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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원 4,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복사 기술과 인지–언어적 능력, 단어 읽

기, 받아쓰기 간의 관계에 대하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복사 기술과 단어 읽기, 

쓰기 사이에서 어떤 인지–언어적 요인들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나이와 비언어성 지능 및 인지–언어적 요인을 통제한 후 복사 기술이 아동의 단어 읽기

와 받아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복사 기술은 받아쓰기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나 단어 읽기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 복사 기술과 단어 읽기 

및 받아쓰기 사이에서 인지–언어적 요인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복사 

기술과 단어 읽기 사이에서 인지–언어적 요인 중 음절 인식과 철자 지식이 유의한 매개 역할

을 하였으며, 복사 기술과 받아쓰기 사이에서 음절 인식과 음소 인식이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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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쓰기가 아동의 읽기수준(단어 재인, 읽기 유창

성, 이해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된

다(Graham & Hebert, 2011, 개관). 아동의 쓰기

는 단순한 손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점

차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발달해간다. 손

씨 연습을 통해서 아동은 점차 시운동 통합

(visual motor integration)이 발달하게 된다(Wang, 

McBride-Chang & Chan, 2014). Langcamp, 

Zerbato-Poudou와 Velay(2005)의 연구에 의하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타자와 손 씨 학습 

그룹을 나누어 문자 재인(letter recognition)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특히 5세의 손

씨 학습 그룹이 타자 그룹보다 문자 재인의 

수행이 더 좋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손

을 움직여 씨 연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동의 인지-언어적 요인 및 읽기, 쓰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이 단어를 복사(copying)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문자열(letter string)을 시각적으로 분석

하고,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문자 단위인 문

자소(graphemic)의 패턴을 작업 기억 속에서 이

끌어 내고 손 씨로 쓰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

다(Kandel & Valdois, 2006). 이처럼 아동의 복

사 기술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복잡한 인지적 

요인들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한편 받아쓰기

를 하는 데에는 청각적으로 단어를 듣고 음절

과 음소로 분석한 후 이들에 대응되는 자와 

문자소를 장기 기억에서 인출하여 손 씨로 

쓰는 과정이 포함된다. 복사기술과 받아쓰기

에는 공통적으로 손 씨로 쓰는 과정이 포함

되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단어 재인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자 혹은 문자소로 분석한 후 

대응하는 소리를 장기기억의 어휘집에서 인출

하거나 아니면 문자소-음소 대응 규칙을 적용

시켜 발음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단어 재인(읽기)보다는 받아쓰

기가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알려진다(Landerl 

& Wimmer, 2008). 이유는 받아쓰기에 요구되

는 음소 문자소(phoneme - grapheme) 방향

의 연합이 읽기에 요구되는 문자소 음소

(grapheme - phoneme) 방향의 연합보다 더 복잡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받아쓰기에서 /nat/ 

라는 소리는 낮, 낫, 낱, 낯 등의 여러 자로 

쓸 수 있어서 혼동이 있지만, 읽기에서 ‘낫’이

란 자는 /nat/로만 읽히기 때문에 비교적 단

순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리과정에서 약간씩 

다른 복사기술과 단어 읽기 및 쓰기간의 관련

성을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밝혀보고

자 하였다.

최근 복잡한 문자구조체계를 가진 중국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복사 기술과 읽기, 쓰

기 및 인지-언어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Wang과 동료들

(2014)의 연구에서는 2, 3세 아동의 복사 기술

과 아동의 읽기 및 쓰기의 관계를 연구한 결

과, 복사 기술이 단어 읽기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진 않으나 단어 쓰기에는 복사 기술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의 복사 기술이 높을수록 단

어 쓰기를 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읽

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McBride-Chang, Chung 및 Tong(2011)는 난독증 

진단을 받은 중국의 초등생 3, 4학년과 동일

한 발달 정도를 가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복사 기술과 읽기, 쓰기 

및 인지-언어적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했으며, 

효과크기 검증을 통하여 복사 기술이 문식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Wang

과 동료들(2014)에 의하면 지연 복사(delayed 

copying)는 제시된 무의미 자(character)를 보

고, 일정 시간 이후에 기억하였다가 그대로 

쓰는 과제이다. Wang 등(2014)은 지연복사 과

제의 경우, 2차원적인 시각적 표상과 언어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각 기억 및 철자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복사 기술이 읽기,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도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읽기와 쓰기는 인간의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활발히 발달하는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아동의 문식

성과 인지-언어적 요인(음운 인식, 명명 속도, 

철자 지식, 시지각 기술)간의 관계에 대해 집

중한 연구들이 많았다. 여러 인지-언어적 요인

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은 언

어의 소리구조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cBride-Chang, 2015). 언어의 말소리 

