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언어학� 제59호(2015.6.30). 二重 語學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아동 학습자의

작문 담화 능력 발달*

12)

최 은 지

Abstract

Choi Eun-ji. 2015. 6. 30. Development of Discourse Competence in Writing 

Composition of Child Language Learners as a Second Language. Bilingual 

Research 59, 249-277. This study is for looking into development of discourse 

competence in writing composition of child language learners as a second 

language. Discourse competence in writing composition is the competence to 

produce composition that is coherent and cohesive in units bigger than 

sentences. For this study, writing data from four KSL child learners were 

collected and analysed to see stages in development of discourse competence. 

As a results, five stages were established, stage of pre-discourse, stage of 

discourse emergence, stage of discourse elaborating, stage of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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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Wonkwang Digital University)

【Key words】Korean as a second language(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Discourse 

Competence(담화 능력),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다문화 

가정 자녀), Competence of theme(주제 능력), Competence of 

coherence(응집 능력), Competence of cohesion(결속 능력), 

Competence of considering readers(독자 고려 능력)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5546).



250  이 언어학 제59호(2015)

1. 서론

본고에서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아동 학습자의 작문 자료

를 통해 아동 학습자의 담화  능력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언어로

서의 한국어 아동 학습자(이하, KSL 아동 학습자)란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 배워야 하는 아동 연령의 학습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가 이에 포함된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작문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이란 

문장 이상의 단 로 일 되고 응집성 있는 의미를 가진 한 편의 을 생

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쓰기에서는 단지 어휘나 문법에 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제의 명확성  일 성, 내용의 풍부함, 논리  

개, 텍스트의 응집성  완결성 등의 단어나 문장 차원을 넘어서는 담화

인 차원의 능력”(최은지 외, 2014; 423)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아동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로도 담화를 

생산해 보거나 해 본 경험이 부족할뿐더러, 한국에 와서도 언어  능

력의 한계로 인해 완결된 담화를 생산하기보다는 받아쓰기나 따라 쓰기

와 같이 정확성에 집 하는 다소 분 인 쓰기에 치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최은지 외, 2014; 424). 이 게 담화  능력이 도외시되는 경향은 

지 까지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에 한 연구1)에서도 마찬가지

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의 연구들은 음운 인 능력(양성오, 2009), 어휘  능력(강진숙, 

1) 여기에서 언 하는 연구들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본고에서 다루는 ‘제

2언어로서의 한국어 아동 학습자’와 완 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재

까지의 다문화가정 아동 상의 연구들은 부분 이러한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아동 학습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을 

뭉뚱그려 진행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록 언 되는 연구의 상이 완 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에 

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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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김선정 강진숙, 2009; 김화수 외, 2009; 박미단, 2011; 배 연, 

2011; 임은해, 2011, 한아름, 2011), 통사  능력(이미연, 2009; 박미단, 

2011; 황소진, 2010; 김나 , 2009; 송은주, 2010; 김은정, 2011; 장유림, 

2011; 최미 , 2011; 김의수․김혜림, 2012; 최지 , 2012; 박미단 외, 

2013)의 발달에 한 것에 치우쳐져 있으며, 문장 수  이상의 담화  

능력의 발달에 한 연구는 배소  외(2010)이 유일하다.2)

이에 본고에서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 학습자들이 생산

한 쓰기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 학습자들의 담화 능력 발달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담화 능력 발달 양상은 향후 KSL 아동 학습자

에 한 교육 목표 설정, 평가 기  설정, 교육 방향 제시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2. 담화 능력의 구성과 발달

2.1. 담화 능력의 구성

넓은 의미에서 담화란 문장 층 를 넘어서는 언어 단 로서(김정숙, 

1996; 295), 문장으로 표 된 각각의 생각(idea)들을 엮어 낸 것이다. 즉, 

의미 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둘 이상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표 하고자 할 때 그 문장들의 덩어리를 담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를 제 로 구성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담화 능력이라고 한다. 

담화 능력을 이루고 있는 하  구성 요소들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

는데, 이는 담화 능력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한 논의와 련되

2) 배소  외(2010)에서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비교하 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야기 구성, 이야기 문법, 

결속표지 사용의 측면에서 더 낮은 수행을 보이고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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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일부로서 담화 능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Canale(1983)3)에서는 담화 능력을 ‘표층 인 결속성(cohesion)과 

의미 인 응집성(coherence)을 이루기 한 능력’으로 설명하 다. 이는 

즉, 체 으로 통일된 하나의 의미를 가진 응집성 있는 담화를 구성하

는 능력인 응집성,  한 이를 실 하기 해 명사나 속사와 같은 형

식 인 결속 장치를 하게 활용할  아는 능력인 결속성으로 담화 

능력이 구성되어 있다고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에 따라 지 까지의 한국어 교육에 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담화 능력은 응집성과 결속성이라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에 을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말 이시아인 한국어 고  학습자들의 

