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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divided groups according to speech sound ability in the pre-school 
age and longitudinall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patterns of activities 
from 1st grade to 4th grade. Methods: Longitudinal research data collected from the 7th 
to 11th year included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 (PSKC) were used. The subjects of 
study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ypically developing (TD), mild Speech Sound Dis-
order (SSD), and moderate SS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hree Sentence Screening 
Test’ in the 7th year. Activities, participation are comprised of learning and applying knowl-
edge,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major life. A rating sco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each question by the teacher in charge of the child was used.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the TD group was high in all areas. The SSD group was found to show significant differ-
ences from the TD in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 major life. Conclusio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show difficulties not only learning skills such as literacy, 
mathematics, and attention, but also activities required for school education. In a clinical 
setting, areas that may present problems should be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inter-
vention plan in order to minimize not only speech problems but also rela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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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 산출 능력은 삶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

로 아동기 말소리 산출 문제는 이후 학업, 사회, 직업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말소리 산출 문제가 삶의 기능을 수행하

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상

적 접근은 평가 과정을 통해 아동이 보이는 말소리 산출 특성을 확

인하고 중재 과정에서 말소리 산출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에 목표

를 두고 있다(McCormack, McLeod, Harrison, & McAllister, 2010; 

McLeod & Threats, 2008; Threats, 2008; Washington, 2007). 이러

한 접근은 말소리 산출 문제가 이후 아동이 삶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WHO, 2001)를 통

해 한 개인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건강과 장

애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ASHA (2016)는 

ICF 체계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개인의 삶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 평가 도구를 선택하거나 중재 결

과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ICF가 개발된 후 아동

의 발달에 적용하기 위해 ICF-C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Children and Youth Version; 

WHO, 2007)를 개발하였다. ICF-CY에서는 장애가 기능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 요소와 활동, 참여 요소로 분류하

며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고 참여는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활동, 참여 요소는 기능 수

행의 모든 영역을 9개의 영역(학습과 지식적용, 일반적인 과제와 요

구, 의사소통, 이동,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주요생활영역, 지역사회생활과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

은 학습과 지식적용(문해 기술, 수학적 연산 능력, 주의력과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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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행동과 관련된 영역), 의사소통, 대인상호

작용과 대인관계(또래와 교사, 가족 구성원 등과 관련된 행동), 주

요생활영역(학교 교육에서 요구하는 활동과 관련된 영역)이다

(McLeod & Threats, 2008; Westby, 2007). 

국외에서는 대규모 종단 연구를 통해 말소리장애 아동이 학령기

를 지나 성인기가 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 양상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

상으로 학령기에 필수적인 과업인 읽기 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음운인식, 음운처리, 읽기 능력에 어려움을 보

였으며(Carroll & Snowling, 2004; Gernand & Moran, 2007; Holm, 

Farrier, & Dodd, 2008; Pershey & Clickner, 2007; Rvachew, Oh-

berg, Grawburg, & Heyding, 2003) 이러한 어려움이 성인기까지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et al., 2007; Preston & Edwards, 

2007). 또한 지속적으로 말소리 산출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업적 성취 및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어

려움을 보이며(McCabe, 2005; Overby, Carrell, & Bermthal, 2007) 

학교 교육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Robertson, Harding, & 

Morrison, 1988). 그러나 모든 말소리장애 아동이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관련된 요인으로 언어문제 동반 여부, 말소리장애의 

지속 여부, 말소리장애의 유형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arri-

vee & Catts, 1999; Leitao & Fletcher, 2004; Lewis et al., 2007; Na-

than, Stackhouse, Goulandris, & Snowling, 2004a; Preston & Ed-

wards, 2007; Young et al., 2002). 국내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말소리 산출 문제가 삶의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거나 말소리장애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라 집단을 구

분하고 아동이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고학년이 되는 시점까

지 활동, 참여의 발달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일반 집단, 경도 말소리장애 집단,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

과 학년(초등학교 1-4학년)에 따라 학습과 지식적용에 차이를 

보이는가? 