중 가장 작은 단위를 음소(phoneme)라 한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음소보다 

큰 소리의 요소를 음절(syllable)이라 한다. 한

은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을 사용하는 자

모 문자로 한 개의 자모는 대체로 한 개의 음

소를 나타낸다(Cho, 2009). 한 은 음소문자이

며, 음절로 표기한다. 즉, 2-4개의 자음과 모음

을 일정한 형태로 묶어 음절에 상응하는 자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은 6가

지 자구조형태로 사용된다. 이러한 문자체

계의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아동

의 읽기, 쓰기와 음운 인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입증

되었다(김상미, 조증열, 김지연, 2015; 김현자, 

조증열, 2001; 이임숙, 조증열, 2003; 전아영, 

최미숙, 2012; 조증열, 배성봉, 박혜원, 박순길, 

2012; 조희숙, 김선옥, 정정희, 2006; 홍성인, 

전세일, 배소영, 이익환, 2002; Cho, 2009; Cho 

& McBride - Chang, 2005a; Cho, McBride - 

Chang & Park, 2008; McBride - Chang, Cho, Liu, 

Wagner, Shu, Zhou, Cheuk & Muse, 2005).

Huang과 Hanley(1995)에 의하면, 문자체계가 

다른 영어와 중국어 읽기에 음운 인식이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영어 읽기에 음운인식

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국어 

읽기에는 음운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했으나 시각 기술이 중국어 읽기와 유

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McBride-Chang과 동료들(2005)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비교한 결과, 자모 문자 체계를 가

진 영어와 한 의 읽기에서 음운 인식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명명 속도(naming speed)란, 사물을 지각체계

에 등록하고, 장기기억에 저장된 어휘에 접근

하여 사물이나 자 또는 숫자의 이름을 음운

의 형태로 재부호화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조

증열 등, 2012). 난독증 진단과 같이 임상적 

측면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변인으로써, 최근

에는 읽기와 명명속도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

는 연구들이 활발히 제시되었다(조증열 등, 

2012; Cho & McBride-Chang, 2005a; Cho et al., 

2008; Tan, Spinks, Eden, Perfetti & Siok, 2005; 

Wagner, Torgesen, Rashotte, Hecht, Barker, 

Burgess, Donahue & Garon, 1997; Wang et al., 

2014). 반면, 읽기와 명명 속도 간에 관련성이 

미비하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연구(윤성

혜, 2003; McBride-Chang, Chow, Zhong, Burgess 



& Hayward, 2005)도 있기 때문에 명명 속도와 

한  읽기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

게 밝혀지지 않았다.

철자 지식(orthographic knowledge)은 읽기와 

쓰기에서 사용하는 자 및 낱자의 구성방식

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McBride - Chang, 

2015). 즉, 낱자에 대한 지식, 자음-음소 대응 

규칙, 철자표상과 같이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나예주, 2015). 예를 들어, 

영어 단어에는 이중자음(bb, vv, hh)을 표기하

지 않는다는 것, 또는 ‘eet’와 ‘eat’는 발음은 

같지만 실제로 표기할 때는 ‘eat’를 사용해야 

함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McBride-Chang, 2015). 

한 에서 쌍기역( )과 쌍디귿( )은 사용되지

만 쌍니은( )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철

자지식을 나타낸다. 또한 이중모음으로 구성

된 한  단어에 조사가 합해진 경우, 단어가 

발음대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규칙에 의해 ‘값

에’란 단어는 ‘갑세’로 발음되지만 단어를 기

입할 때 표기는 ‘값에’로 기입해야 한다는 것

을 예로 들 수 있다. 나예주(2015)의 연구에서

는 5-8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과제

의 수행 정도와 문식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의 나이

가 어릴수록 음운 인식을 사용하기보다 철자 

지식에 의존하여 단어를 읽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지각 기술(visual perception skill)은 문자의 

정보와 관련이 없는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cBride - Chang, 2015). 문자

의 시각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은 문자의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중국어뿐 아니라 한

에서도 주요한 요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 수직, 수평선과 원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각적 특징은 시각 변별, 

시각 기억, 공간적 관계이해, 형태 항상성, 시

각적 집단화 등의 기본적인 시각 처리를 필요

로 한다(최나야, 2009). 한국 아동의 시지각 기

술과 읽기의 관련성을 연구한 장유경과 김숙

현(2003)은 어린 유아들의 읽기 수행을 성공한 

아동과 성공하지 못한 아동 간에 자모를 변별

에 관여하는 시각변별 능력에서 차이가 있음

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보라, 최예린(2014) 연

구에서도 아동의 초기 읽기 능력에는 시지각 

능력의 시각 변별과 공간 관계 인식 능력 및 

음운인식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초

기 읽기 능력 발달에 있어서 시지각적 자질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시지각 기술의 영향은 한국어뿐