토론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를 살펴본 이선미(2010), 국인 학습자의 

발표문에 나타난 담화 표지를 연구한 이환환· 김 주(2012), 태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텍스트 응집성에 한 인식을 연구한 이보라미· 수 펀 분

룽(2012), 담화 안에서 여러 언어  장치를 통해 실 되는 응결성4)을 

심으로 국어권 유학생의 담화 능력을 분석한 이정란(2013), 고  학습

3) 이보다 앞선 Canale & Swain(1980)에서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하  구성으로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

어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략  능력(strategic competence)를 제

시하 다. 이후 Canale(1983)은 사회언어  능력의 하 에 포함되어 있던 담

화 능력을 상 의 층 로 올려 의사소통능력의 하  구성 요소로서 독립

으로 설정하기 시작하 다.

4) 이정란(2013)에서는 ‘cohesion’을 ‘응결성’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 다. 

한 노미연(2013)에서도 ‘응결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응결성’, ‘응결 

장치’라는 용어는 ‘cohesion’을 ‘coherence’와 표리 계에 있다고 보는 을 

반 한 것이다. 즉, 결속성에 해 응집성이 언어  장치를 통해 겉으로 표

된 것이라고 보는 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달아 이어지는 문장과 문

장, 명제와 명제를 서로 단단히 묶어 다는 을 강조하기 해 ‘cohesion’을 

‘결속성’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 이어지는 <표 1>에서 제시하듯이 

‘coherence’와 ‘cohesion’를 단순한 표리 계가 아닌 다소 상이한 개념으로 바

라보는 을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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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인터뷰 평가 담화에서의 응결 장치 사용을 연구한 노미연(2013) 등

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그 에서도 표면 으로 드러나는 

결속 장치나 담화 표지5)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향이 

담화 능력을 균형 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해서는 재고의 여

지가 있다.

이 듯 응집성과 결속성에 을 두었던 담화 능력의 개념과 범 에 

한 논의는 최근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

고 논리 으로 이어진 말로써 구성할 수 있는 능력(김정숙․ 원진숙, 

1993; 25)’이라고 할 수 있는 담화 능력은 단지 ‘생각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무엇인가’의 문제까지 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담화 능력의 구성 요소에 해 깊이 

있게 고찰한 최근의 연구인 이선 (2014)에서는 담화 능력에 해 보다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선 (2014; 42)에서는 “응집성과 결속성

만으로는 의미 결속 이 의 단계, 즉 의미의 생성 단계를 포 할 수 없으

며”, “담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의 사용과 련된 능

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을 들어, 응집 능력과 결속 능력 이외에도 이들

을 포 할 수 있는 하  구성 요소들이 담화 능력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

장하 다. 이에 이선 (2014; 73)에서는 담화 능력을 ‘주제 생성 능력’, 

‘응집 능력’, ‘결속 능력’, ‘수사 능력’의 네 가지 하  구성 요소로 나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담화 능력의 구성 요소에 한 논의는 ‘주제를 

심으로 뭉쳐진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인 담화의 본질 인 측면을 좀 

더 잘 반 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 좋은 담화를 생산하기 

해서는 주제와 련된 풍부한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이 제되어야 하며, 

청자나 독자에게 보다 효과 으로 주제를 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5)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는 화 는 담화의 구조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담화 속의 명제와 명제를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에서 결속 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254  이 언어학 제59호(2015)

주제 능력
주어진 주제에 맞게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하고 풍부한 내용
으로 기술하는 능력

응집 능력
담화의 각 부분들이 체 으로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기 해서 논
리 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

결속 능력
결속 장치나 담화 표지를 하게 사용하여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
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독자 고려 
능력

독자의 상황이나 배경 지식, 흥미를 고려하여 내용을 개하거나, 

설의법이나 비유 등의 다양한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독자의 극
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한 을 고려하여 ‘주제 생성 능력’과 ‘수사 능력’을 담화 능력에 포함한 

이선 (2014)의 논의는 매우 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어 발표 수행을 한 담화능력 교육 방안을 다루고자 했던 

이선 (2014; 73)에서는 ‘발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담화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 으므로, 본고에서는 발표가 아닌 작문의 상황을 상정하

고 담화 능력의 구성 요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 이선 (2014)에

서 제시한 ‘주제 생성 능력, 응집 능력, 결속 능력, 수사 능력’을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그 범 에 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고에

서는 이선 (2014)의 견해를 수정하여 쓰기에서의 필요한 담화 능력의 

구성 요소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표 1> 작문 상황에서의 담화 능력의 구성 요소

우선 주제 능력은 ‘주어진 주제에 맞게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하

고 풍부한 내용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나의 담화가 성립되기 

해서는 의 주제와 을 채울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이 제되어야 하므

로 주제 능력은 매우 요한 능력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선

(2014)에서 제시한 ‘주제 생성 능력’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선 (2014)에

서 제시한 주제 생성 능력은 “담화의 주제를 구상해 낼 수 있는 능력”으

로서 말 그 로 주제 생성에 이 맞추어져 있어 담화 구성에 필요한 

내용의 풍부성을 포 하지 못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제 생성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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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능력’으로 바꾸고, 주제 선정과 련된 능력뿐만 아니라 하고 

풍부한 내용 마련에 련된 능력까지 포 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었다. 

