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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1)책략은 과제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노력이 요구되

며, 의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인지적 조작을 

말한다(Bjorklund, 2000; Bjorklund & Coyle,

1995). 이러한 기억 책략은 우리의 일상 생활

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매순간 경

험하게 되는 자극들 중 필요한 자극들을 의

미있는 정보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는 효율적이고 정교화된 기억 책략이 요구된

다. 특히 수많은 정보와 접하게 되는 현대 사

회에서는 문제해결이나 인지 과정에서 기억 

책략이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된다(Bjorklund

& Douglas, 1997).

기억 발달 과정에서 책략은 아동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다양하고 효율적인 책략으로 

변화한다. 나이든 아동은 기억 책략을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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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교화 책략 훈련 효과 및 이용결여 현상

박 영 아 최 경 숙

서정대학 유아교육과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정교화 책략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효과를 살펴보고, 정교화 책략을 획득해가는 과정에

서 이용결여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 3, 5학년 각 학년에

서 30명씩 총 90명으로서 각 학년에서 동수로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 배정하였다. 연구 결

과, 정교화 책략 사용을 통하여 훈련 집단 아동이 통제 집단 아동보다 회상 수준에 향상을 보임으

로써 책략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책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는 연령차가 있었는

데 3학년과 5학년은 4시행까지 정교화 책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반면, 1학년은 4시행에서 정교화 

책략 사용 수준이 매우 낮았다. 한편, 5학년은 훈련 이후부터 4시행까지 정교화 책략 사용과 회상 

수준이 높아 정교화 책략이 과제 수행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3학년은 

4시행까지 정교화 책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나 4시행에서의 회상 수준은 기초선 수행 수준과 차

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3학년에서 나타난 정교화 책략 사용의 비효과성을 이용결여 측면에서 해석

하였다.

주요어：정교화 책략, 쌍연합, 이용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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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사고 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과제 수행이 증

가하는 반면, 어린 아동의 경우 책략을 자발

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낮은 

과제 수행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린 아

동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억 책략 훈

련과 같은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억 연구에서 책

략 훈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여러 책략에 걸

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책략 훈련 연구는 시

연 책략(Cox, Ornstein, Naus, Maxfield, &

Zimler, 1989; Flavell, Beach, & Chinsky, 1966;

Ornstein, Naus, & Liberty, 1975)이나 조직화 

책략(Bjorklund, Schneider, Cassel, & Ashley,

1994; Lange, Guttentag, & Nida, 1990; Lange

& Pierce, 1992; Sodian, Schneider, & Perlmutter,

1986)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져 왔다. 이에 반해 정교화 책략은 책

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70,

80년대에 수행된 논문들을 발견할 수 있으나 

취학 전 아동이나 1, 2학년과 같은 저학년 아

동을 훈련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몇 연구에 

불과하다(Levin, McCabe, & Bender, 1975;

Pressely & Levin, 1980; Rohwer & Bean,

1973).

기억 책략들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이며 다

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온 정교화 

책략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항목들을 연

결시켜 이미지나 문장 또는 단어와 같은 표

상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억 책략을 말한다

(Bjorklund & Douglas, 1997). 정교화 책략은 

시각적 정교화와 언어적 정교화로 구분된다.

시각적 정교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심상으로

서 기억해야 하는 항목들을 하나의 심상으로 

묶어 머리 속으로 떠올리는 방법이며, 언어적 

정교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문장 형성으로서 

항목들을 한 문장으로 의미있게 연결짓는 방

법이다(Pressley, 1982).

시각적 정교화의 경우 아동에게 심상을 산

출하도록 훈련시킨 결과, 훈련의 효과가 1학

년 가량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6학년까지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ressley & Levin, 1977a, 1980). 시각적 

정교화 훈련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

이 심상 산출이 기억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과제에 따라서

는 심상 산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

히 생소한 과제를 기억해야 할 때에는 내적

인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 아동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과제 학습시에 심상 책략의 대안으로서 언어

적 정교화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Pressley, 1982). 더구나 취학 전 아동들

은 심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단서

를 필요로 하지만 언어적 정교화는 특별한 

촉구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도 쉽게 학습할 

수 있었다. 이는 언어적 정교화가 시각적 정

교화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언어적 정교화 훈련이 취학 전 아동

이나 저학년 아동에게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Levin et al., 1975).

언어적 정교화 훈련 연구에서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되는 두 단어를 의미가 통하도록 

연결지어 문장으로 만들도록 교수하였다. 그 

결과, 저학년(Rohwer & Bean, 1973) 뿐 아니

라 취학 전 아동(Levin et al., 1975)에서도 훈

련 집단의 아동들이 통제 집단의 아동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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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교화 책략 훈련 연구들

은 책략 훈련에 따른 책략 사용 능력과 기억 

수행의 향상을 밝히고는 있다. 그러나 이 연

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

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책략 훈련 실시에 

앞서 아동의 기초선 수행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이 정교화 책략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훈련 효

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기존의 정교화 책략 훈련 연구

는 거의 대부분 단일 시행을 통해 훈련 전후

의 정교화 책략 사용과 회상 수준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책략 습득 및 사용의 변화 과정을 밝히지 

못했다. 또 하나는, 정교화 책략 이외의 다른 

책략 훈련 연구들에서는 훈련받은 책략이 지

속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연 

시간 경과 후에 추가적인 시행을 실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교화 책

략 훈련 연구에서는 훈련받은 정교화 책략을 

지연 시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

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정교화 책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 이후에 수행된 기억 연구들은 책략

발달 과정상에 이용결여 단계가 있음을 밝혀

왔다(Bjorklund, 2000). 이용결여란 아동 스스

로 책략을 산출하여도 책략의 사용이 기억 

수행을 증가시키지 않는 현상으로서, 책략 사

용을 통해 기억이 향상되는 효율적인 책략 

사용 단계에 앞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단계를 의

미한다(Miller, 1990).