만 아니라 중국어의 경우에도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데, 문자를 구성하는 선의 길이나 방향

에 따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土 [tǔ]’와 ‘士 [shì]’는 동일한 시

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

의 길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인 흙과 선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문자 지각에서 시각적 자극을 구분하는 능력

은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예시는 중국

어의 읽기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읽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밥’과 ‘법’은 동일

한 시각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모음에 위

치한 선분이 밖을 향하는지, 안을 향하는지

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는 단어가 

된다.

국내에는 아동의 복사 기술과 관련한 연구

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아동이 자나 단어를 학습, 연습할 때 복사 

기술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아이들이 어떠한 자극을 보고 

따라 쓰는 것이 아동의 읽기와 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복사 기술은 음운 인식, 시지각 기술, 

철자 지식, 명명속도 등 인지-언어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가?

둘째, 복사 기술은 단어 읽기, 받아쓰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

셋째, 복사 기술은 인지-언어적 능력을 매개

로 단어 읽기 및 받아쓰기를 예측하는가?

방  법

본 연구는 경남 창원 소재지 유치원생 4세 

아동 42명(평균 4.5세, 남아 22명, 여아 20명)

와 5세 아동 51명(평균 5.6세, 남아 23명, 여아 

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증열, 김영숙, 박순길(출간

예정) 한  문식성 과제 2종류(한  단어 읽

기, 한  받아쓰기)와 인지-언어적 요인(음운 

인식 2종, 명명 속도 2종, 철자 지식)을 발췌

하여 사용하였다. 복사 과제는 Wang 등(2014)

의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를 한국 아동에게 적

절하게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복사 기술 4종

류(외국어 복사, 1분 복사, 지연 복사, 베트남

어 발음 부호 복사) 과제를 사용하였다.

한  단어 읽기

본 과제에는 1음절에서 3음절로 구성된 규

칙, 불규칙 단어 총 96개의 단어목록을 보고 

읽게 한다. 각 단어를 발음 되는대로 읽어야 

정반응으로 1점이 부여되며 만점은 총 96점이

다. 5개 이상 연달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검사를 중단한다.

한  받아쓰기

2음절에서 3음절로 이루어진 단어 총 15문

항을 실험자가 아동에게 단어를 읽어주면 아

동은 반응지에 받아 적는다. 제시한 단어를 

정확하게 쓰면 1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은 15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Wang 등(2014)의 결과를 한

국 아동을 대상으로 재검증해보고자 이들이 

사용한 네 종류의 복사과제를 사용하였다. 외

국어 복사와 베트남어 발음부호 복사 과제에

는 한국어 문자와는 관련이 없는 자극들이 포

함되었고, 지연복사와 1분 복사 과제에는 한

국에서 사용되는 자극들이 포함되었다.

외국어 복사

아동에게 생소한 언어로 구성된 자극을 보

고 그대로 따라 쓰는 과제이다. 생소한 언어

들(일본어, 인도어, 히브리어)을 검사자극으로 

사용함으로써 언어적인 배경지식을 배제하고

자 하였다. 본 과제는 연습문항(3문항), 3개국

의 언어를 5문항씩 구성한 검사문항(15문항)을 

실시하였다. Wang 등(2014)연구의 채점 기준과 



동일하게 위치, 형태, 추가의 기준으로 1점과 

0점으로 채점되었다. 총 점수 계산 방법은 위

치와 형태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하고, ‘추가’

항목에서 받은 점수를 뺀 점수이다. 두 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하였으며 채점자간 신뢰도는 

r= .92였다.

베트남어 발음부호 복사

이 과제에서는 복잡하게 나열된 자극들 사

이에서 누락된 세부적인 특징들을 찾아 기입

함으로써 시공간적 주의를 요하는 과제이다. 

총 10문항으로 문제는 진행될수록 복사해야

하는 발음 구별 부호의 형태와 위치의 개수

가 증가한다. 아동은 자극판(부호가 삭제되

지 않은 온전한 문장)을 보고, 발음 구별 부

호가 삭제된 반응지에 9가지의 발음 구별 

부호를 보고 동일한 형태와 위치에 똑같이 

복사한다. 채점기준은 외국어 복사와 동일하

다. 두 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하였으며 채점

자간 신뢰도는 r= .98이였다. 온전한 문장과 

반응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 ’

지연 복사

Wang 등(2014)의 과제와 실시 절차는 같으

며, 자극은 한 로 편집하여 실시하였다. 3초 

동안 제시되는 1음절의 무의미 음절을 보고 

기억하였다가 반응지에 그대로 기입하는 과제

이며, 이 과제에서는 아동의 시각적 청킹 기

술(visual chunking skill)이 필요하다. 각 문항은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문항(2문항),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문항(3문항), 총 5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바르게 낱자를 기입한 경

우 1점으로 채점하였다.