응집 능력은 ‘담화의 각 부분들이 체 으로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기 

해서 논리 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이는 

담화를 통일성, 논리성 있게 조직하고 구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한 능

력을 말한다. 이선 (2014; 57)은 ‘응집 능력’을 ‘미시  응집 능력’과 ‘거

시  응집 능력’으로 나 고, 미시  응집 능력은 문장과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을, 거시  응집 능력은 담화 체가 주제를 향해 조직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 

뒤에 이어질 ‘결속 능력’이 결속 장치나 담화 표지의 사용과 같은 표면

인 능력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응집 능력은 담화의 각 부분들이 

체 으로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기 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선 (2014)의 거시  응집 능력으로 범 를 정하고, 이선 (2014)에서 

이야기한 미시  응집 능력은 결속 능력에 포함되도록 하 다. 

결속 능력은 ‘결속 장치나 담화 표지를 하게 사용하여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결속 능력은 결속 장치나 

담화 표지와 같은 표면 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련된 능력에만 한정

하지 않고 이들을 이용하여 연계성 있는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함께 포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 고려 능력은 ‘독자의 상황이나 배경 지식, 흥미를 고

려하여 내용을 개하거나, 다양한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독자의 극

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이선 (2014)에서 이야

기한 ‘수사 능력’과 맞닿는 개념으로, 이선 (2014)에서는 수사 능력을 

“담화의 효과를 최 화할 수 있도록 도입과 마무리의 내용을 구성하고, 

청자 는 독자의 담화에의 참여를 지속 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발화를 

맥락에 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

의는 발표의 상황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수사 능력’이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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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사용했을 경우 ‘수사법’, ‘수사  표 ’에만 한정되어 독자를 고

려한다는 핵심 인 의미를 제 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때문에 용어를 

‘독자 고려 능력’으로 수정하 다. 

와 같이 작문에서의 담화 능력은 주제 능력, 응집 능력, 결속 능력, 

독자 고려 능력으로 나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KSL 아동 학습자들에게서 이러한 작문 담화 능력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2.2. 아동의 담화 능력 발달

아동의 담화 능력에 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는 않으며, 주로 장애 

아동이나 학습 부진 아동의 발달을 다루는 특수 교육  언어 치료 분야

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부분 ‘이야기 다시말하기

(story-retelling)’ 과제6)를 통하여 아동의 담화 능력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인지능력이 차 성장하면서 이야기의 구

조, 사건의 인과 계, 둘 이상의 에피소드들의 련성 등에 한 인식이 

심화되고, 그러한 결과로  풍부하고 세 하고 응집성 있으며, 구조를 

갖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배소 ‧ 이승환(1996; 34)은 3세에서 

7세까지의 한국 아동의 이야기 능력의 발달을 살펴보았는데, 일반 으로 

3세에는 이야기를 구성할 비 단계에 있으며, 4세에는 이야기가 논리

인 순서로 되어 있다는 을 알고, 이를 단순한 행동 설명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5세에는 등한 계의 두 에피소드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

며, 6세에는 종속 인 계에 있는 에피소드를 달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

나 덜 분명하게 달하며, 7세에는 좀더 분명하게 종속 으로 연결된 이야

6)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는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  후, 아동으로 하여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여 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권유진· 배소

, 200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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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하 다. 한 등 학년 아동의 이야기 능

력의 발달을 살펴본 권유진· 배소 (2006)에서도 아동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이야기 구성, 구문 표 , 결속표지 사용 능력이 함께 상승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7). 그러나 이러한 언어 치료학 분야의 연구는 아동의 담화 

능력 발달을 주로 ‘이야기’라는 장르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담화 능력 발달의 모를 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아동의 독자 고려 능력에 한 연구는 국어교육학 분야의 연구

인 정혜승(2009)에서 이루어졌다. 정혜승(2009)에서는 등학생 필자에

게 고를 쓰게 한 후 여러 독자를 상정하여 이를 고쳐 쓰는 과제를 하

게 하 다. 그 결과 등학생 필자들은 독자를 고려하는 정도가 미약하

며, 독자 고려의 방식이 나타나더라도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정보를 

조 한다거나 상되는 독자의 반응에 처하는 략보다는 독자의 흥

미와 심을 유발시키고 공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끌어들이기’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아동의 담화 능력이 체로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KSL 아동 학습