이용결여 개념은 이후 책략 훈련 연구에도 

적용되어, 책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

는 아동으로 하여금 책략을 사용하도록 훈련

시켰으나 책략 사용이 회상의 향상을 수반하

지 않는 현상에도 그 개념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Bjorklund & Coyle, 1995). 예를 들어,

Bjorklund, Miller, Coyle과 Slawinski (1997)는 

책략 훈련 결과 책략 사용이 증가하여도 기초선 

수행(Bjorklund et al., 1994; Lange & Pierce,

1992)이나 통제 집단(Bjorklund et al., 1994)과 

비교해 볼 때 회상이 향상되지 않거나, 다른 

연령대의 아동들이 같은 수준의 자발적인 

책략 산출 능력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회상 

수준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는(Bjorklund &

Harnishfeger, 1987) 이용결여의 형태를 구분하

였다.

이용결여에 관한 연구들은 책략 사용에서 

이용결여 현상이 과제에 따라 서로 다른 연

령대에 나타나며(Miller, Seier, Barron, & Probert,

1994), 자발적이든 훈련을 통해서든 책략 사

용이 기억 수행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Baker-Ward, Ornstein,

& Holden, 1984; Bjorklund & Harnishfeger,

1987). 이러한 이용결여 연구는 선택적 주의 책

략(Miller et al., 1994; Miller, Woody-Ramsey,

& Aloise, 1991; Woody-Ramsey & Miller,

1988)이나 조직화 책략(Bjorklund, Coyle, &

Gaultney, 1992; Bjorklund et al., 1994; Coyle

& Bjorklund, 1996, 1997; Lange & Pierce,

1992)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정교화 

책략에 있어서는 이용결여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 연구는 없으나, 책략 훈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Bjorklund 등(1997)의 연구 

결과 정교화 책략 사용에서도 이용결여라고 

보여질 수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Dic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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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e(1984)의 연구에서 2학년 훈련 집단은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

제 집단과 회상에 차이가 없었으며, Beuhring

과 Kee(1987a)의 연구에서는 5학년과 12학년

에서 정교화 책략 훈련 결과 두 학년 모두 책

략을 사용하였지만 회상의 증가는 12학년에

서 보다 높았다. 이같은 결과들은 정교화 책

략 사용이 회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단계

가 정교화 책략 사용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교화 책략 발

달 과정에서도 어린 아동들이 책략 훈련을 

통해 정교화 책략을 처음 습득하여 사용할 

때 이용결여가 나타나는지, 만약 이용결여가 

나타난다면 어느 연령에서, 그리고 어떤 형태

로 나타나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정교화 책략은 다른 책략들에 

비해 보다 주의 집중이 요구되며 의식적인 

노력과 의도적인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특징

이 있기 때문에 과제 학습에 매우 효율적이

며, 어떤 문제해결 과제에서도 활용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정교화 책략은 아동에게 생

소하고 지식기반과 무관한 과제에서도 과거 

지식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

용한 책략이라 할 수 있다(Guttentag, 1995; Kee

& Davies, 1990; Pressley, 1982; Rohwer, 1973).

이같은 정교화 책략의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책략 교수를 통해 아동이 정교화 책략을 효

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는 훈련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정교화 책

략 훈련을 통한 기억 수행의 변화를 면밀하

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정교화 책략 훈

련의 효과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

선 수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억 수행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미시발생적 연구 

방법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미시발생적 연구 

방법은 기억 책략 발달의 변화 과정을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추적해서 살펴보는 방법으로

서 최근 들어 기억 책략 연구들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신혜은, 2001; Coyle & Bjorklund,

1996; Schlagmüller & Schneider, 2002; Schneider &

Sodian, 1997).

본 연구에서도 자발적으로 정교화 책략을 

산출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책략을 사

용하도록 훈련을 하고, 이후 시행이 반복되면

서 책략 사용 및 회상 수준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시발생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교화 책략 

훈련 후 아동이 훈련받은 책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연 시간 후 시행을 통

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정교화 책략

을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알려진 5학년(Beuhring

& Kee, 1987b)과 자발적으로 정교화 책략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책략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책략을 사용할 수 있었던 3학년(Rohwer

& Bean, 1973)과 1학년(Pressely & Levin,

1980)을 대상으로 정교화 책략 훈련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시발생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교화 책략 사용 및 기억 수행에

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다시 말해, 첫째 정교화 

책략 훈련의 효과가 연령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둘째 정교화 책략 

훈련 실시 후 아동의 정교화 책략 사용에서 

이용결여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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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학년(3: 초등학교 1,

3, 5학년) × 처치조건(2: 훈련, 통제) × 시행

(4)으로서 학년과 처치조건은 피험자간 변인

이며, 시행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처치조건

은 정교화 책략 훈련을 받은 집단과 통제 집

단이었다.

