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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사면담시 라포형성의 요성에 한 고찰: 

국외 아동 증언 연구를 심으로

이승진*

노스캐롤라이나 학교

최근 들어 아동이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아동 증언의 신뢰성  

정확성에 한 논쟁과 함께 수사면담시 면담자의 바람직한 라포 형성에 해 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 국내에서는 아동 수사면담시 면담자의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과의 계성에 한 과학  연구들의 거의 이루어

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국외의 폭넓은 경험  연구들  장 자료 조사들을 바탕으로 수사면담시 바

람직한 라포 형성의 방법과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해 개 해 보았다. 한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 특성에 따른 차

별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 라포 형성시 질문 형태 따른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하여 총 으로 논의되었다. 본 

논문은 궁극 으로 아동 증언 련 학술자  장 실무자들에게 아동 수사면담시 바람직한 라포 형성의 요성, 아

동의 연령과 다양한 수사 사건의 특성들을 심도 있게 고려한 라포 형성의 필요성에 한 문 인 지식 제공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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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진술을 요구하는 수사면담의 부분은 아동 성

폭력  아동 신체 학 와 련한 범죄 사건들이다. 

실제로  세계 으로 ‘학 ’로부터 안 하지 못한 환

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가히 충격 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3.5만 가량의 사건이 아동 학  

의로 보고되고, 2007년에는 약 총 80만 가량의 아동

들이 학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2009). 아동 학  의의 이와 같은 높은 빈도는 미국

뿐만 아니라 국, 캐나다, 호주,  세계 여러 국가들

에서도 비슷한 수 으로 보고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7; Creighton, 

2004). 이는 아동 학 가 각 지역 사회나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세계 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

의 하나로 두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동 학 와 련한 과학  연구들은 사실 오랜 역

사를 지니고 있다. 1970년 에 심리학, 아동학, 사회학 

련 연구자들은 아동 학 의 심각성에 주목하기 시작

했고, 1980년 에는 연구자들의 학술  심뿐만 아니

라 법조계에서도 그 동안 아동의 직  참여를 어렵게 

했던 제도  장벽들을 철회하는 진보  노력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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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진술이 법정에서 사건의 실증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Lamb, 2003). 이에 따

른 결과로 매해  세계 으로 법조계, 수사계, 사회단

체, 아동복지 단체의 문가들이 수사사건에 한 정

보를 얻고자 아동과 직  면하는 경우들이 증하고 

이에 따라 아동 진술의 신뢰성  정확성에 한 연구 

결과들에도 심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심리학 연

구의 반에 걸쳐 가장 활발하게 학술  연구  장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의 하나로 보고된 

바 있다(Bruck, Ceci, & Principe, 2006).

아동 범죄 사건의 발생 여부와 피의자의 올바른 식

별은  다른 피해자의 속출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아동과 가족의 궁극 인 안녕과 복지를 보호 하고, 더

불어 피의자의 합법 인 처벌과 정신  치료를 해 

매우 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아동 학 는 다른 형사 

사건들과 달리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발달

에 이르기까지 범 하고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조기 식별과 사건 해

결의 신속한 처리의 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특히 아동 학  사건은 실 으로 가시  증거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의가 의

심되는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유일한 증거로 제시

되는 모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이

와 같은 경우 수사 사건과 련한 의미 있는 정보 획

득을 한 아동 수사 면담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

다도 요하다. 수사면담시 획득된 아동 진술이 아동

과 아동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삶에도 인 

향을 미치는 법률  행정  결의 결정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면담자는 사건의 

피해자 혹은 목격자로 연루된 아동이 수사 사건에 

해 가능한 구체 이며 정확하고 일 성 있는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최 의 환경을 조성해  의무가 있다. 