1분 복사

숫자 복사(80문항)과 자 복사(64문항)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한 과제당 1분의 

제한시간을 두었으며 아동은 제한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자극을 따라 쓰

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아동의 시운동 통합

능력의 능숙함을 반영한다. 채점 기준은 아동

이 올바르게 숫자와 자를 기입했는지에 따

라 0점과 1점으로 채점하여 숫자와 자의 총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1분 

복사의 두 유형을 숫자 복사와 자 복사로 

칭하며, 두 유형들을 분리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음운인식

본 과제는 음절, 초성, 종성 탈락 과제 각 

18문항씩 3종류로 구성되었다. 채점방식은 정

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채점했다. 첫째, 음

절 탈락 과제는 3음절과 4음절로 이루어져 있

으며, 아동에게 낱말을 들려주고 단어의 음절 

중 한 개의 음절을 빼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

어, ‘개구리’라는 단어를 불러주고 아동에게 

따라 말하게 한 뒤 3음절 중 첫 음절 ‘개’를 

빼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질문했다. 둘째, 초

성탈락과제는 모든 문항이 1음절이며, 초성과 

중성의 문항과 초성, 중성, 종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무’라는 1음절에서 첫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만 남게 되는지 물었

다. 셋째, 종성 탈락 과제는 모두 받침이 있는 

1음절로 구성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를 제외

할 경우 어떤 소리만 남게 되는지 질문했다. 

예를 들어, ‘말’에서 끝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

만 남는지 질문했다.



명명 속도

숫자 명명과제(A, B유형)와 사물 명명과제

(A, B유형)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된 자극을 보

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과제이다. A, 

B유형은 동형검사이고, 무작위로 배열된 25개

의 구성요소(가로, 세로 5개씩)로 이루어져 있

다. 숫자 명명속도 과제는 첫 숫자 자극부터 

마지막 숫자 자극까지 읽는데 걸린 반응시간

과 오류수를 체크한다. 사물 명명 속도 과제

는 무작위로 배열된 5가지의 2음절 이름을 가

진 사물의 그림(예: 장갑, 열쇠, 시계, 딸기, 가

위)을 제시하였다. 숫자 명명 속도 과제와 동

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채점방식도 동일하

다. 각 과제 A와 B유형의 반응시간 평균을 산

출하여 분석하였다.

철자 지식

철자 지식 과제의 자극 구성은 숫자, 한  

자모, 한  음절과 영어 알파벳이 무작위로 

총 80개가 배열되었다. 이 중 40개는 올바른 

방향으로 자극이 제시되었고, 나머지의 자극

은 좌우 방향이 역전되어 제시되었다. 아동은 

방향이 올바르게 제시된 자극을 찾아서 체크

하였다. 방향이 올바른 자극에 체크한 것은 1

점, 역전된 자극에 체크한 것은 0점이 부여되

며 총 점수는 80점이었다.

시지각 기술

아동의 시지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

양한 시지각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Colarusso

와 Hammill(2003)의 시지각 기술 -3(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3)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

는 5가지의 하위 시각 과제(공간적 관계, 시각 

변별, 전경-배경, 시각 종결, 시각기억)로 이루

어져 있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총 점수는 40점

이었다.

비언어적 지능

레이븐 누진행렬의 색채 누진행렬을 사용했

다. 총 24문항으로 연속적인 형태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A유형(12문항)과 제시된 자극의 

부분을 통합하는 능력 및 변화의 방향을 유추

하는 능력이 필요한 B유형(12문항)을 사용하였

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만점은 총 24

점이었다.

외국어 복사 과제는 소그룹(3-5명)으로 실시

하였고, 나머지 과제들은 모두 실험자와 아동

이 일대일 개인검사로 실시하였다. 검사 소요

시간은 소그룹 진행 과제는 10분, 개인 과제

는 대략 40분으로 총 50분이 소요되었으며, 

검사 과제의 순서는 무선적으로 진행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4세와 5세 아동에서 각 과제별 

평균(표준편차)과 변인 간의 상관은 표 1과 같

다. 모든 과제에서 4세 아동보다 5세 아동의 

수행이 더 높았다(-3.36<ts<7.22, .05<ps<.001).