자의 발달 과정이 어떠한가를 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KSL 아동의 작문 자료를 통해 담화 능력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를 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아동 학습자 네 명

7) 배소 ·이승환(1996), 권유진·배소 (2006)을 제외한 부분의 연구들은 아동

의 담화 능력 발달보다는 장애 아동이나 학습 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

기 발달 능력을 비교한 연구(강정숙, 2003; 조문주, 2007; 이승희, 2007; 최은

정, 2008)이다. 이들 연구들은 아동 학습자에게서 구어 는 문어의 이야기 

발화를 끌어낸 후 그 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 아동이나 학습 부진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한 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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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성별 연령8) 모국어 입국 시기 찰 기간

아동A 남 11세 국어 2013년
2013년 4월~ 

2014년 9월
(18개월)

아동B 남 11세 어/ 국어 2010년
2013년 6월~ 

2014년 12월
(19개월)

아동C 여 9세 어/ 국어 2010년
2013년 6월~ 

2014년 12월
(19개월)

아동D 남 12세 국어 2014년
2014년 2월~

2014년 10월
(9개월)

의 쓰기 자료를 수집하 다. 아동 학습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해

서 부모와 아동 본인의 동의를 받았으며, 아동의 부모에게는 연구의 목

과 수집 내용과 차를 상세히 설명하 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연

구보조원이 아동들과 일주일에 1번 이상의 정기 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쓰기 자료, 화 녹음 자료, 찰일지의 세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자는 2시간 정도 되는 아동과의 만남에서 한국

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하 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쓰기 자료를 수집하 다. 한 아동이 학교에서 생산하거나 숙제로 수행

한 한국어 쓰기 자료 역시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함께 수집하 다. 

아동과의 만남은 모두 녹음하 으며, 아동과의 만남 에 기록할 만한 

특이사항 등은 찰 일기에 기록하 다. 

이들 학습자의 기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상 학습자 정보

아동 A는 재 동포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으나, 가정 안 에서 한국어

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찰 시작 시 에 아동 A는 한국어를 

8) 찰 시작 시 의 만 나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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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어  수 건당 어  수

아동 A 90 2,483 27.6

아동 B10) 57 1,800 31.6

아동 C 77 4,038 52.4

아동 D 43 1,685 39.2

 구사하지 못하 다. 한국에 입국한 후 가정에서 한 을 가르쳤다고는 

하나, 가족들의 이름을 그리듯이 쓰는 것 외에는 ‘가’와 같은 기본 인 

자를 소리 내어 읽는 것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수 이었다. 

아동 B와 C는 두 살 터울의 오 이이다. 국계 싱가포르인으로서 

국어와 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어가 더 우세하다. 2010년에 한

국에 입국하 고, 2013년부터 한국어를 본격 으로 배우기 시작하 다.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일반 학교에 편입되기를 원하여 한국어 학

습을 시작하 다. 찰 기에 오빠인 아동 B는 한 을 소리 내어 읽고 

따라 쓸 수 있었으나, 을 쓰지는 못하 다. 반면 동생인 아동 C는 한국

어에 한 흥미와 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해 왔기 때문에 한국어로 

일기는 물론, 방학 계획, 여행 경험, 이야기 등의 다양한 유형의 을 비

교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수 이었다. 

아동 D는 재 동포 가정에서 자랐으며, 국에서 조선족 학교에 다녔다. 

조선족 학교에서 한국어로 을 쓴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기 쓰기와 

같은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는 쓰기는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하 으나, 

그 외의 기능과 주제에 한 쓰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9). 

수집한 자료의 양 인 정보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자료의 양  정보

9) 아동 D의 한국어 구어 능력은 문어 능력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일상 인 사

건을 설명할 때에도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 화가 지연되거나, 화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10) 어 화자인 아동 B의 작문 자료에서는 모르는 어휘나 구 이 있을 때 이를 

어로 표 하는 코드스 칭이 자주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휘나 구문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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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자료를 주제 능력, 응집 능력, 결속 능력, 독자 고려 능력의 측

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네 가지의 측면 에서 특히 주제 능력의 

측면을 일차 인 기 으로 삼아 발달 단계를 설정하 다. 발달 단계를 

설정한 후에는 해당 발달 단계에서 주제 능력, 응집 능력, 결속 능력, 독

자 고려 능력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

았다. 