종속 변인은 회상 수와 정교화 책략을 사

용한 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M 초등학교

에 다니는 1학년(평균연령=6.3세)과 3학년(평

균연령=8.3세), 그리고 5학년(평균연령=10.3

세)으로서 정교화 책략 훈련 집단과 통제 집

단에 각 15명씩 총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정교화 책략을 자발적으로 사용

하지 못하거나 정교화 책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아동이 

정교화 책략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를 판별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과제를 소리내

어 학습하도록 하여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였

다. 또한, 아동이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지 않

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억 검사 실시 

후 학습시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와 그 

밖에 또 어떤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탐문하였다.

그 결과, 처음 1시행에 참여한 아동은 1학

년 34명, 3학년 39명, 5학년 60명 등 총 133명

이었으나, 1학년 중 4명, 3학년 중 9명, 5학년 

중 30명이 자발적으로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

여 학습하였거나 정교화 책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아동들을 연

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1시행에서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교화 책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동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지능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

여 WISC-Ⅲ 언어성 지능검사(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의 공통성 소검사와 어휘 소검

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년 내에서 집단간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

과, 1학년 훈련 집단(평균=27.40)과 통제 집단

(평균=24.87)간, 3학년 훈련 집단(평균=26.20)

과 통제 집단(평균=25.80)간, 그리고 5학년 훈

련 집단(평균=26.13)과 통제 집단(평균=24.73)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도구

쌍연합 과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관련 없는 두 

단어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단어쌍 목록이었

다. 관련 없는 단어쌍이란 ‘물고기-휴지’와 같

이 두 단어가 무관하여 한 단어를 듣고 나머

지 단어를 연상해내기 어려운 단어쌍을 말한

다(Kee & Davies, 1990).

단어쌍 목록의 구성은 선행 연구들(Kee &

Davies, 1988, 1990, 1991; Kee & Guttentag,

1994; Rohwer, Rabinowitz, & Dronkers, 1982)

에서 사용된 관련 없는 단어쌍들을 우리나라

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수정하고, 이와 

더불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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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사한 현대 한국어 어휘 빈도 조사 자

료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참고로 하였다.

그런 다음, 단어쌍 목록에 들어있는 단어들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1

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의 이해 수준을 벗

어난 일부 단어들을 교체하였다.

한 목록에는 모두 10개의 단어쌍이 포함되었

으며, 4번의 시행 각각에서 다른 단어쌍들로 모

두 4개의 목록을 구성하였다(표 1 참조). 또한 

훈련용 목록으로서 10개의 단어쌍들을 별도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5개는 관련 있는 단어쌍이

었으며 나머지 5개는 관련 없는 단어쌍이었다.

훈련용 목록에 관련 있는 단어쌍을 포함시킨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정교화 책략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언어성 지능 검사

본 연구 대상 아동들간의 언어성 지능에 

있어서의 차이를 동질화시키기 위하여 WISC-

Ⅲ의 공통성 소검사와 어휘 소검사를 실시하

였다.

공통성 소검사는 구두로 제시되는 단어쌍 

낱말간의 공통성을 설명하는 검사로서 총 19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휘 소검사는 

구두로 제시되는 어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

는 검사로서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곽금주 외, 2001).

책략 훈련 연구에서 언어성 지능 검사를 

실시한 연구로서 Kurtz와 Borkowski(1984)의 

연구에서는 어휘 소검사를, Bjorklund 등

(1994)의 연구에서는 상식 소검사와 어휘 소

검사를 실시하여 지능과 책략 사용간의 관계

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

제가 두 단어로 제시되는 쌍연합 과제라는 

점에서 두 단어간 공통성을 찾도록 하는 공

통성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두 검사의 반

응 측정은 WISC-Ⅲ의 검사 요강에 따랐다.

완충과제

각 시행에서 과제 제시 후에 최신 효과와 

연습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과제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완충과제는 6

개의 유사한 그림 중에서 표적 그림과 일치

시행 단어쌍 목록

시행1
과자-바늘 공원-부채 초코렛-양말 시장-트럭 전화-자전거

호수-빨래 치마-오이 비행기-우표 책상-빗자루 지갑-커텐

훈련
사자-정글 농장-가축 상점-선물 흰눈-언덕 소풍-도시락

책상-쥬스 달력-창문 볼펜-휴지통 택시-가방 사진-꽃병

시행2
농부-고양이 운동장-얼음 이빨-신문 벽돌-손수건 참외-필통

나비-봉투 지하철-통조림 마당-숙제 바위-학교 비둘기-설탕

시행3
안경-거미 운동화-나팔 인형-사탕 강아지-걸레 장갑-소금

시소-사과 하마-그네 부엌-우주 화살-식탁 라디오-토끼

시행4
방송국-망치 피리-휴지 참새-수첩 선물-의자 수건-창문

컴퓨터-화분 신문-바지 교회-까치 계란-비누 모래-나뭇잎

표 1. 각 시행에서 사용된 단어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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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고르도록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검

사(Matching Familiar Figure Test)’였다. 네 차

례 시행 각각에서 제시된 그림은 모두 다른 

그림들로서 제시 시간은 30초였으며, 이 검사

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평정하지 않았다.