4세 아동에서 복사 기술 과제들과 인지 언

어적 과제 간의 상관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어 

복사를 제외한 모든 복사과제는 읽기와 유의

한 상관을 보였고(.31<rs<.64, .001<ps<.05), 모

든 복사과제는 받아쓰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Final β t R2 R2 F

단어

읽기

1
나이  .314   3.003**

.176 .176  9.164***

비언어적 지능  .187  1.790

2

음절 탈락  .439    4.725***

.630 .454 19.888***

음소 탈락  .163  1.767

명명 속도 -.086 -1.086

시지각 기술  .025  .270

철자 지식  .272   2.841**

3

외국어 복사 -.048  -.566

.665 .035 1.573

베트남어 복사 -.028  -.298

지연 복사  .098   .884

숫자 복사 -.140 -1.298

자 복사  .284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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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35<rs<.63, .001<ps<.05). 또한 지연복사

와 자복사는 여러 인지-언어적 변인들과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5세 아동의 경우, 4세 아

동에서와 유사한 상관의 패턴을 보였으나 상

관의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4세, 5세 아동의 단어 읽기를 예측하기 위

해서 두 연령의 자료를 합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es)을 하였다. 아

동의 읽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복사 기술이 단어 읽기를 설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였다.

단어 읽기를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

해서 총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1단계에서 나이와 비언어적 지능을 회귀식

에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R2은 1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86)=9.164, p<.001). 

2단계에서 음절 탈락, 음소 탈락, 명명 속도, 

시지각 기술 및 철자지식을 투입한 결과, 회

귀모형의 R2은 4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5, 81)=19.888, p<.001). 3단계에서 복사 

과제들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R2은 

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음절 

인식(β=.439, p<.001), 철자 지식(β=.272, p< 

.01), 자 복사(β=.284, p<.001)가 단어 읽기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4, 5세 아동의 받아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Final β t R2 R2 F

받아

쓰기

1
나이  .503  5.224***

.302 .302 18.587***

비언어적 지능  .105    1.092

2

음절 탈락  .263 3.091**

.689 .387 20.166***

음소 탈락  .342 4.038***

명명 속도 -.033     -.452

시지각 기술  .195    2.284*

철자 지식  .111    1.259

3

외국어 복사  .029 .413

.765 .076 4.902**

베트남어 복사  .211 2.729**

지연 복사  .024 .255

숫자 복사 -.077     -.845

자 복사  .319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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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복사 기술

이 받아쓰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

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받아쓰기를 예

측하는 변인의 투입순서는 단어 읽기에서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나이와 비언

어적 지능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

의 R2은 3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86)=18.587, p<.001). 2단계에서 음절 탈

락, 음소 탈락, 명명 속도, 시지각 기술 및 철

자지식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R2은 

3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 76)= 

20.166, p<.001). 3단계에서 복사 과제들을 투

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R2은 7.6%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5, 76)=4.90, p<.001).

모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음절 

인식(β=.263, p<.01), 음소 인식(β=.342, p< 

.001), 시지각 기술(β=.195, p<.05), 베트남어 

복사(β=.211, p<.01), 자 복사(β=.319, p<.01)

가 받아쓰기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아동의 단어 읽기와 복사 기술 사이에서 다

양한 인지-언어적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매

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SPSS 및 SAS용 중다 매

개(multiple mediation)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매

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복사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복사 과제들의 

표준화된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수가 93명으로 피험자 수가 다소 

적기 때문에 부트스트랩(bootstrap)검증을 통해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검증



효과 경로
효과

크기

표준

오차
t

BC 95% 신뢰구간

하위 상위

직접

효과

복사 기술 음절 인식  .664  .121 5.469***

복사 기술 음소 인식  .160  .044 3.649***

복사 기술 시지각 기술  .803  .124 6.475***

복사 기술 철자 지식 1.954  .220 8.865***

음절 인식 단어 읽기 2.085  .442 4.718***

음소 인식 단어 읽기 2.345 1.210 1.937

시지각 기술 단어 읽기  .152  .368  .413

철자 지식 단어 읽기  .555  .211 2.635*

복사 기술 단어 읽기  .801  .676 1.185

간접

효과

복사 기술 음절 인식 단어 읽기 1.383 .380  .675 2.265

복사 기술 음소 인식 단어 읽기  .375 .214 -.011  .841

복사 기술 시지각 기술 단어 읽기  .122 .288 -.456  .672

복사 기술 철자 지식 단어 읽기 1.085 .418  .371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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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이다)

이란, 표본에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한 방법으

로 정상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연구 표본에서 

무선적으로 사례를 반복 추출하여 충분한 표

본 수(예, 1000 이상)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Preacher와 Hayes(2008)는 이 방법을 통하여 변

인들의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1,000명으로 설

정하였고, 95% 신뢰구간의 지표로 수정된 지

표(Biased Corrected)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검증은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의 95% 신

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도 수

준 .05에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해석

한다.

