽기 전략 방

안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 질문하기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재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적 이해에 있어 아동집단 및 책읽기 전략 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아동은 직접적 질문하기가 진

술하기보다 사실적 이해를 더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였

는데, 이는 일반아동 집단에서 직접적 질문하기가 가장 높은 점수

를 얻었다는 선행연구(Kim & Yim, 2019; Yim et al., 2021)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아동의 경우 진술하기처

럼 수동적이면서 낮은 인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직접적 

질문하기와 같이 사실적 정보를 스스로 사고하여 도출하도록 함으

로써 인지적 요구량이 높은 적극적인 참여전략 방식을 사용할 때 

사실적 이해를 증가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

다. 반면 어휘발달지연아동의 경우에는 간접적 질문하기가 진술하

기보다 사실적 이해를 높이는데 더 유의미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진술하기가 간접적 질문하기보다 더 높은 수용어휘 

학습 수행력을 보였다는 선행연구(Kim & Yim, 2019)와는 일치하

지 않는 결과였다. 물론 어휘발달지연아동의 표본 수가 일반아동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였으나, 언어발달지연아동이 상대방

Table 4. The result of two-way ANOVA on inferential comprehension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Group 292.14 1 292.14 45.53***
Strategies 37.96 2 18.98 2.96
Group× Strategies 4.74 2 2.37 .37
Error 301.59 47 6.42

***p < .001.

Figure 2. Comparison of inferential comprehension by subgroup.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VD= vocabulary delay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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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목표단어에 대한 언급이 증가할수록 수행점수가 향상되었

다는 연구결과(Ard & Beverl, 2004; Chae & Yim, 2022)에 근거할 

때 어휘발달지연아동은 수동적인 인지적 수준을 요하는 진술하기

보다는 간접적 질문하기와 같이 이야기 이해에 필요한 주요한 핵심

내용을 질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질문을 통해 인지적 각성을 시킨 

상태에서 주요 내용을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각인시키는 방식이 사

실적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 중 진술하기가 질문하기

에 비해 가장 낮은 전략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때 사용한 진술하기

의 경우 이야기 스크립트 내 주요 문장을 그대로 수정 없이 반복해

서 진술하여 들려주는 수동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진술하

기가 질문하기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연구(Ard & Bev-

erly, 2004)에서는 주요 문장을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재구조화하

여 주요 내용을 강조하는 형태로 다시 말해주는 방식을 사용함으

로써 서로 다른 진술하기 방식이 상이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책읽기 전략이었을지라도 접근방식

이나 진행방법에서의 차이로 인해 그 효과 및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식 책읽기 과정에서 이야기 이해력을 

도모하는 기제와 어휘를 습득하는 기제는 서로 다른 차이를 지닌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어휘습득과 관련된 질문의 경우에는 새

로운 어휘를 습득해나가는 방식에 따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만 이야기 이해력의 경우에는 아동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휘들은 모

두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 흐름에 따른 사실적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동일한 

방식의 질문하기 전략을 사용할지라도 그 접근방향성은 전혀 다름

을 알 수 있다. 즉, 어휘학습에 있어 간접적 질문하기의 경우에는 생

소한 단어에 대해 질문을 통해 먼저 접하도록 유도하는 것인 반면, 

이야기 이해력에서의 간접적 질문하기는 익숙한 단어들을 토대로 

이야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스스로 각인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서로 다른 접근을 꾀하고 있는 만큼 아동이 언어영

역별로 사용하는 기제와 그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

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라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 간 추론적 이해

에서 아동집단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책읽기 전

략의 주효과와 집단 및 책읽기 전략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사실적 이해뿐 아니라 추론적 이해에서도 집단 간 차

이를 보인 것은 언어발달지연아동이 또래 일반아동에 비해 이야기

의 사실적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낮을 뿐 아니라 이야기에서 제

시된 정보들을 통합하여 추론하는 과정에도 결함이 있어 어려움

을 겪는다는 선행연구(Bishop & Adams, 1992; Norbury & Bishop, 

2002)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추론적 이해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

하고 인출하는 사실적 이해와는 달리 저장된 정보를 처리하는 동

시에 인출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문장의 행간을 연결

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거나 아동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텍스트에서 빠진 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Cain & 