아동 수사면담시 라포 형성의 필요성

아동 증언과 련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보통 3세 

정도의 어린 아동들도 본인이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

건들에 해 정확한 회상에 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동의된다(Quas & Schaaf, 2002). 그러나 아동

이 보고하는 정보의 풍부함과 구체성 정도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보 인출 역량보다도 면담을 진행하는 

면담자의 태도와 면담의 특성에 많은 부분 의존할 것

으로 상된다. 실제로 성학  피해자인 아동을 상

으로 하는 수사면담에서 면담자의 특성  면담의 환

경  변인들은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향을 미친다

는 사실이 과학  연구들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Lamb, 

Orbach, Warren, Esplin, & Hershkowitz, 2007). 를 

들어, 아동들은 낯선 성인이나 경찰 제복을 입은 다소 

인 ‘권 ’가 느껴지는 면담자가 면담을 하는 경

우 자신의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과거 경험에 해서 

진술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ywitz, Goodman, Nicholas, & Moan, 1991). 한 

장 자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아동들

이 낯선 면담자들에게 자신이 학 받은 경험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ondon, Bruck, Ceci, & Shuman, 2007). 따라서 아동 

학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면담자들은 본격 인 수사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동에게 낯선 면담자와 환경

이 주는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의 긴장을 완화

시켜  수 있는 한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 

오래  부터 임상  상담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에 

의해 면담  충분한 라포 형성이 아동의 의사소통을 

진시키고 아동의 경험에 한 자발 인 보고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organ & Friedemann, 

1988). 면담  라포 형성은 면담자와 아동이 따뜻한 

친 감을 형성함으로서 낯선 면담 환경이 유발하는 불

필요한 긴장과 불안한 감정들에 소모되는 인지  용량

을 아동이 요구 받은 과제에 한 정보 인출에 보다 

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련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라포 형성을 통한 면담자와 아동의 

신뢰감 형성은 아동으로 하여  회상된 정보들을 보다 

정교하고 구체 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내  동기를 자

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ynan, 1999). 한 라

포 형성 단계에서 면담자의 정서  지지는 수사 사건

에 한 본격 인 면담 단계에서 면담자의 유도  암

시  질문에 아동이 더 잘 항할 수 있게 하고, 결국 

아동 진술의 반 인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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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 & 

Horowitz, 2006). 한 아동 면담과 련한 문  훈

련을 받은 장 실무자들이 실시한 98건의 아동 성학

 사건의 수사면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사면담 

 바람직한 라포가 형성된 경우 본격 인 수사면담에

서 아동은 면담자의 질문에 더 장시간 집 할 수 있고, 

아동 진술의 양과 질이 라포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보

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uddock, 2006). 이 장 

자료 조사 역시 면담자와 아동의 정 인 라포 형성

이 면담자에 한 아동의 신뢰를 높이고, 본 수사면담

에서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근심과 불안을 완화시키

고, 아동이 보다 극 으로 면담에 임하고자 하는 동

기를 부여하는 매개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바람직한 라포 형성은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반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고 이 정  효과의 

근원  기제는 면담자가 면담시 제공하는 ‘사회  지

지’(social support)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학술  연

구들과 장 자료들에 의해 일 성 있게 동의되고 있다.

아동의 인지  과제 수행에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

 지지의 역할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개

해보면,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제공되는 정  면

담 환경은 아동 보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Moston, 

1992), 면담자의 유도 질문에 한 아동의 피암시성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stock & Pipe, 1997). 

한 아동들이 면담자를 부모님처럼 친숙한 상, 

이지 않는 상으로 느끼는 경우(Ricci, Beal, & 

Dekle, 1996; Tobey & Goodman, 1992), 아동 회상의 

정확성이 보다 향상되고 반 인 보고의 오류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의 부분은 면담

자의 의사소통 기술이나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  지

지의 수 을 조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의 결과들은 아동 면담시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아동의 기억 인출 과정에 직 으로 향

을 미쳐 정보 보고의 향상을 도출한다는 인과  계

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면

담자의 사회  지지와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일 성 

있는 유의미한 높은 정  상 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Goodman, Hirshman, Hepps, 와 Rudy(1991)은 

3-7세 아동들을 상으로 방 종 주사를 맞은 경험

에 해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자가 립  자세를 

제공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면담자가 사회  지지를 

풍부하게 제공한 집단의 아동들이 방 종 주사를 

맞은 경험에 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회상하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결과로, 취학  아