4. KSL 아동 학습자의 담화 능력 발달 단계

본고의 상이 된 아동 학습자들은 발달 속도의 측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으나11), 아동 학습자들이 보이는 발달의 단계에서 공통 인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아동 학습자들의 담화  능력의 발달 

단계를 크게 ‘담화  단계, 담화 출  단계, 담화 상세화 단계, 담화 확

장 단계, 담화 체계화 단계’로 나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각각

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인 차원의 발달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한국어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어휘나 구 수 의 코드스 칭의 경

우는 분석 상에 포함하 다. 다만 한 문장 체를 어로 환하여 표

하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11) 담화 능력의 발달 속도에는 연령, 한국어 노출 환경, 한국어 노출 시간, 한국 

체류 기간, 동기, 성, 인지 발달 수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인 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에서도 동기나 흥미, 성은 매우 

강력한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단된다. 그 근거로 오 이인 아동 B와 아

동 C의 발달 양상을 들 수 있다. 아동 B와 아동 C는 한국어 노출 환경, 한

국어 노출 시간, 체류 기간이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이 낮은 아동 C가 오히

려 훨씬 빠른 발달 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아동 C가 아동 B에 비해 학

습 동기가 더 높고,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했기 때문이었다. 한 풍부한 

한국어 노출 환경을 갖춘 아동 A와 아동 D 역시, 담화 확장 단계 이상이 되

면서 아동 C에 비해 발달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기본 인 

담화 능력을 갖춘 후에는 아동 A와 D의 학습 동기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아동 C는 흥미를 가지고 한국어 학습에 임함으로써 담화 

확장 단계에 이른 이후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을 이루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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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담화  단계

담화  단계는 담화 수 의 을 쓰지 못하는, 담화 능력이 출 하기 

의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책에 있는 자, 어휘, 문장을 베껴 쓰거

나, 의미를 어휘나 문장 정도의 수 으로 표 하는 것에 그치는 단계이

므로, 주제 능력, 응집 능력, 결속 능력, 독자 고려 능력과 같은 담화 능

력을 발견할 수 없다. 

<자료 1> 아동 B, 문장 만들기 ( 찰 3개월)

이러한 담화  단계를 보인 학습자는 아동 A와 B로서, A는 찰 시

작 2개월까지, B는 찰 시작 3개월까지 담화  단계의 양상을 보 다. 

4.2. 담화 출  단계

담화 출  단계는 담화 수 의 을 쓸 수 없었던 아동들이 주제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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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1

오늘 받아쓰기 했어요. 10개 종 2개 틀렷어요.

어 시험 했어요. 진짜 어려워.

체육 했어요. 종심 김치하고 국몰…….

사화 해어요. 재미이어요. 학교 끝나거 수억 배우러 갔어요.

고 있는 한 편의 을 쓰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일기나 생활문과 같이 일상생활 는 자신과 매우 친숙한 주제

의 을 시도하지만, 은 매우 짧고, 단순한 명제가 나열되어 있으며, 

응집성과 결속성이 떨어지는 등 매우 미숙한 양상을 보인다. 

담화 출  단계를 찰할 수 있었던 아동 학습자는 아동 A와 아동 B 

2명으로, 아동 A는 2개월~4개월까지, 아동 B는 3개월~12개월 까지 이러

한 담화 출  단계의 양상을 보 다. 

담화  단계에서 담화 출  단계로의 변화는 매우 작스럽게 나타났

다. 이는 아동 학습자들이 이미 모국어로 쌓아온 담화 능력을 기반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 학습자를 지도하는 교사는 

아동들의 어휘 쓰기나 문장 쓰기 능력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

으로 담화 수 의 쓰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찰 시작 3개월에 아동 A가 쓴 일기로서, 담화 출  단계의 

담화 능력 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자료 2> 아동 A, 일기, 찰 3개월12)

12) 아동 A가 생산한 담화 자료에서는 띄어쓰기와 마침표 사용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의미 달을 용이하게 하기 해 띄어쓰기와 마침표 사용 

규약을 반 하여 옮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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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아홉시에 일어나. 그리고 세수를 해요. 아홉시 오분에 옷을 

입어요. 아훕시 이십분에 아칩밥을 먹어요. 십분 후에 성경을 읽어요. 

열한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교회를 해요. 일곱시에 녁을 먹어요. 아

홉시 자요. 

•주제 능력 : ‘하루 일과’와 같이 매우 친숙한 주제의 을 쓸 수 있으

나, 상세화되지 않은 단순한 명제를 나열하고 있을 뿐 

내용이 풍부성이 매우 부족하다. 

•응집 능력 : 단순한 명제를 나열하는 데에 그쳐 응집성이 매우 약하다. 

•결속 능력 : 결속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독자 고려 능력: 독자 고려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 

<자료 3> 아동 B, 일기, 찰 11개월

<자료 2>는 ‘오늘 있었던 일’라는 주제로 내용을 쓰고 있지만, 하나의 

 안에 ‘받아쓰기’, ‘ 어 시험’, ‘체육 시간’, ‘ 심시간’, ‘사회 시간’, 

‘방과 후’와 같이 매우 다양한 내용이 상세한 내용 없이 나열식으로 나

타나 있다. <자료 3>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녁까지 있었던 일들

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화 출  단계의 아동의 은 연

계성 없는 일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 응집성이 매우 약하다. 