연구절차 및 분석

예비 실험

본 실험에 앞서 연구 도구와 실험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

보기 위하여 1, 3, 5학년 각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1학년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이 단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았는데, 그 결과 아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난 몇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로 교

체하였다. 이와 함께 두 단어를 연결지어 문

시행 실시
시기 목적 실시 내용

1시행

정교화 책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교화 

책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

동을 연구대상으로 선별하고

자 하였음.
또한, 연구 대상 아동의 기

초선 수행을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지능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음.

과제를 제시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시에 떠오르는 것을 소

리내어 말하도록 하였음. 이 때, 아동이 제시된 10개 단어쌍 

중에서 단 한 쌍에 대해서라도 두 단어를 연결지어 문장을 형

성한 경우 정교화 사용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Pressley, 1982). 그 다음, 기억 검사를 실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였는지, 또 그 밖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 학습할 수 있는

지를 질문하였음.
과제 수행시에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

교화 책략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을 대상으

로 WISC-Ⅲ 언어성 지능 검사 중 공통성 소검사와 어휘 소검

사를 실시하였음.

훈련

1시행

실시

1일후

훈련 집단을 대상으로 정교

화 책략을 교수하고자 하였

음.

훈련 집단에게 정교화 책략 사용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훈련

용 단어쌍들을 사용하여 문장 정교화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준 후, 아동 스스로 정교화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2시행

훈련

실시

직후

훈련 직후 나타나는 정교화 

책략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음.

훈련 집단에게는 과제 제시에 앞서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여 학습하

도록 환기시킨 다음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통제 집단에게는 과제 제시에 앞서 책략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음.

3시행

2시행

실시

직후

연속적인 시행에서 정교화 

책략 훈련의 효과가 지속적

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음.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책략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하

지 않고 동일한 절차를 사용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4시행

3시행

실시

3일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교

화 책략 훈련의 효과가 지속

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음.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책략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하

지 않고 동일한 절차를 사용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표 2. 각 시행별 실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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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 1학년도 

서로 관련 없는 두 단어들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본 실험은 1개월 동안, 각 아동별로는 5일간

에 걸쳐 실험이 진행되었다. 본 실험을 4차례의 

다중 시행으로 설계한 것은 미시발생적 연구 절

차에 근거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책략 사용 및 

효율성의 변화를 측정한 조직화 책략 연구들

(Bjorklund et al., 1994; Lange & Pierce, 1992)

의 실험 설계에 기초한 것이다.

본 실험의 1시행은 기초선 수행을 알아보

기 위한 시행이었으며, 그 후 훈련 집단에게 

정교화 책략 훈련을 실시한 다음 2시행과 3

시행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정교화 책략

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지연 검사로서 4시

행을 실시하였다.

각 시행별 실시 내용은 표 2와 같았다.

우선 실험에 앞서 아동에게 단어 기억하기 게

임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어쌍을 들으면 

이를 기억하였다가 이후에 단어쌍 중에서 첫 번

째로 제시된 단어를 실험자가 말해주면 그 단어

와 함께 제시되었던 나머지 단어를 회상하라고 

말해주었다. 그 다음, 본 실험의 목적은 아동이 

과제를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

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Beuhring과 Kee(1987b),

그리고 Guttentag(1984, 1995)의 연구에 기초

해 아동이 단어쌍을 학습할 때 어떤 책략을 

사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으로 하

여금 단어쌍을 학습할 때에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

엇이든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는 것(think

aloud)’을 강조하였다. 그 후 단어쌍을 카세트 

테잎을 통해 제시하였는데, 한 단어쌍을 들려 

준 다음에는 15초 간격을 둔 후 그 다음 단어

쌍을 들려주었다. 실험자는 15초 간격 동안 

아동의 학습시 반응을 모두 기록하였다. 과제 

제시가 모두 끝나면 30초간 완충 과제를 실

시한 후, 단어쌍에서 첫 단어를 단서로 제시

하여 그 단어와 함께 제시되었던 두 번째 단어를 

회상하도록 하였다. 이 때 아동이 반응을 하

지 않으면 잘 기억해보라고 말해주고, 그 후 

15초 동안에도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어를 

제시하였다.

훈련 절차

정교화 책략 훈련 연구들(Beuhring & Kee, 1987a;

Kestner & Borkowski, 1979; Rohwer et al.,

1982)에 기초하여 훈련 집단에게 2시행 실시

에 앞서 정교화 책략 훈련을 실시하였다. 우

선, 아동에게 단어쌍을 잘 기억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반복해서 읽

는 것보다 두 단어를 의미가 통하도록 연결

시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기억이 잘 된

다고 말해주었다. 그 다음 훈련용 단어쌍들을 

제시하였는데, 아동에게 정교화 책략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관련 있는 단어쌍들을 

먼저 제시한 다음 관련 없는 단어쌍들을 제

시하여 훈련하였다. 관련 있는 단어쌍과 관련 

없는 단어쌍은 각각 5개로 구성하였으며, 5개 

단어쌍 중 2개는 실험자가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줄 때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3개는 아동

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장을 만들도록 할 때 

사용하였다. 단어쌍 제시 방법은 실험자가 말

해주는 것이었고, 한 단어쌍에 대한 문장 정

교화 형성이 끝난 후 다음 단어쌍을 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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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실험자의 설명 및 시범은 제시된 두 단어

를 천천히 말하고 어떻게 두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의미있게 묶을 수 있을지 생각한 다

음 문장으로 표현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었다. 예를 들어, “사자, 정글. 사자라는 단어

와 정글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는 방법은 두 단어를 연결해서 뜻이 

통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야. 사자라

는 단어와 정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하면서 ‘사자가 정글에 

살고 있다’처럼 문장으로 묶으면 더 기억이 

잘 될 거야”라고 말해 주었다. 실험자가 시범

을 보인 다음에는 아동으로 하여금 실험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 “상점이라는 단어와 선물이라

는 단어가 있어. 두 단어를 연결시켜 문장으

로 만들면 기억이 더 잘 된다고 했었지? 상점

과 선물을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가 혼

자 해 볼 수 있겠니?”라고 말해 주었다.