동들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풍부하게 제공되

는 경우, 립  면담자 혹은 다소 인 면담자 

집단의 아동들보다 면담자의 유도  암시  질문에 

한 오류를 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 

Bottoms, 2002). 한 취학  아동들을 상으로 면담

자의 사회  지지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도 유

사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동일한 

사건에 해 첫 면담의 일주일 후 반복 면담을 실시한 

결과 사회  지지가 제공된 면담자 집단의 아동들이 

통제 집단의 아동들 보다 일주일 후에도 더 우수한 회

상과 암시  질문에 더 은 오류를 나타내었다

(Bottoms, Quas, & Davis, 2007). 이와 같은 일 된 결

과들을 련 연구자들은 면담자가 면담시 제공하는 사

회  지지가 아동으로 하여  유도  암시 인 정보

를 더 잘 항할 수 있게 하는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 한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아동 보고의 정확성에 미치는 

향은 아동의 사회 정서  개인차( : 기질, 부모와의 

애착 형태)  인지  개인차( : 작동 기억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Davis & 

Bottoms, 2002). 

한편 이와 조 으로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아동

의 기억 수행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Imhoff 와 Baker-Ward(1999)는 3-4세 

아동들을 상으로 특정 사건을 제공하고, 2주 후 동

일한 면담을 반복 실시하 다. 면담자의 사회  지지

가 제공되는 집단과 그 지 않는 집단에서 아동의 경

험에 한 회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주 후 동

일한 조건으로 재면담을 실시하여도 두 집단의 아동들

은 모두 비슷한 회상 수 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불일치성 해 련 연구자들은 면담자가 제공

하는 사회  지지의 강도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 다. 

다시 말해,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제공되는 실험 집

단과 비교되는 통제 집단이 단순히 면담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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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제공되지 않는 립  태도인 경우보다 다소 

‘ ’인 태도의 면담자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  지

지에 따른 집단 간의 아동 회상 보고의 차이가 보다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Davis & Bottoms, 2002). 

이는 아동 면담시 사회  지지의 제공이 아동 보고의 

정확성 향상을 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어도 

인 면담자의 경우 아동의 회상 보고에 확실히 

부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수사면

담 문가들은 아동 면담시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  

지지가 아동 진술에 미치는 향이 아동의 연령, 아동 

개인차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만, 아동의 회상 보고에 부정  향을 다는 과학  

증거는 아직까지 밝 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Hershkowitz(2009)는 성학  경험이 있는 아

동들을 상으로 NICHD(미국국립아동보건인간개발 

연구소)가 제공하는 표 화된 수사면담 지침에 따라 

진행된 면담의 사회  지지 정도를 분석하 다. 

NICHD 아동 수사면담 지침이 제시하는 사회  지지

로는 면담자가 면담 도  아동의 이름을 친근하게 자

주 언 하고, 아동의 회상 내용과 계없이 아동이 응

답하고자 하는 노력에 한 립 인 격려를 지속 으

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면담자의 사회  지지는 특히 면담자의 ‘개

방형 질문’ 즉, 면담자가 어떤 단서의 제공 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방 으로 물어보는 자유 회상  형태

의 질문에 한 아동의 자발  반응성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자가 사회  지지를 

제공하면 할수록 아동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한 

정보를 자발 으로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상 으

로 나이든 아동들은(7-9세) 면담자의 사회  지지 정

도와 자유 회상  보고에 높은 정  상 이 있었으나, 

보다 어린 아동들은(4-6세) 면담자의 사회  지지 정

도와 자유 회상  보고에 유의미한 계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아동 진술에 미치는 

향은 아동의 개인차 요인에 따른 차이도 있다. 수사

면담시 면담자의 사회  지지에 따른 향은 상 으

로 말이 많은 아동들보다 말이 없고 수 음이 많은 아

동들에게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shkowitz등(2006)은 수사면담 장 자료들을 직  