2.  집단과 학년에 따라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차이를 보이

는가? 

3. 집단과 학년에 따라 주요생활영역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령전기의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

고 아동이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고학년이 되는 시점(초등

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활동과 참여의 발달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에 포함된 

7차년도(2014년, 6세)-11차년도(2018년, 10세)에 수집한 종단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른 집단 구분은 7차년도(6세)의 세 문장 

따라말하기 검사(Kim, 2016) 결과에 따라 세 집단(일반 집단, 경도 

말소리장애 집단,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구

분의 기준은 자음정확도(PCC) (Shriberg & Kwiatkowski, 1982)를 

사용하였으며 일반 집단은 자음정확도가 95% 이상에 해당하며, 

경도 말소리장애 집단은 85-94.9%,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은 84.9%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말소리장애 집단 구분의 신

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1차로 언어치료학 전공자 15명이 말소리장

애로 의심되는 133명을 선정하였고 연구자가 133명의 발화를 듣고 

최종적으로 62명을 말소리장애로 분류하였다. 2차 분석으로 언어

치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언어재활

사 한 명이 말소리장애로 의심되는 133명 중 10%에 해당하는 14명

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연구자와 평가자의 집단 분류 

신뢰도는 자음정확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같게 분류한 일치도를 구

하였으며 집단 분류 일치도는 92.8% (13/14)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은 62명의 말소리장애 아동 중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활동, 참여 문항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 14명을 선정하였

으며 말소리 산출에 문제가 없는 일반 집단 14명을 무작위로 선정

하였다. 집단 간 자음정확도(PCC)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구 대상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roup N Mean age (mo) PCC M (SD) F

TD 14 75 98.7% (1.2) 52.538**
Mild SSD 7 75 89.2% (3.3)
Moderate SSD 7 75 78.6% (7.2)
Total 28 75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SD= speech sound disorder;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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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집단 구분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7차년도에 실시한 세 문장 따

라말하기 검사이다(Kim, 2016). 세 문장 따라말하기 검사는 말소

리 발달과 언어 발달 문제를 선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3개의 문

장과 18개의 어절, 64개의 자음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 방법은 훈련

을 받은 면접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연습 문항을 통해 아동이 검

사내용을 숙지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녹음과 저장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활동과 참여는 학습과 지식적용, 대인상

호작용과 대인관계, 주요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학급 담임교사가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학습과 지식적용은 문해 기술, 수학적 연산 능력, 전반적 학업 능

력, 주의집중 능력을 포함한다. 문해 기술, 수학적 연산 능력, 전반적 

학업 능력은 8차년도(1학년)-11차년도(4학년)에 실시된 ‘학업수행 

능력’ 도구의 국어, 수학, 전반적 학업수행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주의집중 능력은 ‘학교적응(초 1-4) 도구’의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였다(Appendix 1).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는 아동-교사관계, 아동-또래관계를 

포함한다. 아동과 또래관계는 8차년도(1학년)-11차년도(4학년)에 

실시된 ‘학교적응 척도’에 포함된 또래 적응 문항, 아동과 교사관계

는 교사 적응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였다(Appendix 2). 

주요생활영역은 학업수행적응과 학교생활적응으로 구성된다. 

학업수행적응과 학교생활적응 능력은 8차년도(1학년)-11차년도(4

학년)에 실시된 ‘학업수행 능력’ 도구의 학교생활적응 문항과 학업

수행적응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였다(Appendix 3). 