정교화 책략 훈련 결과, 3학년과 5학년 뿐 

아니라 1학년도 관련 있는 단어쌍과 관련 없

는 단어쌍에 대하여 문장 정교화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년과 3

학년, 그리고 5학년 아동이 형성하는 문장의 

내용이나 형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응 측정

회상 수는 회상 검사에서 실험자가 단어쌍

의 첫 번째 단어를 제시하였을 때 아동이 정

확하게 반응한 두 번째 단어의 개수로서 점

수 범위는 0점에서 10점까지였다. 또한 정교

화 수는 단어 목록을 소리내어 학습할 때에 

1시행           2시행           3시행            4시행           전체

M(SD) M(SD) M(SD) M(SD) M(SD)

회

상

1학년  훈련 1.20(1.01) 5.33(2.19) 3.87(2.13) 2.67(1.76) 3.27(2.36)
통제 1.07( .80) 3.00(1.36) 2.33( .98) 2.80(1.52) 2.30(1.39)

3학년  훈련 2.67(2.32) 6.33(2.44) 5.53(2.13) 4.53(2.70) 4.77(2.72)
통제 2.33(1.63) 3.13(1.60) 2.80(2.27) 1.73(1.28) 2.50(1.77)

5학년  훈련 3.60(2.20) 7.60(1.88) 6.33(2.06) 6.33(3.09) 5.97(2.72)
통제 3.53(2.00) 4.20(1.90) 4.07(1.58) 2.80(2.60) 3.65(2.07)

전체   훈련 2.49(2.14) 6.42(2.33) 5.24(2.31) 4.51(2.94) 4.67(2.82)
통제 2.31(1.83) 3.44(1.69) 3.07(1.81) 2.44(1.91) 2.82(1.86)

정

교

화

1학년  훈련 .00( .00) 8.67(2.26) 4.80(4.80) 1.40(3.07) 3.72(4.51)
통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학년  훈련 .00( .00) 9.00(2.07) 6.73(4.06) 4.87(4.55) 5.15(4.58)
통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학년  훈련 .00( .00) 8.93(1.22) 7.93(2.81) 7.00(3.68) 5.97(4.24)
통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훈련 .00( .00) 8.87(1.87) 6.49(4.10) 4.42(4.40) 4.94(4.52)
통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3. 학년, 시행, 처치조건에 따른 회상 수와 정교화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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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가 기록한 반응 내용을 토대로 하여,

두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킨 단어쌍

의 개수로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0점까지

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년별, 시행별, 처치조

건별 회상과 정교화 책략 사용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

시하였고, 단순 주효과 분석과 사후검증으로 

Tukey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각 학년에서 

언어성 지능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전체

학년과 시행, 그리고 처치조건에 따른 회상 

수와 정교화 책략 사용 수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표 3과 같으며, 학년, 시행, 처치조건에 

따라  M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상과 정교화

는 학년, 시행, 처치조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회

상은 시행과 처치조건간, 그리고 학년과 처치

조건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또한 정교화는 모든 상호작용이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정교화에서는 시행, 학년, 처

치조건간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난 반면, 회상에서는 시행은 포함되지 않았

으나 학년과 처치조건간 상호작용이 유의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정교화 책략 사용의 

변화에 따라 회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

점을 맞추었으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정교

화 책략의 3원 상호작용 결과와 회상에서의 

학년과 처치조건간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정

효과 종속변인 Pillai's Trace 단변인 F 자유도 유의도 ƞ²

학년 회상 .17*** 31.89*** 2/336 .000 .16
정교화 9.16*** 2/336 .000 .05

처치조건 회상 .61*** 79.17*** 1/336 .000 .19
정교화 517.76*** 1/336 .000 .61

시행 회상 .42*** 26.69*** 3/336 .000 .19
정교화 74.99*** 3/336 .000 .40

학년 × 시행 회상 .07* .42 6/336 .863 .01
정교화 3.14** 6/336 .005 .05

학년 × 처치조건 회상 .06*** 4.52** 2/336 .009 .03
정교화 9.16*** 2/336 .000 .05

처치조건 × 시행 회상 .41*** 8.14*** 3/336 .000 .07
정교화 74.99*** 3/336 .000 .40

학년 × 처치조건 × 시행      회상           .06* 1.37 6/336 .227 .02
정교화 3.14** 6/336 .005 .05

***p<.001, **p<.01, *p<.05

표 4. 학년, 시행, 처치조건에 따른 MANOV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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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와 회상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단순 주효

과 분석과 Tukey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처치조건

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정교화 책략을 

훈련시켰을 때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책략 훈련

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에 따

른 차이도 유의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수행에 변화를 보였다. 또, 학년에 따라서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수행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각 학년별로 시행과 처치조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학년