분석하여, 면담자와 의사소통을 꺼려하는 아동들과 

조 으로 면담자에게 매우 조 이며 면담에 극

으로 참여하는 아동들을 나 어 면담자의 사회 지지 

정도와 아동 보고의 정확성을 비교해 보았다. 상한 

바와 달리, 의사소통을 주 하는 아동의 수사면담에서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오히려 낮은 빈도로 제공되었

고, 면담에 조 인 아동들에게 면담자는 사회  지

지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고 이는 결국 반 인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  혹은 정  정서가 포함된 경험들이 아닌 

수치심이나 스트 스가 높은 부정  정서가 포함된 경

험에 한 회상을 요구하는 아동 수사면담의 경우 면

담자의 사회  지지는 실험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공

하는 수 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할 수 있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 인 아동 면담 훈련을 받

은 면담자들조차도 아동 면담시 수사사건과 련된 정

보 확보에 한 나머지 라포 형성에 필요한 주의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장 평가가 지속

으로 보고되고 있다(Westcott & Kynan, 2006). 면담자

들이 라포 형성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아동 수사면담시 바람직한 라포 형성을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수사면담 과정에서 아동과의 라포 형성을 

한 구체 인 차와 응용에 한 정보  문 지식

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장 보편 인 아

동 수사면담 지침으로 알려진 NICHD 지침서에 제시

된 아동 수사면담의 라포 형성 단계를 간략하게 소개

해 보고자 한다.

아동 수사면담시 라포 형성 차

국외에서는 아동 수사면담시 본격 인 사건 면담에 

앞서 면담자가 아동과 한 라포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해 소개되어 왔다(Home Office, 

2002). 그 에서도 아동 수사면담과 련하여 국제

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장에서 가장 일반 으로 활

용되고 있는 면담 지침서는 ‘NICHD 아동수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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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이다. 이미 수많은 실증  연구들을 통해 그 효

과성이 검증된 바 있는 NICHD 아동수사면담 로토

콜은 기본 라포 형성 단계부터, 아동 서술 훈련 차, 

수사 사건 면담 차, 면담의 마무리 차에 이르기까

지 모든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Roberts, Lamb, & 

Sternberg, 2004; Lamb et al., 2008). 특히 이 로토콜

은 수사면담시 면담자가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 

‘자유 회상  질문’에서 아동이 경험한 사건에 한 정

보를 가능한 자발 으로 풍부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NICHD 아동 수사면담 로토콜은 라포 형성 단계

에서부터 면담자가 아동이 일상생활  과거에 경험했

던 특별한 사건들에 해 자발 으로 서술해 보는 기

회를 제공하는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로토

콜의 라포 형성은 크게 2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면담자는 아동에게 개인 으로 정

 혹은 부정  의미가 있었던 경험들에 해서 서술

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면담자는 

아동에게 최근 경험한 일들 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 갔던 일)에 해 서술해 

보도록 하고, 가능한 구체 으로 그 경험에 해 회상

할 것을 권유한다. 이 두 단계의 라포 형성은 면담자

가 아동과 정서  친 함과 상호 신뢰의 토 를 마련

하고자 하는 일차  목 뿐만 아니라 본격 인 수사면

담에 들어가기 이 에 아동에게 일상 경험에 한 서

술 훈련과 일화  기억 회상 훈련 제공의 이차  목

을 포함한다. 

각 단계의 세부 차를 살펴보면, 우선 면담자는 라

포 형성에 앞서 아동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본 면담에

서 아동의 주요 회상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

시한다. 그리고 면담자는 아동에게 회상 보고시 구체

 진술의 필요성, 사실  정보만을 서술하는 것의 

요성, 화의 기본 규칙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다. 를 

들어, 면담 과정에서 아동은 언제든지 면담자의 질문

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한 질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언제든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질문이 이해되지 않

는다’와 같은 솔직한 응답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달

한다. 면담의 주요 목 과 진술의 기본 규칙들을 아동

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면담자는 라포 형성의 첫 번

째 단계인 일반 서술 훈련을 시작한다. 일반 서술 훈

련에서 면담자는 아동에 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제안과 함께 아동이 좋아하는 것들, 가장 즐거웠던 최