통계분석 

집단(일반 집단, 경도 말소리장애 집단,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 간 

초등학교 1-4학년의 활동과 참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Schef-

f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내 요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집단과 학년에 따른 학습과 지식적용 차이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 초등학교 1-4학년에 따

른 학습과 지식적용 점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 Figure 1에 제

시하였다. 전 학년에 걸쳐 일반 집단의 학습과 지식적용 평균 점수

가 높았으며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보다 경도 말소리장애 집단의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학년에 따라 학습과 지식적용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

한 결과, 집단(F=5.831, p< .01)과 학년(F=3.057, p< .05)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하였고 집단과 학년(F=1.022, p>.05)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분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일반 집단은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집단 내 학년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1학년(F=4.233, 

p< .05)과 4학년(F=3.913, p< .05)에 일반 집단은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

Group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TD 4.03 (.54) 3.3 (.43) 4.13 (.61) 4.07 (.58)
Mild SSD 3.55 (.61) 3.1 (.45) 3.38 (1.04) 3.52 (.54)
Moderate SSD 3.07 (1.0) 3.1 (.51) 3.44 (.93) 3.17 (1.0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SD= speech sound disorder.

Figure 1. The results of the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SD= speech sound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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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wo-way repeated ANOVA results of the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

df Sum of squares Means square F

Group 2 10.344 5.172 5.831**
Grade 3 3.182 1.061 3.057*
Group * Grade 6 2.128 .355 1.022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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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학년에 따른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차이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 초등학교 1-4학년에 따

른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점수의 기술통계는 Table 4, Figure 2

에 제시하였다. 1학년을 제외하고 2-4학년에 걸쳐 일반 집단의 대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학년에 따라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

VA)을 실시한 결과, 학년(F=4.975, p< .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

하였고 집단(F=2.418, p>.05) 및 집단과 학년(F=1.904, p>.05)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집단과 학년에 따른 주요생활영역 차이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 초등학교 1-4학년에 따

른 주요생활영역 점수의 기술통계는 Table 6, Figure 3에 제시하였

다. 전 학년에 걸쳐 일반 집단의 주요생활영역 평균 점수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학년에 따라 주요생활영역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F=7.959, p< .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학년(F=  

2.246, p>.05) 및 집단과 학년(F=1.127, p>.05)에 따른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

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일반 집단은 경도 말소리장애 집단,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참여의 차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학습과 지식적용, 주요

생활영역에서 일반 집단은 말소리장애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대

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결

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학습과 지식적용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문해 기술, 수학

적 연산능력, 주의력과 같은 기술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행동과 관

Figure 2.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 relationship.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SD= speech sound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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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wo-way repeated ANOVA results of the interaction & relationship

df Sum of squares Means square F

Group 2 3.582 1.791 2.418
Grade 3 3.729 1.243 4.975**
Group * Grade 6 2.854 .476 1.904

**p < .0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interaction & relationship

Group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TD 3.81 (.71) 3.58 (.45) 4.05 (.54) 3.97 (.60)
Mild SSD 3.87 (.55) 3.16 (.29) 3.13 (.81) 3.65 (.58)
Moderate SSD 3.76 (.66) 3.38 (.65) 3.29 (.85) 3.78 (4.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SD= speech sound disorder.

Figure 3. The results of the major life.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SD= speech sound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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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life

Group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TD 4.06 (.55) 3.91 (.66) 4.30 (.64) 4.32 (.59)
Mild SSD 3.74 (.60) 3.31 (.78) 3.00 (1.00) 3.68 (.73)
Moderate SSD 3.35 (.86) 3.45 (.90) 3.41 (1.02) 3.96 (.67)

Table 7. Two-way repeated ANOVA results of the major life

df Sum of squares Means square F

Group 2 12.431 6.216 7.959**
Grade 3 3.039 1.013 2.246
Group * Grade 6 3.051 .508 1.127

**p < .01.



https://doi.org/10.12963/csd.231004 https://www.e-csd.org    753

학령전기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른 학령기(초등학교 1-4학년) 활동, 참여 발달 차이  •  서은영

련된 영역으로 정의된다. 연구결과, 일반 집단의 학습과 지식적용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집단과 학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지만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사

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1학년과 4학년에 일반 집단은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기와 고학년 시기에 몇 가지 말소리를 산출하