1학년에서의 시행에 따른 처치조건별 정교

화 책략 사용과 회상의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각 시행에서의 처치조건별 정교화 책략 사

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훈련 후 2

시행(F(1, 28)=221.12, p<.001)과 3시행(F(1, 28)

=15.01, p<.01)에서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처치조건별 

시행에 따른 정교화 책략 사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통제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F(3, 56)= 23.91, p<.001. 훈련 집

단에서의 시행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ukey

검증 결과, 1시행과 2시행(p<.001), 1시행과 3

시행(p<.001), 2시행과 3시행(p<.01), 그리고 2

시행과 4시행(p<.001)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또한, 각 시행에서 처치조건별 회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훈련 전 1시행에서는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훈련 후 

2시행(F(1, 28)=12.25, p<.01)과 3시행(F(1, 28)

=6.41, p<.05)에서는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3일 지연 

후인 4시행에서는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처치조건별 시

행에 따른 회상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통제 집단(F(3, 56)=7.85, p<.001)과 훈련 집단

(F(3, 56)=13.74,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시행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Tukey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제 집단에서

는 1시행과 2시행(p<.001), 1시행과 3시행

(p<.05), 1시행과 4시행(p<.01)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훈련 집단에서는 1시행과 2시

행(p<.001), 1시행과 3시행(p<.01), 그리고 2시

행과 4시행(p<.01)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의 정교화 책략 사용과 회상 결과를 

정리해보면,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정교화 

책략 및 회상은 2시행과 3시행에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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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학년의 시행에 따른 처치조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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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훈련 집단은 훈련 후 2시행과 3

시행에서는 정교화 책략을 사용함으로써 회

상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3일 지연 후에 실시

된 4시행에서는 정교화 책략 사용 수준과 회

상 수준이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차이

가 없었으며, 기초선 수행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학년

3학년에서의 시행에 따른 처치조건별 정교

화 책략 사용과 회상의 변화는 그림 2와 같다.

각 시행에서의 처치조건별 정교화 책략 사

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훈련 후 2

시행(F(1, 28)=283.50, p<.001)과 3시행(F(1, 28)=

41.23, p<.001), 그리고 4시행(F(1, 28)=17.17,

p<.001)에서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처치조건별 시행에 

따른 정교화 책략 사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통제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F(3, 56)=21.18, p<.001. 훈련 집단에서의 시

행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1시행과 2시행(p<.001), 1시행과 

3시행(p<.001), 1시행과 4시행(p<.01), 그리고 

2시행과 4시행(p<.01)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또한, 각 시행에서의 처치조건별 회상에 대

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훈련 전 

1시행에서는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훈련 후 2시행(F(1,

28)=18.06, p<.001)과 3시행(F(1, 28)=11.53, p<.01),

그리고 4시행(F(1, 28)=13.21, p<.01)에서는 훈

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각 처치조건별 시행에 따른 회상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통제 집단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 56)=6.49, p<.01.

훈련 집단에서의 시행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한 Tukey검증 결과, 1시행과 2시행(p<.01), 1

시행과 3시행(p<.05)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3학년의 정교화 책략 사용과 회상 결과를 

정리해보면,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정교

화 책략과 회상 차이는 훈련 이후 모든 시행

에서 나타났다. 훈련 집단의 회상 수준을 기

초선 수행과 비교해 보면 2시행과 3시행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정교화 책략 사

용 수준은 기초선 수행과 비교해 보았을 때 2

시행, 3시행, 4시행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4시행에서는 정교화 책략 사용

이 기초선 수행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회상은 기초선 수행과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책략을 자발적으로 산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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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 수행과 비교했을 때 회상 수준에 차

이를 보이지 않는 형태의 이용결여 현상이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Bjorklund et al.,

1997).

5학년

5학년에서의 시행에 따른 처치조건별 정교

화 책략 사용과 회상의 변화는 그림 3과 같다.

각 시행에서의 처치조건별 정교화 책략 사

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훈련 후 2

시행(F(1, 28)=800.59, p<.001)과 3시행(F(1, 28)=

119.14, p<.001), 그리고 4시행(F(1, 28)=54.16,

p<.001)에서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각 처치조건별 시행에 따른 정

교화 책략 사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

과, 통제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

56)=42.92, p<.001. 훈련 집단에서의 시행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ukey검증 결과, 1시행

과 2시행(p<.001), 1시행과 3시행(p<.001), 1시

행과 4시행(p<.001)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또한, 각 시행에서의 처치조건별 회상에 대

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훈련 전 

1시행에서는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훈련 후 2시행

(F(1, 28)= 24.27, p<.001)과 3시행(F(1, 28)=

11.45, p<.01), 그리고 4시행(F(1, 28)=11.51,

p<.01)에서는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처치조건별 시행에 

따른 회상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통

제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 56)=

7.72, p<.001. 훈련 집단에서의 시행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ukey검증을 실시한 결과, 1

시행과 2시행(p<.001), 1시행과 3시행(p<.05), 1

시행과 4시행(p<.05)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5학년의 정교화 책략 사용과 회상 결과를 

정리해보면,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정교

화 책략과 회상의 차이는 훈련 이후 모든 시

행에서 나타났다. 또 훈련 집단의 정교화 책

략 사용 및 회상 수준을 기초선 수행과 비교

해 보았을 때에도 2시행과 3시행, 4시행 모두에

서 기초선 수행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정교화 책략 훈련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책략 사용과 회상의 변화를 통하