즉, 표 4, 5에서 제시한 BC 95% 신뢰구간의 

하위값과 상위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

복사기술과 단어 읽기 사이에 어떠한 인지-

언어적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

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그

림 1로 제시하였다.



효과 경로
효과

크기

표준

오차
t

BC 95% 신뢰구간

하위 상위

직접

효과

복사 기술 음절 인식  .664 .121 5.469***

복사 기술 음소 인식  .160 .044 3.649***

복사 기술 시지각 기술  .803 .124 6.475***

복사 기술 철자 지식 1.954 .220 8.865***

음절 인식 받아쓰기  .155 .048 3.225**

음소 인식 받아쓰기  .385 .132 2.919**

시지각 기술 받아쓰기  .086 .040 2.131*

철자 지식 받아쓰기  .014 .023 .593

복사 기술 받아쓰기  .320 .074  4.351***

간접

효과

복사 기술 음절 인식 받아쓰기  .103 .065  .028 .218

복사 기술 음소 인식 받아쓰기  .062 .027  .013 .140

복사 기술 시지각 기술 받아쓰기  .069 .033  .004 .147

복사 기술 철자 지식 받아쓰기  .027 .044 -.08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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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해 각 매개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사 기

술 음절 인식 단어읽기’의 경로와 ‘복사 

기술 철자 지식 단어 읽기’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사 기술과 단

어 읽기 사이에서 인지-언어적 요인 중 음절 

인식과 철자 지식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소 인식, 시지각 기술

이 매개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복사 기술과 받아쓰기에서 인지-언어적 요

인의 중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복사 기술과 받아쓰기 사이에 인지-언어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

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이를 도식화

하여 그림 2로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검증

을 통해 각 매개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복사 기술 받아쓰기’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복사 기술 음

절 인식 받아쓰기’의 경로와 ‘복사 기술 



음소 인식 받아쓰기’의 경로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복사 기술과 받아쓰기 사

이에서 인지-언어적 요인 중 음절 인식과 음

소 인식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시지각 기술, 철자 지식이 매개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유치원 아동의 복사 기술과 인지

-언어적 변인, 읽기, 쓰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복사 기술과 

단어 읽기, 쓰기 사이에서 어떤 인지-언어적 

요인들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

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요인은 음절 인식, 음소 인식, 철자 

지식과 자 복사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읽기 능력이 음운 인식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예, 김상미 등, 2015; 김현자, 조증열, 

2001; 이임숙, 조증열, 2003; 전아영, 최미숙, 

2012; 조증열 등, 2012; 조희숙 등, 2006; 홍성

인 등, 2002; Cho, 2009; Cho & McBride-Chang, 

2005; Cho et al., 2008; McBride-Chang et al.,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철자 지식과 읽기 관련성

에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나

예주, 2015). 이와 같이 읽기와 철자지식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한국 아동뿐

만 아니라 중국 아동에서도 나타났다. Tong, 

McBride-Chang, Shu와 Wong(2009) 연구에 의하

면 아동의 문식성 기술에 대해서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철자 지식과 형태소 인식은 단

어 재인, 받아쓰기, 읽기 이해력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복사 기술과제 중에서 

자 복사가 단어 읽기를 유의미하게 예측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 복사는 제한된 

시간동안 정확하고 빠르게 제시된 자 자극

을 따라 써야하는 과제로써 시운동 통합 능력

의 능숙함을 필요로 한다(Wang et al., 2011). 

시운동 통합 능력이란, 시각적인 정보와 팔다

리의 움직임이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함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Emam & Kazem, 201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의한 결과는 복사 기술

과 시운동 통합 기술 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Daly, Kelley & 

Krauss, 2003; Weil & Amundson, 1994). 또한 한

국 아동의 복사 기술은 시운동 통합 기술 및 

다양한 인지-언어적 요인간의 관련성이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지각 기술은 

읽기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규칙 단어 읽기와 시지각 기술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 Cho와 동료들

(2008)의 연구와 유사하다. 즉, 4~5세경의 아

동은 시지각 기술에 의존하여 단어를 읽기보

다 음운 경로에 의존하여 단어를 읽는다는 것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Cho et al., 2008). 그러나 