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미한 말소리장애보다 다양한 말소리 산

출 문제를 보이는 심각한 말소리장애의 경우 학습과 지식적용에 어

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학습과 지식적

용 능력과 관련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이 음운인식, 읽기, 철자지식

을 포함하는 문해 기술이나 수학적 연산 능력, 주의집중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며(Fazio, 1999; Hauner, Shriberg, Kwiat-

kowski & Allen, 2005; McGrath et al., 2008; Nathan et al., 2004a; 

Nathan, Stackhouse, Goulandris, & Snowling, 2004b; Tomblin, 

Zhang, Buckwalter, & Catts, 2002) 말소리장애 아동의 이러한 기

술들은 언어장애 동반 여부, 오류패턴의 유형, 심각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rrivee & Catts, 1999; Lewis et al., 2007; Young et 

al., 2002). 말소리 산출 문제의 심각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소리

를 산출하는 데 오류를 보이는 경미한 말소리장애보다 말소리 산

출 오류가 다양하고 비일관적이며 음운표상, 음운기억을 포함하는 

음운처리상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음운인식, 읽기 등에 어

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Dodd, 1995; Leitao, Fletcher, & Hog-

ben, 2000) 말소리장애 아동이 언어문제를 동반한 경우 문해 기술

에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Leitao & Fletcher, 2004; Nathan et 

al., 2004a). 말소리 산출 능력과 읽기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읽기는 

음운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음운처리상의 문제는 읽기, 말소리 

산출 문제와도 관련이 크다(Gallangher, Frith, & Snowling, 2000; 

Pennington & Lefly, 2001). 학년에 따른 학습과 지식적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1학년과 4학년에 심각한 말소리 산출 문제를 보이는 아

동이 일반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학습과 지식적용에 어려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점과 

고학년 시기에 학습과 지식적용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Apel & Lawrence, 2011). 학령기에 아동이 수행해야 할 학습

과 관련된 과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과제의 양, 종류, 난이도 등

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말소리장애 아동의 학습과 지식적용 능력의 종단적인 발달 양상은 

말소리장애 회복 여부, 언어장애 동반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말소리장애를 회복한 경우보다 지속적인 말소리 산출 문제를 

보이는 경우 문해 기술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Lewis et 

al., 2019).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말소리장애 아동의 언어문제 

동반 여부, 말소리장애의 회복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학습

과 지식적용과의 종단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인상호작용 및 대인관계는 또래, 교사, 가족 구성원, 낯선 사람

과 관련된 행동으로 정의되며 연구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말소리 산출 문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상반된 결과는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의나 

영역, 측정하는 도구 등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

동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교사가 평정한 결과로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 실제 아동이 보고하는 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소리장애 아동이 언어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또

래와 상호작용하거나 또래에게 인지도를 얻는 등에서 어려움을 보

일 수 있다(Robertson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 산출 문

제를 보이는 대상만을 포함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언어장애 동

반 여부 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주요생활영역은 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활동과 관련된 영역으

로 정의되며 연구결과, 일반 집단은 경도 및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

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말소

리 산출 문제뿐 아니라 경미한 말소리 산출 문제도 학교 교육과 관

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말소리장

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영역의 수행을 살펴본 연구

들은 말소리 산출 문제가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문해 기술, 사회 

및 정서적 건강,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Cabbage, Farquharson, & Hogan, 2015; 

Felsenfeld, Broen, & McGue, 1994; Hithcock, Harel, & Byun, 2015; 

Larrivee & Catts, 1999; McCormack, McLeod, Mcallister, & Har-

rison, 2009; Preston & Edwards, 2007; Preston, Hull, & Edwards, 

2013). 말소리장애 아동의 부모나 교사는 어떠한 교육이나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학업적 성취에 대

해 우려를 보이며 말소리 산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 학

교에 진학했을 때 학업적 성취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McCabe, 2005; Overby et al., 2007). 학교에서의 교육적 수행은 복

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 자

존감, 행동 발달, 사회 및 정서적 건강, 학급에서 구어적인 활동에 

참여하려는 아동의 의지 등이 포함된다(Dublinske, 2002). Thom-

as (2016)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교육적 수행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