Oakhill, 1999). 그러나 이야기 이해력과 관련하여 작업기억, 어휘

력, 문법적 이해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였다는 연구결과

들(Just & Carpenter, 1992; Karasinski & Weismer, 2010; Potocki, 

Ecalle, & Magnan, 2013)을 토대로 볼 때, 추론적 이해 역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와 같이 단순히 책읽기 전략을 통한 접근만으

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요인

들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영역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아동에 비해 어휘발달지연아동의 표본 수가 적어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추후에는 

표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술하기 전략과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진술하기 방식이 조금씩 다름에 따라 연구들마다 비일관적

인 결과를 보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에

는 다양한 진술하기 방식을 적용하여 이야기 이해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

구에서 추론적 이해에 있어 책읽기 전략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외에 추론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

연아동 집단 간의 책읽기 전략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을 살펴봄으

로써 아동의 타고난 내적요인뿐 아니라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

기 전략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요인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특히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 모두 수동적인 진술하기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는 상호작용식 질문하기 전략

이 이야기 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란 사실을 밝혀냄으

로써 성인과의 상호작용적 상황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더욱 도모한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아동의 집단에 따라 이야기 이해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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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책읽기 전략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일

반아동에게는 직접적 질문하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

며, 어휘발달지연아동에게는 간접적 질문하기 방식으로 접근하여 

책읽기를 중재하는 것이 이야기 이해력에서 사실적 이해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란 사실을 밝혀내었다는 데에 연구적 가치와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집단에 따라 이야기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책읽기 중재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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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책읽기 전략 예시

p. 6 그런데 보검이 방 어디선가 또 다시 ‘바스락’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와
락~’ 하고 튀어나왔어요. 보검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입에 빵을 묻힌 고양이 ‘코코’였어요. “아, 괴물이 아니었네. 코코가 몰래 숨어서 빵을 
먹고 있던 소리였구나.” 보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1 직접적 질문 고양이 코코가 어디서 튀어나왔나요? 

2 간접적 질문 고양이 코코가 나타났을 때 입에 빵이 묻어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진술하기
그런데 보검이 방 어디선가 또 다시 ‘바스락’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와

락~’ 하고 튀어나왔어요. 

(침대 아래에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왔나 보네.)

보검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입에 빵을 묻힌 고양이 ‘코코’였어요.

“아, 괴물이 아니었네. 코코가 몰래 숨어서 빵을 먹고 있던 소리였구나.” 

보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양이 코코가 숨어서 빵을 먹고 있었나보구나.)

Appendix 2. 이야기 이해력 예시

이야기 이해력 문항 내용

1 사실적 이해 침대 아래에서 튀어나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2 추론적 이해 이불에 비친 것을 보았을 때 보검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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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아동의 이야기 이해력 비교 연구

임혜은·이소라·이지수·이지현·임동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을 구분하여 성인과의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에 따른 이야기 이해

력을 알아봄으로써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책읽기 전략방식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대한민국에 거

주하는 아동 53명(일반아동 39명, 어휘발달지연아동 14명)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식 책읽기 전략 3개의 집단에 무선배치 하였으며, 각 전

략 집단에 따라 일대일 방식으로 책읽기 과제 및 이야기 이해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아동 모두 사

실적 이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경우 직접적 질문하기가 진술하기보다 사실적 이해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어휘발달지연아동의 경우에는 간접적 질문하기가 진술하기보다 사실적 이해에 더 효과적인 책읽기 전략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질

문하기와 진술하기의 경우에는 아동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컸으나, 간접적 질문하기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추론

적 이해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책읽기 전략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결론적으로 상호작용식 세 가지 책읽기 전략은 추론적 이해를 제외한 사실적 이해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일반아동의 경우 직접적 질문하기 방식으로, 어휘발달지연아동의 경우에는 간접적 질문하기 방식으로 책읽기를 중재하는 것이 사

실적 이해를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핵심어: 이야기 이해력, 책읽기 전략, 상호작용식 책읽기, 대화식 책읽기, 어휘발달지연아동

본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R1A2C100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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