시지각적 기술이 단어 읽기와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박보라, 최예린, 

2014; 장유경, 김숙현, 2003; Wagner et al., 

1997). 선행 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

는 다른 과제, 연령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

다. 장유경, 김숙현(2003)연구와 박보라, 최예

린(2014)의 연구에서는 시지각 기술 과제 중

에서 특정 과제(시각변별, 시공간)를 분리하여 



단어 읽기와 시지각 기술의 관련성을 알아보

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지각 기술을 하위과

제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사용한 때문으

로 추측된다. 또한, Wagner 등(1997)의 연구에

서는 참여 아동의 연령과 읽기 과제의 표기체

계가 본 연구와는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대

상을 한국어를 사용하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

으로 하였으나, Wagner 등(1997)의 연구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유치원생부터 초등생 4학년

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

는 여러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지각 기술

의 하위 요인을 분리하여 분석한다면, 시지각 

기술과 한  읽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양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쓰기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음절 인

식, 음소 인식, 시지각 기술 및 복사 기술의 

자 복사, 베트남어 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음운 인식과 쓰기 간에 관련이 있

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김상미 등, 2015; 

조희숙 등, 2006; Berninger, Yates, Cartwright, 

Rutverg & Abbott, 1992; Tan et al., 2005).

읽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시지

각 기술이 쓰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중국어는 문자의 시각적 복잡

성 때문에 다양한 시지각 기술과 읽기, 쓰기

간의 관련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

시되었다(Mcbride-Chang et al., 2005; McBride- 

Chang, Zhou, Cho, Aram, Levin & Tolchinsky, 

2011). 반면에 한국 아동의 읽기 능력과 시지

각 기술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

이 존재하나, 쓰기와 시지각 기술에 대한 연

구들은 미비하였다. 따라서 추후 한국 아동의 

쓰기 능력과 시지각 기술의 관계 및 인지-언

어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자 복사, 베트남어 발음부호 복사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즉, 한 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

라 쓰는 손 씨의 능숙함과 복잡한 시각적 자

극들 사이에서 누락된 자극을 탐색하고 기록

하는 능력이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Wang 등

(2014)의 연구에서 아동의 복사 기술 중 외국

어 복사와 지연 복사가 받아쓰기를 유의미하

게 설명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와 같은 차이는 부분적으로 한 과 중국 문자

의 표기체계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문자의 

형태에서 의미를 추측하여 파악할 수 있는 중

국 한자의 쓰기에는 시각적 철자 인식(visual 

orthography awareness)과 문자의 시각적 청킹

(visual chunking skill) 기술이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지연복사와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

다.(Wang et al., 2014; Pak, Cheng-Lai, Tso, Shu, 

Li & Anderson, 2005), 반면, 한 은 한자에 비

해 시각적인 복잡성이 낮고, 자모음자이기 때

문에 쓰기를 예측하는 복사 기술 과제에서 차

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복사 기술과 단어 읽기 

사이에서 인지-언어적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

이 매개역할을 행하는지 알아본 결과, 음절 

인식과 철자 지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 기술이 단어 읽기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음절 인식과 철

자 지식을 매개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단어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음소 인식과 시지각 기술은 유의한 매개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음절인식

은 매개효과로 유의하였으나 음소인식은 유의

하지 않은 결과는 한국 유치원 및 어린 아동



의 단어 읽기에 음절 인식이 음소 인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장유경, 김숙현, 2003; 

Cho & McBride-Chang, 2005b)의 결과를 지지한

다. 또한 유치원 아동은 초기 한  읽기에서 

자모자보다 민 자(받침없는 자)를 먼저 읽

으며(Cho, 2009), 한  자 혹은 음절이 한국

어 단어재인의 기본 단위라는 선행 연구의 결

과(Simpson & Kang, 2004)와도 잘 부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복사 기술이 높을수록 

음절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음절인식을 매개하여 단어 읽기를 잘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철

자지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철

자지식 과제에서는 한  자모와 음절, 숫자, 

영어 알파벳 등의 좌우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

였다. 본 결과는 복사기술이 한 을 포함한 

문자와 숫자 자극의 좌우방향의 판단을 증진

시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단어 읽기를 증진

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복사 기술과 받아쓰기 사이에서 인지-언어

적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지 알아본 결과, 복사 기술과 받아쓰기는, 단

어 읽기와의 경로와는 반대로 직접 매개 경로

가 유의하였고, 음절 인식과 음소 인식을 통

한 간접적인 매개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아동의 복사 기술이 높을수록 음

절 인식과 음소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들 매개요인을 통해서 복사 기술이 높을수

록 받아쓰기를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복사기술과 받아쓰기 사이의 직

접 경로가 유의한 것은 두 과제의 수행에 작

용하는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복사

기술이란 시각 자극을 보고 손 씨로 그대로 

베껴 쓰는 과정이 포함되며, 받아쓰기에는 청

각적으로 단어를 듣고 그 단어의 철자를 기억

에서 인출하여 손 씨로 쓰는 과정이 포함된

다. 반면에 단어 재인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자 혹은 자모자에 대응하는 소