구가 학업적 기술만을 포함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행동, 감정의 

발달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의 기술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도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소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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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문제와 학업적 기술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을 포함하는 전반

적인 발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

와 협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소리 산출 능력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삶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

펴보고자 하였으며 말소리장애 아동은 문해 기술, 수학적 연산 능

력, 주의력과 같은 기술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행동이나 학교 교육

과 관련된 활동에서 일반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도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소리 산출 문제뿐 아

니라 이후 보일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를 보일 수 있

는 영역을 확인하고 중재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아동패널에 포함된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

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전체 말소리장애 아동이 62명이었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습과 지식적용,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주요생활 영역의 모든 하위 문항에 응답한 경우가 전체 

14명으로 데이터 손실이 비교적 컸으며 심각도에 따라 하위 유형으

로 분류하였을 때 각 하위 집단별로 7명만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연구대상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종

속변수 중 학습과 지식적용,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점수가 1학

년에서 2학년으로 갈수록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

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발달과 학업 성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또래와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교사나 또래와의 친밀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시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거쳐 어떠한 양상을 보이

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활동, 참

여의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가 직접 평

정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교사는 연령이 동일한 다른 아동의 수행

과 평정 대상 아동의 수행을 직접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러

한 교사 평정에 의한 결과가 아동의 실제 수행과 어떠한 관계를 보

이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습과 지

식적용,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주요생활영역에 많은 하위 영역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하위 영역별로 어떤 영

역에서 기인한 차이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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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pplying knowledge

하위 영역 

문항 내용

“다음은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o o(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o o(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①-하위 20% 이내, ②-하위 21-40%, ③-중간 50% 내외,④-상위 21%-40%, ⑤-상위 20% 이내

읽기 1-2학년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3-4학년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쓰기 1-2학년 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3-4학년 문단을 이해하고 글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수학 1-2힉년 수세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덧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3-4학년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분수와 소수를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곱셈과 나눗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전반 학업(1-4학년)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주의집중(1-4학년)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역점수화). (① - ② - ③ - ④ - 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듣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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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Interaction & relationship

하위 영역 

문항 내용
“다음 문항은 o o(이)의 학교 적응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o o(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아동-또래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① - ② - ③ - ④ - ⑤)

   상호작용 친구를 잘 도와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학년) 친구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 하는 인기 있는 아이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① - ② - ③ - ④ - ⑤)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아동-교사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역점수화) . (① - ② - ③ - ④ - ⑤)

   상호작용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학년)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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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Major life

하위 영역 

문항 내용
“다음 문항은 o o(이)의 학교 적응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o o(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학교생활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① - ② - ③ - ④ - ⑤)

   적응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학년)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① - ② - ③ - ④ - ⑤)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자기 물건 정리를 잘하고 교실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① - ② - ③ - ④ - ⑤)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학업수행 매사에 의욕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적응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학년)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① - ② - ③ - ④ - ⑤)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① - ② - ③ - ④ - ⑤)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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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령전기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른 학령기(초등학교 1-4학년) 활동, 참여 발달 차이

서은영 

아이봄계양아동발달센터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소리 산출 능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시점인 1학년부터 고학년이 되는 시

기인 4학년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참여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

패널에 포함된 7차년도(2014년, 6세)-11차년도(2018년, 10세)에 수집한 종단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7차년도의 발화검

사 결과에 따라 세 집단(일반 집단, 경도 말소리장애 집단, 중도 말소리장애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활동, 참여는 학습과 지식적용, 대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주요생활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가 평정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결과: 학습과 지식

적용,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주요생활영역에서 일반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학습과 지식적용, 주요생활영역에서 일반 집단은 

말소리장애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말소리장애 아동은 문해 기술, 수학

적 연산능력, 주의력과 같은 기술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행동과 관련된 영역뿐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도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도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소리 산출뿐 아니라 이후 보일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중재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핵심어: 말소리장애, ICF-CY, 학령기 활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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