근 경험 혹은 즐겁지 못했던 최근 경험들에 해서 자

유롭게 이야기 해 볼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나서 면

담자는 라포 형성의 두 번째 단계인 일화  기억 회상 

훈련을 시작한다. 면담자는 아동에게 몇 일  혹은 몇 

주 에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경험에 해서 상세하게 이야

기 해 볼 것을 요청한다. 아동이 매우 간결한 응답만

을 제공하는 경우, 면담자는 아동의 응답에 바탕을 두

고 그 경험과 련한 특정 사람이나 사물, 행동,  환

경 등에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해  것을 요청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모든 정보들을 가능한 

구체 으로 서술하는 것의 요성을 지속 으로 상기

시켜 주는 것이 요하다. 아동이 더 이상 서술할 것

이 없다거나 충분한 서술 훈련이 되었다고 단되면 

면담자는 라포 형성 단계를 마무리한다. 

이 표 화된 구조  라포 형성 과정에도 불구하고 

수사 면담자들은 실 으로 여 히 몇 가지 주요 난

들에 착할 수 있다. 가장 큰 난  에 하나는 면

담에 지극히 비 조 인 아동의 경우 면담자가 어떻게 

응해야 하는 지에 한 객 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라포 형성을 한 면담자의 지속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심하게 소극 이거나 

면담에 비 조 일 경우, 면담자는 좌 하게 되고 이

는 면담  과정에서 면담자의 사회 지지 제공의 부

족을 래할 수 있다. 그러나 련 장 자료에 의하

면, 아동이 겪고 있는 불안과 스트 스의 원인에 한 

정보를 면담자가 미리 악하는 경우, 면담자는 아동

의 정서  감정 상태를 더 잘 공감하게 되고 면담시 

사회  지지 제공에 한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et al., 2008). 한 면담자자 제

공하는 사회  지지의 형태, 아동 응답에 한 반응수

 등에 한 지속 인 피드백을 면담 후 제공받게 되

면, 면담자는 라포 형성 과정에서 아동의 개인 특성에 

따라 부가 인 단계를 추가한다거나 라포 형성 단계의 

세부 순서를 조 하는 식의 융통성 있는 근으로 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성격

- 80 -

다 효과 인 라포 형성을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Lamb et al., 2008). 

수사면담 문가들이 장에서 직면하는  다른 난

은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  지지나 정서  감정 

이입이 아동의 지나친 신뢰와 면담자의 기 를 충족시

키고자 하는 아동의 사회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은 실제로 기억

하고 있는 사실과 무 하게 면담자가 기 하는 응답이

라고 믿는 방향으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는 경향성이 

강하다(Malloy & Quas, 2009). 이와 같은 아동의 진술 

오류를 방지하기 해서 일부 면담자들은 수사면담시 

아동에게 사회 지지 제공을 가능한 자제하고 립

인 자세로 면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Moston & Engelberg, 1992). 그러나 면담자가 

라포 형성 단계 혹은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의 특정 

사실  보고에 한 피드백이 아닌 회상하고자 하는 

아동의 의지와 노력에 한 지지는 아동의 체 보고

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낯선 면담 환경에 한 정서

 편안함과 진술의 내  동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동의되고 있다(Hershkowitz, 2009). 

이외에도 NICHD 아동 수사면담 로토콜은 면담자

의 라포가 아동 진술에 미치는 향에 한 주요 논

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실제 면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 자료와 국외의 학술  연구들을 

토 로 라포 형성 과정에서 아동이 선호하는 질문의 

구조  형태,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한 시간, 아동

의 연령과 개인차에 따른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의 

계성, 특히 소극 이고 수 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라

포 형성이 미치는 향에 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동 수사면담시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에 따른 라포 형성의 향 

면담자의 다양한 질문 형태들 에서 개방형 질문 

형태가 아동 보고의 양과 질에 미치는 장 에 해서

는 익히 알려져 왔다(Roberts et al., 2004). 