여 책략 훈련의 효과를 살펴보고, 정교화 책

략 발달 과정에서 이용결여 현상이 나타나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 3, 5학

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교화 책략 훈련 실시 

0

2

4

6

8

10

1 2 3 4

시행

개수

훈련 집단의 정교화

통제 집단의 정교화

훈련 집단의 회상

통제 집단의 회상

그림 3. 5학년의 시행에 따른 처치조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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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회상을 비교하고, 반복 시행 및 지연 

시간 후의 책략 사용 수준에 따른 회상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교화 책략 훈련의 효과가 학년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정교화 책략 

훈련 실시 이후 아동이 자발적으로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이

용결여 현상이 3학년에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들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교화 책략 훈련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1학년은 훈련 직후인 2시행과 

3시행에서 책략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4

시행에서는 훈련의 효과가 없었다. 즉, 1학년

은 자발적으로 책략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훈련을 통해 2시행과 3시행에서는 책략을 사

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회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4시행에서는 정교화 책략을 산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회상 수준 또한 낮았다.

따라서 1학년에서는 훈련 직후 한정된 시기

에만 책략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Rohwer와 Bean(1973)의 연구에서 1

학년 아동에게 문장 정교화를 형성하도록 훈

련시킨 직후에 회상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같은 연령을 대상

으로 심상 책략을 사용하도록 훈련시켰으나 

회상이 증가하지 않았던 Pressley와 Levin

(198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장 정교화 책략이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1학년 아동의 수행을 향상시

켰다는 점은 언어적 정교화 책략이 어린 아

동의 학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3학년은 훈련 직후 2시행과 3시

행에서 책략 훈련의 효과를 보였으나 4시행

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즉, 3학년은 자발적으

로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훈련

을 통해 2시행과 3시행에서 책략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회상이 증가하였다. 그러

나 4시행에서는 정교화 책략을 산출하였지만 

회상 수준은 기초선 수행과 차이가 없었다. 3

학년의 정교화 책략 훈련의 효과를 1학년과 

비교해보면, 3학년과 1학년 모두 2시행과 3시

행에서 정교화 책략 사용이 증가했다는 점에

서는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3학년은 3

일 지연 후인 4시행에서도 정교화 책략을 지

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1학년과 차이

가 있었다.

그 다음, 5학년은 훈련 후 모든 시행에서 

책략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2, 3, 4시행

에서 정교화 책략을 산출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회상 수준 또한 통제 집단보다, 그리

고 기초선 수행보다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5

학년 아동이 3시행까지의 훈련 후 연속적 시

행에서 뿐만 아니라 3일 지연 후에도 정교화 

책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회상 또한 향

상되었음을 보여준다. 5학년에서의 정교화 책

략 훈련 효과는 Beuhring과 Kee(1987a), 그리

고 Guttentag(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5학년 수준에서는 정교화 책략이 단 한번의 

훈련만으로도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교화 책략 사용과 회상간의 관계에 있어 

Beuhring과 Kee(1987b)의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정교화 책략 사용의 발달은 회상의 

향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ssley와 

Levin(1977b)의 연구에서도 과제 학습시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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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연령과 더불어 

증가했으며, 다른 기억 책략보다 정교화 책략

을 사용하여 학습하였을 때 회상 수준이 가

장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심지어 정교화 책

략을 사용한 5학년이 정교화 책략을 사용하

지 않은 9학년 아동보다 높은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즉,

본 연구 결과 모든 학년에서 통제 집단 아동

들 대부분이 단어쌍 학습시에 시연 책략이나 

누적 시연 책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

학년 통제 집단의 회상은 3학년 훈련 집단보

다, 그리고 3학년 통제 집단의 회상은 1학년 

훈련 집단보다 평균 회상 점수가 더 낮았다.

요약하면, 정교화 책략 훈련은 1학년, 3학

년, 5학년 모두에서 정교화 책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회상 수준을 증가시

킴으로써 훈련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

교화 책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살

펴보면, 1학년은 3일 지연 후 책략 사용이 현

저하게 줄어듦으로써 훈련받은 책략을 지속

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반해, 3학년과 5학년

은 지연 시간이 경과하여도 책략 사용 수준

이 높게 나타나 책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연 시간 후 지속

적인 책략 사용을 통한 회상의 향상은 5학년

에서만 발견되었다.

둘째로 이용결여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 정교화 책략 사용에서 이용결

여로 해석될 수 있는 현상이 3학년에서 발견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결여의 판별 기준은 

Bjorklund 등(1997)의 이용결여 개념에 기초하

였다. 즉, 각 학년에서 훈련 집단 아동들이 

책략 훈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책략을 산

출할 수 있으나 책략 훈련을 받기 이전인 기

초선 수행이나 통제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회상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

우를 이용결여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3학

년에서 책략을 자발적으로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상 수준이 기초선 수행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용결여 현상이 나타났다. 3학

년 훈련 집단 아동들은 책략 훈련 결과 시행

이 반복되면서 책략 사용이 증가하였고 지연 

시행인 4시행까지도 정교화 책략을 지속적으

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4시행에서의 회상 수

준은 기초선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3학년에서의 이용결

여 현상은 조직화 책략 훈련 연구들(Bjorklund

et al., 1992, 1994; Bjorklund & Harnishfeger,

1987)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결여 현상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책략을 산출하기 시작하

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동이 책략

을 처음으로 습득하여 사용할 때 책략 사용

은 서툴고 불규칙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며,

회상 수준이 증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시

적으로 회상 수준이 낮아지기도 한다(Miller

et al., 1994).