한 의 <자료 2>와 <자료 3>에서는 결속 장치나 담화 표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러운 의 흐름과 련된 결속성 역

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듯 담화 출  단계의 아동들은 하루 일과와 같은 친숙한 주제로 

을 쓸 수 있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

며, 응집성과 결속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상의 담화 출  단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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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교 도서실에서 빌려  책가 잃어 버렸다. 학교에서 차고 한국

어 배우는 학원에서 차고 집에더 차자고 다어서. 학원 끝나고 집에서 

텔 비  바요. 녀 밥을 먹고 자 거을 타고 친구들 공원 가서 라

요. 축구더 해서요. 진짜 재미있서요. 나랑 축구해는 그 친구는 종국 와

서요. 종국는 방학해서 한국 라 와서요.

아빠가 일하고 어는 길에 마신는 거 사 요. 아빠 고마습니다.

오늘은 후수공원을 갔어요. 나, 조앤, 어마, 친구는 갔어요. 호수공원

은 고양시을 있어요. 거기 도착 후에 심을 먹을 거 요. 심은 맛있

어요. 심 먹고 후에 장미꽃을 봤어요. 장미꽃은 뻐요. 그 다음 선인

장 정원을 갔어요. 선인장은 많이 있었어요. 네시삼십분에 집에 웠어요. 

여섯시삼십분에 집에 arrived 도착하다. 후수공원은 재미있었어요. 

4.3. 담화 상세화 단계

담화 상세화 단계는 일상생활이나 자신과 련된 친숙한 주제의 을 

쓰되, 담화 출  단계에서보다 그 내용이 보다 상세해지고 풍부해짐으로

써 응집성을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한 이 단계에서는 보다 숙달

된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결속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도 하다. 

담화 상세화 단계는 상이 된 모든 학습자들에게서 찰할 수 있었는

데, 아동 A는 찰 시작으로부터 4개월~10개월까지, 아동 B는 12개

월~19개월, 아동 C는 찰 기~5개월, 아동 D는 찰 기~2개월 정도

까지 이러한 담화 상세화 단계의 양상을 보 다. 

<자료 4> 아동 A, 일기, 찰 4개월

<자료 5> 아동 B, 일기, 찰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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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를 들으신 부모님의 말

하교 후 되 어요. 이것 어떻하지 수학 시험지의 수는 찮은데 국

어 시험지의 수는 무 어 이 수 어떻게 외할머니에게 들어겠어

요? 학원이 끝나 후 집에 갔어요. “** 왔니?” “네. 왔어요.” 나는 시험

지 수를 외할머니께 들어섰어요. “ 수 왜 이 게 어 학원에 가도 

이 게 못해?” “외할머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할계요” “그래” 휴~ 않 

혼나서 다양이내! 휴~.

<자료 6> 아동 D, 일기, 찰 2개월

와 같이 담화 상세화 단계에서 아동들은 <자료 2>와 <자료 3>에서 

살펴보았던 담화 출  단계의 과는 달리, 그  하루의 일과를 나열하

는 것에서 벗어나 하루 일과 에 있었던 주된 사건에 해 보다 풍부하

고 상세한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보다 응집 인 담화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 담화 상세화 단계에서는 결속 능력 역시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4>, <자료 5>, <자료 6>의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동들은 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시어, 

용어, 속사  속 표 과 같은 결속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담화 상세화 단계에서 아동들은 하루 일과나 가까운 미래에 한 계획 

쓰기, 친구 소개하기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자기 자신에 련된 주제로 

을 쓰는 것이 가능했다. 한 이 시기는 이러한 담화 능력의 발달을 바

탕으로 하여 보다 확장된 유형의 쓰기를 시도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하

다. 그러나 아동들은 아직 상상하여 쓰기, 독후감 쓰기, 의견 쓰기, 비

교하기, 설명하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쓰기 주제와 유형에 

해서는 그 목 과 기능에 맞는 수행을 보여주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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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0년 후에 23살이 요.

나는 23살에 군 를 돼고 나서 밖으로 일해고 엄마, 아빠와 호주, 미

국, 일본…… 에 여행 가고……. 

2013.8.3

오늘 나는 우리나라 땅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나요? 책가 

일거서요. 책 내  진짜 재미있서요. 이 책 서  거 사람는 양 승하고 

백명식이 책 서어요. 책가 재미있는 우리는 살고 있는 한반도에는 먼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아득한 약 70만 년 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거는 재미있다.

나의 생각에는 왕따 시키는 것 나빠요. 

나는 국에서는 ○○○이란 친구와 놀았어요.