Hershkowitz(2009)은 라포 형성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

에 한 서술 기회를 제공받은 아동들이 수사면담 단

계에서도 경험한 사건에 한 자발  서술이 향상되는 

것을 검증하 다. 한 이는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

의 서술 반응 정도를 통해 수사면담시 아동의 자발  

진술 수 을 측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Hershkowitz 

(2009)은 라포 형성시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한 

응답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경험에 한 풍부하고 

자발 인 서술이 면담자의 경청과 공감  태도를 이끌

고, 나아가 이 면담의 심이 자신이고, 아동 스스로 제

공하는 정보가 갖는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면담자의 질문 형태뿐만 아니라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 한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향을 미

칠 수 있다. Davies, Westcott, 와 Horan(2000)은 아동 

학  사건과 련한 수사면담 자료들을 토 로 라포 

형성 시간이 8분이하 던 면담과 그 이상이었던 면담

을 나 어 분석하 다. 상 으로 짧은 라포 형성의 

면담이 긴 라포 형성의 면담보다 수사면담시 아동 진

술의 양과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eoh 와 

Lamb(2010)연구에서도 라포 형성이 길어질수록 본격

 수사면담시 아동 보고의 체 양이 감소하는 일

된 패턴을 발견하 다. 다소 긴 라포 형성이 아동의 

집 도뿐만 아니라 면담자로 하여  면담 질문과 아동

의 응답에의 반응 노력에도 향을 주어 반 으로 

아동 진술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포 형성에 소요된 인 시간이 수사 사

건과 련된 아동 보고량 감소에 직 인 향을 주

기 보다는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불편해 하는 아

동일수록 면담자는 라포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

하게 되고, 이는 곧 수사면담시 아동 진술의 정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아동의 기질 , 맥락  특

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복합

으로 향을  수 있다. 

한편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사면담시 아동

의 자발  진술량의 주요 측변수도 될 수 있다. 앞

서 언 하 듯이, Hershkowiz(2009)은 라포 형성에 소

요된 시간이 길수록 본격 인 수사면담에서 개방형 질

문에의 아동 응답률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 다. 이

는 아동의 인지 발달  에서도 상되는 결과이다. 

어린 아동일수록 과거 경험에 한 회상  정보 인출

에 필요한 인지  자원과 주의 집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라포 형성 단계에서부터 사건과 무 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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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이 인지  자원과 주의 집 의 에 지를 지나

치게 할애하게 되면 본격  수사면담에서 아동의 진술

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짧

은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과 아동 보고의 정  상 은 

결코 인과성을 반 하는 것이 아님을 면담자들은 유념

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선행 연구들이 일 으로 제

언하는 바는, 지나치게 긴 라포 형성이 아동 진술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과 아동 진술의 계를 해석하는 바람직한 

견해는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인 시간을 고려하

기 보다는 면담자가 아동의 언어 , 비언어  반응들

에 주의를 기울이고, 면담에 한 아동의 동기 부여와 

수사사건과 련한 구체 인 진술을 해 비되는 시

간이 아동의 다양한 연령과 수사 사건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 되어야 한다는 이다. 수사면담시 

바람직한 라포 형성이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미치는 

정 인 향은 4세의 어린 아동부터 15세의 청소년

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일 성 있게 나타

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 수사면담에 

해 학술  연구자  장 실무자들의 심이 증가하

면서 보다 세부 으로 아동 수사면담시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과의 계에 다양한 아동의 연령차를 고려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다. 를 들어, 면담자의 라포 형

성에 투자하는 시간과 련하여 Hershkowitz(2009)은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과 수사 면담 단계에서 아동 

진술의 양과 부  상 이 있음을 주장하 다. 그러나 

Teoh 와 Lamb(2010)은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과 아

동 진술의 부  계성이 5-7세 아동에게는 선행 연구

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상 으로 나이든 

아동 8-12세  13-15세를 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라포 형성시 면담자의 질문 형

태가 아동 진술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

른 차이가 있었다. Hershkowitz(2009)은 라포 형성 단

계에서 아동의 서술 정도는 수사 면담에서 아동의 자

발  진술 정도를 측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 다. 