리를 인출하거나 아니면 문자소-음소 대응규

칙을 적용시켜 발음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복

사기술과 받아쓰기에는 손 씨로 쓰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복사기술이 받아쓰기에 직접 효과

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Wang 등(2014)에서도 복사기

술은 받아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단어재인에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받아쓰기에 음절인식 뿐 아니

라 음소인식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청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정확하게 쓰

기 위해서는 여러 개 음소-문자소의 연합들

(예, /nat/ - 낫, 낮, 낱, 낯)을 형성하고 이들에 

접근해야하므로 음운인식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Landerl & Wimmer, 2008). 반면에 본 

연구에서 철자 지식이 복사기술과 받아쓰기 

사이의 매개변인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좌우방향 구분을 측정한 본 연구의 철자지식 

과제가 받아쓰기에 영향을 주기에는 불충분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어휘 지식(lexical 

knowledge)을 측정하는 철자과제를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복사 기술과 아동의 읽기 및 

쓰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뿐만 아니라 인지-

언어적 요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McBride-Chang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복사 기술이 인지-언어적 요인과 읽기 

및 쓰기 사이에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복사 기술과 읽기, 쓰기의 관련성에 대한 차

후 연구는 매개역할 뿐만 아니라 조절 변인으



로써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분석한 변인의 수에 비해서 연구 대상

은 93명으로 표본의 수가 적었다. 둘 째, 복사 

기술을 측정하는 과제들은 아동의 감정 상태

나 신체의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한 

복사 기술 측정 점수의 변산성이 크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 번의 과제 수행만

으로 아동의 복사 기술을 판단하기 힘든 점이 

있다. 셋 째, 복사 기술의 채점에 있어서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채점 기준이 제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적 데이터 채점에 

대한 오류개입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차후

의 연구에서는 표준화 검사를 통해 명확한 채

점 기준을 성립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넷 

째, 일부의 복사 과제와 받아쓰기가 자자극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제가 유사하다는 단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사 과제에서 구

성 자극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거하기 위해 생

소한 언어(일본어, 히브리어, 인도어, 베트남

어)를 사용함으로써 과제 유사성을 줄이고자 

했으며, 자자극 이외에 다양한 복사과제를 

아동에게 실시함으로써 과제 유사성을 줄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읽기능력에 치

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암묵적으로 아

동의 쓰기능력은 읽기의 부수적인 요인으로써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즉, 쓰기능력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자

세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치원 아동의 읽기 및 쓰기능력은 복사기술 

간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음절 인식을 매개

하지만, 읽기와 쓰기는 각기 다른 인지-언어적 

요인(철자 지식, 음소 인식)을 매개하여 영향

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읽기와 쓰기는 따로 분리할 수 없

이 밀접하지만 완전히 공유하는 변인의 영향

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아동의 읽기, 쓰기의 능력에 공

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뿐 아니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점에서 이론적으

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복사 기술에 대한 연구는 시각적 구

성요소가 복잡한 문자를 사용하는 중국 아동

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음운인식, 명명 속도와 같은 인지-언어적 

요인, 시지각 기술 등의 변인들과 읽기, 쓰기 

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자학습을 위해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복사 기술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까지 거

의 연구되지 않았던 아동의 복사 기술과 인지

-언어적 요인간의 관계 및 읽기, 쓰기간의 관

계를 포괄적,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복사 

기술은 5세보다 4세 아동의 인지-언어적 능력 

및 문식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복사 기술을 활용하는 학습법을 4세의 어린 

아동에게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이 차후의 읽

기 및 쓰기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

히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 아동이나 문식성이 

부족하거나 장애를 보이는 아동에게 복사기술

의 훈련을 통하여 한  학습에 도움이 될 것

임을 시사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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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of Copying Skills with Word Reading and

Writing among Korean Kindergarten Children

Bong-Hee Kim                    Jeung-Ryeul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opying skills were related to word reading and writing in 93 

kindergarteners, aged 4 and 5. Children were to complete copying tasks, cognitive-linguistic tasks, and 

reading and writing measur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copying skills would predict word reading and writing. Results showed that copying skills explained word 

writing but not word reading after controlling for age, nonverbal intelligence, and cognitive-linguistic 

skills. Multiple med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 relations of copying skills with 

literacy were mediated by cognitive-linguistic skills. Different results were observed for word reading, and 

writing; syllable awareness and orthographic knowledge mediated between copying skills and word reading 

whereas syllable and phoneme awareness mediated between copying skills and word writing.

Key words : Copying skill, Cognitive-linguistic skill, word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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