다른 사람 ○○○를 왕따 시켜서 나쁜 사람이 요.

나는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데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 미안해.

<자료 7> 아동 D, 미래 상상하여 쓰기, 찰 1개월

<자료 8> 아동 A, 독후감, 찰 5개월

<자료 9> 아동 D, 의견 쓰기, 찰 2개월

<자료 7>은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을 쓴 것인데, ‘주말 

계획’이나 ‘방학 계획’과 같은 비교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쓰는 것은 

쉽게 수행하는 반면, 이와 같이 상상에 가까운 먼 미래에 한 주제로 

을 쓰는 것에서 해서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자료 8>은 학교에서 과제로 부과받은 독후감을 쓴 것이다. <자료 

8>에서는 책의 제목과 지은이, 내용, 감상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는 하지만, 읽은 내용은 책의 한 구 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고, 감상 

한 ‘재미있다’는 것에 그쳐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감상을 쓰는 독후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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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능력: ‘하루 일과’, ‘계획’, ‘친구’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자기 자

신과 련된 매우 친숙한 주제로 을 쓸 수 있으나, 상상

하여 쓰기, 설명하기, 독후감 쓰기 등의 확장된 유형의 

은 그 목 과 기능에 맞는 내용을 마련하지 못한다. 

•응집 능력: 자신이 겪은 사건을 보다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응집

성 있게 표 할 수 있다. 

•결속 능력: 결속 표지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서술할 수 있다. 

•독자 고려 능력: 독자 고려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 

목 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 9>는 ‘왕따’에 한 의

견을 쓰고자 시도했던 이다. 그러나 이 은 왕따에 한 의견보다는 

왕따 상에 한 경험을 주로 을 쓰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표 해

야 하는 의 목 과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 다. 

이상의 담화 상세화 단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4. 담화 확장 단계

담화 확장 단계는 보다 확장된 주제와 기능의 을 미숙하게나마 수행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아동들은 담화 상세화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

도 발달된 담화 능력을 바탕으로 감상문, 설명하기, 상상하여 쓰기 등

의 다양한 종류의 을 시도하게 된다. 담화 확장 단계는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담화 확장 단계를 찰할 수 있었던 아동 학습자는 아동 A, C, D 3명

으로, 아동 A는 10개월~18개월, 아동 C는 5개월~15개월, 아동 D는 2개

월~9개월까지 이러한 담화 확장 단계의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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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왕자

오늘 나는 행복한 왕자 읽었어요. 내용는 옛날에 행복한 왕자가 살았

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진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행복한 왕

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는 행복한 왕자 보면 슬픔에 빠진 

어떤 은이는 행복한 왕자 보며 회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가 되습니다. 제비는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해는데 불 아가씨 

때문내 다른 나라로 못 갔어요. 그래서 동상 미테서 자는떼 행복 왕자

가 울어습니다. 제비는 왕자님 왜 울어요 모슨 일 있어요. 왕자님가 데

다헤어요. 슬퍼요다고 했어요. 제비야 나 도워줘면 안되니. 그래서 재비

가 도워줘샤서요. 제비는 무 추워서 죽었어요. 하나니가 천사한데 이

게 말해서요. 당에서 재 운 물건 가지와라 해습니다. 

나는 책 진짜 슬 다고 생각해습니다.

<자료 10> 아동 A, 독후감 ( 찰 10개월)

의 아동 A가 찰 10개월 시 에 쓴 독후감은 아동 A가 찰 5개월 

시 에 썼던 <자료 8>의 독후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 8>에서

는 제목이나 지은이, 책 속의 한 구 을 베껴 는 데에 그쳤다면, <자료 

10>에서는 미숙하게나마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감상을 표 하고자 하고 

있다. 비록 책의 내용을 요약에서도 응집성과 결속성이 매우 부족하고 

감상의 내용도 매우 빈약하지만, 독후감이라는 유형의 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는 에

서, 아동 A의 담화 능력이 일상생활을 서술하는 에서 벗어나 보다 확

장되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 단계에서는 다음의 <자료 11>, <자료 12>에서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상에 해 설명하거나 미래의 일을 상상하여 쓰는 쓰기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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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中秋节 

국 사람들은 추석의 월병을 먹다.

내가 보기의는 월병 맛있다. 국 사람들은 폭죽놀이도 해요.

국 옛날때는 설날에 용처럼 생긴 괴물, 자꾸 와서 국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어느 설날에 유명한 사람은 한 신기한 것을 만들었다. 그 

신기한 것을 괴물한테 불을 넣고 던져서 팡팡 소리의 들은 괴물은 도

망갔어요. 그 이름은 바로 폭죽 다. 그 일 때문에 매번 설날 때 괴물 

안 와서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국 사람들도 한복을 입어요. 국의 한복도 멋있었어요.