그러나 어린 아동 4-6세와 나이든 아동 7-9세를 나

어 살펴보면, 나이든 아동에게는 라포 형성 과정에서

의 서술 정도와 수사면담에서의 진술 정도에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었으나, 어린 아동들은 그와 같은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린 아동들은 라포 형성 

단계에서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한 반응 자체가 

나이든 아동들에 비해 인 수 이 떨어지기 때문

으로 보여진다. 어린 아동들은 언어 , 인지  발달의 

미성숙으로 인해 면담자들은 라포 형성 단계에서 개방

형 질문보다는 선택형 질문을 많이 제공하게 되고, 이

는 곧 수사면담의 질문 형태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연령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정서  개인

차에 있어서도 아동의 연령차에 따른 차이를 보 다. 

Hershkowitz(2009)은 상 으로 수 음이 많고 말수

가 은 아동과 활발하고 의사소통이 많은 아동으로 

나 어 라포 형성과 수사 사건과 련한 아동의 진술 

정도를 살펴보았다. 수 음이 많고 말수가 은 아동

의 경우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의 반응성과 라포 형

성에 소요된 시간은 본격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 

진술의 양과 유의미한 상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와 상반된 특성을 가진 아동의 경우는 그와 같은 계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 으로, 말이 은 아동의 

면담은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동

의 반응보다 상 으로 면담자의 반응이 더 많아진다. 

이는 곧 수사면담시 아동의 집 력과 수사사건에 한 

진술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4-6세의 아동들에만 해당되는 것으

로 보다 나이든 7-9세 아동의 경우, 수 음이 많고 말

수가 은 아동일수록 개방형 질문을 심으로 라포가 

구축되는 경우, 수사면담시 아동 진술의 양이 유의미

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이와 같은 성격  기질에 따른 개인차 이외

에, 학  받은 경험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아동과의 

라포 형성에 해서도 최근 연구자들의 심이 주목되

고 있다. 학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많은 수가 형식

 수사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신의 과거 경험에 

한 언 을 꺼려하고 인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수사면담에서 아동이 학  경험을 인정하는 비율은 평

균 45% ～ 74% 정도로 연구자들은 아동의 학  경험 

인정 여부가 수사면담의 질과 형태에 달려 있다고 주

장한다(London et al., 2007). 학  경험을 아동이 특히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의 부분은 학  사건의 

가해자가 연 계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반복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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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학 의 정도가 상 으로 더 심각한 경우들

로 조사되었다(Hershkowitz, Horowitz, & Lamb, 

2007). 한 이와 같은 아동들이 수사면담을 통해 학  

경험을 인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건에 한 진술

량은 상 으로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Orbach, 

Shiloach, & Lamb, 2007). 따라서 이와 같은 성향의 

아동들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는 일반 수사

면담 보다도 면담자의 라포 형성이 갖는 역할이 특히 

더 요하다. Hershkowitz등(2006)은 아동 학 와 

련된 50건의 수사면담 , 학 당한 경험을 인정한 아

동과 그 지 않은 아동을 나 어 살펴보았다. 학  경

험을 인정한 아동의 경우 라포 형성 단계에서 면담자

의 개방형 질문이 더 많이 제공되고, 아는 곧 면담자

의 체 인 질문수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의 반응성을 통해 수사면

담 단계에서 아동의 학  경험 인정 여부도 측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 반

응이 소극 이고, 면담자가 개방형 질문보다 선택형 

질문이 반복되면, 면담자는 본격  수사면담으로 넘어

가기 보다는 아동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라

포 형성 단계를 더 보강하는 것이 권장된다.

결론 으로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과 수사 사건에 

한 아동 진술 정도의 부  상 은 어린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이든 아동들에게는 유의미한 계

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이든 아동

들의 경우는 상 으로 말이 고 수 음이 많은 아

동일수록 개방형 질문으로 구축된 라포 형성이 보다 

요하다.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과의 

계성을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살펴 본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상으로 한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과 아동 진술과의 계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들

이 요구된다. 한 학  경험을 노출하기 특별히 꺼려

하는 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경우 면담자는 라포 형

성 단계에서 보다 풍부한 사회  지지를 제공하고, 상

황에 따라 반복 인 라포 구축 시도가 필요하다(Lamb 

et al., 2008). 