이용결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아동의 

제한된 정신적 자원(Miller et al., 1991), 기억

해야 할 항목에 대한 지식의 부족(Bjorklund &

Coyle, 1995), 그리고 상위기억(Bjorklund et al.,

1997)을 들 수 있다. 이용결여를 나타내는 아

동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책략이 회상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인식하

지 못하거나 책략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는 

책략이 수행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아동들은 책략이 과제 

수행에 효과를 보일 때까지 그 책략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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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다. 이 때 나타나는 특성이 이용결여로

서 다시 말해, 이용결여 단계에 있는 아동들

은 비효과적인 책략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연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지적 기술이 향상

되어 그 결과 책략이 마침내 효율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용

결여는 책략 발달 과정상에서 효율적인 책략 

사용 단계로 나아가는 데 적응적 가치를 가진

다고 볼 수 있다(Bjorklund & Green, 1992).

본 연구는 정교화 책략 훈련을 실시하고 

다중 시행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 책

략 사용에 있어 뚜렷한 발달적 경향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1학년은 

책략 훈련 실시 이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시

행에서는 책략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회상 

또한 증가하였으나, 지연 시행에서는 책략 사

용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회상 또한 통제 집

단의 수행이나 기초선 수행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이 연

령의 아동들이 정교화 책략 훈련을 통해 수

행의 향상을 보였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에서의 정교화 책략의 이용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어린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집

중적인 훈련을 실시한다면 보다 학습의 효과

를 높이고 이후의 학습에서도 지속적으로 정

교화 책략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교화 책

략이 관련 없는 단어쌍의 학습 수준을 높인

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아동의 지식기

반에 없는 생소한 과제일지라도 훈련 가능성

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학년은 1학년과 같이 책략 훈련 실시 후 

연속적으로 실시된 시행에서는 책략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회상이 향상되었다. 또한 이 

아동들은 지연 시간 경과 후에도 책략을 지

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회상 수준은 

낮았다. 이에 반해, 5학년은 훈련 후 모든 시

행에서 정교화 책략 사용 수준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회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같은 결과는 5학년에 이르러서야 책략 

훈련의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서, 5학년 아동은 책략을 자발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회상이 향상되는 효율적인 책략 사용 

단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또한, 본 연구는 정교화 책략 발달 과정에

서도 이용결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는 데에 또 하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이용결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 선

택적 주의 책략의 경우 4세 아동(Woody-Ramsey

& Miller, 1988)에서, 조직화 책략의 경우 4세

(Lange & Pierce, 1992)뿐 아니라 2~3학년에서

도 나타났다(Coyle & Bjorklund, 1996). 본 연

구에서는 3학년에서 이용결여 현상이 나타났

는데, 이같은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용결여 

현상은 기억 책략의 발달 과정상에서 보편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기억 책략에 따라 

이 현상이 보이는 시기는 다를 수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한편, 3학년에서 이용결여가 나타난 원인을 

앞서 언급한 정신적 자원, 지식기반, 상위기

억으로 해석해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도구로 

사용된 관련 없는 쌍연합 과제는 아동에게 

생소한 것으로 아동은 이에 대한 지식 수준

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지식기반

은 아동이 정교화 책략을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소모하도록 하기 때문에 책략을 실행

하는 동안 자신의 기억 수행을 감시하거나 

책략 행동을 조절하는 활동에 제한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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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학년과 1학년 모두 이와 같은 한계

를 보일 수 있으나 1학년에게 있어 정교화 

책략 자체가 어려운 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책략 사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3학년은 책략 사용 결과 회상이 

즉각적으로 증가하지 않아도 이후에는 향상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책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용결여가 나타

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시행에서의 정교화 책략과 

회상을 학년별로 평균 점수로써 살펴보았는

데, 정교화 책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아동과 

부분적으로 사용한 아동,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아동으로 구분하여 이 아동들의 정교화 책략 

사용이 시행이 반복됨에 따라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

다는 점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 도구로 관련 없는 쌍연합 과제만이 사용

되었다는 점은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정교화 책략 연구에서는 관련 있

는 쌍연합 과제와 관련 없는 쌍연합 과제의 

비교 분석 및 상위기억이나 정신적 자원과 

같은 이용결여를 야기하는 원인을 함께 고려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보다 심도 깊은 반복 검증을 통하여 이용결

여가 정교화 책략 발달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가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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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raining effects and utilization deficiency in the development of elaboration strategy.

Ninety 1st-, 3rd-, and 5th- grade children were sampled. An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raining

group or control group. All children performed four trials using different list with unrelated word pairs.

At first trial, the baseline of recall was measured before training. One day after the first trial, training

group were trained to use a verbal elaboration. And then all children received recall tests on second and

third trials consecutively. Three days after the third trial, the fourth trial was carried to assess the

maintenance of elaboration. Results showed that recall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raining. Third grade

children used the strategy but did not gain benefit in recall relative to an earlier baseline at fourth trial.

This result was discussed in terms of utilization deficiency.

Keywords：elaboration, paired associates, utilization de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