체 논의

국외에서는 어린 아동을 상으로 수사면담시 바람

직한 라포 형성의 필요성과 요성을 강조하는 경험  

연구  장 자료의 조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아동이 경험한 치명 이고 불쾌할 수 있는 부정  성

격의 사건을 의도 으로 회상하고 회상된 정보를 낯선 

면담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수사면담의 상황은 어린 아

동에게 공포나 심리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수사면담시 한 라포의 형성은 아동의 반

인 긴장 수 을 완화시켜 아동이 수사 사건과 련하

여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자발 으로 제공할 수 있도

록 내  동기 부여와 정서  안정 제공에 그 근본 인 

목 으로 두고 있다. 

수사면담자는 라포 형성의 요성에 한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의 다양한 연령을 고려한 아동의 주의 집

 역량과 인지  자원 활용의 최 화 수 , 라포 형

성  본격  수사면담에 한 시간 안배의 요성

에 한 문 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취학  아동들을 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할 경우, 

상 으로 긴 라포 형성은 오히려 아동의 주의 집  

하와 인지  자원 고갈로 인해 수사사건과 련한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NICHD 아동 수사면담 로토콜은 면담자와 아동의 

라포 형성 차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로

토콜의 라포 형성 차는 재 국제 으로 리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서술 훈련과 일화  기억 회상 

훈련 단계를 포함한다. 면담자는 이와 같은 구조화된 

라포 형성 단계를 통해 아동의 언어 , 비언어 인 반

응들을 악하고, 아동이 본격 으로 수사사건에 해 

서술할 비가 되었는지를 단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아동 면담시 면담자의 ‘사회  지지’가 

갖는 역할에 해 학술  연구뿐 아니라 장 자료 조

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면담자들의 사회  

지지가 아동의 인지  기억 과제에 미치는 정  

향은 수많은 경험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Bottoms et al., 2007). 게다가 장 자료들도 수사면

담시 면담자들이 제공하는 사회  지지가 아동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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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구체 으

로 서술하고자 하는 내  동기와 아동 진술의 정확성

을 향상시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

은 아동의 특별한 진술 내용에 따른 면담자의 정서  

피드백이 제공되어선 안 된다. 아동의 보고하는 정보

와 무 하게 면담에 집 하고 구체 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아동의 내  동기와 노력에 하여 면담자의 일

된 사회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수사면담 맥락에서 라포 형

성과 진술 정확성과의 계성에 해 연구자들의 심

이 주목되고 있다(김시업, 2011; 김시업, 문옥 , 김기

민, 2010). 그러나 아동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에서 아동이 피해자 혹은 련 참조인으로 연루되

는 경우가 차 증가하는 국내의 실정에서 성인보다도 

맥락   환경  요소에 훨씬 더 민감한 어린 아동들

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수사면담시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과의 계성에 한 깊이 있는 학문  연구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살펴본 국외 연구들을 동향과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법정 체계와 아동 수사면담 

환경을 반 한 바람직한 라포 형성 방법, 아동 진술과

의 계성, 아동의 다양한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

려한 차별  라포 구축 방안 등에 한 학술 연구자들

과 장 실무자들의 지속 인 심과 고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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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ort building is an essential part of the investigative interview process and there ard growing evidence that 

attempts should be made by interviewers to establish rapport. There are, however, few studies shed light on the 

effectiveness of rapport building,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children's investigative interview in Korea. Thus, 

this paper is provided far-reaching research background for the positive effects of supportive interviewing and the 

importance of rapport building on children’s testimony based on the recent empirical researches and case studies 

in abroad. In addition, it is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effects of the lengths of rapport build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practical purposes. The ultimate goals of this paper are to 

offer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helpful guideline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rapport building to 

investigative interviewers, legal professionals, and social workers who study and work within the fields of 

children’s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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