옛날 국의 왕이 많았어요. 폐하들은 한복 입어요. 왕는 황 로 만

든 갑옷를 입어요. 괭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 폐하 죽어쓸 

때 강시로 변해요~!

10년 후의 내 모습 

나는 10년 후의 미국 하버드 학교에 있을 거 요. 작은 집에 있을 

거여요. 학교에 미술 배워고 악기도 연주해요. 엄마아빠는 국에 있어

요. 그림을 소포로 엄마 아빠에게 주었어요. 오빠랑 한 집에 사라요. 나

는 오빠에게 맛있는 만들었어요. 엄마아빠 보고 싶어요. 

<자료 11> 아동 D, 설명하기, 찰 8개월

<자료 12> 아동 C, 상상하여 쓰기, 찰 11개월

비록 그 내용의 응집성, 결속성이 매우 떨어지기는 하지만 ‘설명하기’ 

는 ‘상상하여 쓰기’라는 의 목 과 기능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이  단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담화 확장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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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능력: 일상생활이나 자기 자신과 련된 친숙한 주제에서 벗어

나 상상하여 쓰기, 읽은 내용을 요약하기, 잘 알고 있는 

상을 설명하기 등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응집 능력: 다양한 유형의 을 문단을 구분하여 쓸 수 있지만, 의 

내용을 논리 으로 조직하기는 어렵다. 

•결속 능력: 의 내용 요소들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계하지 못한다. 

•독자 고려 능력: 독자 고려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 

4.5. 담화 체계화 단계 

담화 체계화 단계에서는 담화 확장 단계에서 부족했던 응집 능력과 결

속 능력을 보충하여 보다 논리 으로 체계화된 을 쓸 수 있게 된다. 

한 이 단계에서는 독자를 고려하는 쓰기 능력이 발달한다. 

이 단계에 다다른 학습자는 아동 C가 유일하며, 찰 시작 시 으로부

터 14개월에서 19개월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아동 C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다. 이 

은 처음, 간, 끝이라는 의 구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생각

하는 각각의 이유를 문단을 나 어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을 논리 으로 

조직하 다. 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등의 담화 표지를 이용하여 

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설명하기’ 기능

의 쓰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응집 능력과 결속 능력이 매우 부족

했던 담화 확장 단계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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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QT를 하는 이유

QT는 하나님의 말 을 읽고 기도하는 거 요. 는 매일 아침에 QT

를 해요. 큐티는 에게 정말 요해요. 

첫 번째로, QT를 하면 나에 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이

날에 모 해야는지 알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다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QT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할 수 있어요. 하

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에서 잘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QT를 하면 의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을 없고 기쁘게 

하루를 지날 수 있어요.

는 지 까지는 QT해서 마음을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QT를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다라할 수 있어요. 

나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노아의 사라던 때 가 보고 싶어요. 지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가 사라던 때에 갔어요. 

와! 아주 다르요! 노아는 배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와 말하

고 있어요. 그 도 노아는 배를 만들고 있어요. 배는 아주 컸어요. 갑자

기 비가 조  조  내렸어요. 근  조 조  더 커졌어요.  동물들이 

<자료 13> 아동 C, 이유 설명하기, 찰 15개월

한 이 단계에서는 담화 확장 단계와는 달리 내용의 풍부함 역시 

에 띄게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동 C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상상하여 쓰기를 수행한 것이다. 상상의 내용이 보다 

상세해지고, 이러한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우 흥미로운 을 쓰고 

있다는 에서 담화 확장 단계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자료 14> 아동 C, 상상하여 쓰기 ( 찰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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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어요. 아-아-아! 사자! 

나는 사자를 무서웠어 수므고 봤어요. 

기린을 아주 컸어요. 벰, 코기리, 곰, 그리고 아주 무서운 동물들와 귀

여운 동물들이 있었어요.

비가 무 커서 나는 타임머신에 봤어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주겄어요. 배가 물 에 떴어요. 타임머신도 물에 떴어요. 곧 물이 산꼭

기까지 불어났어요. 와! 배더리가 많이 없었어서 다시 돌아 왔어요. 

아직도 타임머신에서는 그떼에 물기가 나마있어요. 

와! 이 여행에 노아 에서 만이 배웠어요. 아주 재미있었었어요. 

이 단계에서는 ‘독자 고려 능력’에 있어서도 변화가 보인다. <자료 

13>에서는  친 부분을 통해 아동 C가 가상의 독자를 상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C는 ‘QT’의 의미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독자들에게 자

신처럼 아침 기도를 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있다. 한 <자료 14>에서

는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해 마치 지  장에서 사건을 겪고 있

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서술 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보다 

흥미를 가지고 극 으로 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

자 고려 능력의 발달이 아동 C에 한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에 한 쓰기 능력이 보다 정련되기 시작하는 ‘담화 체계

화 단계’에서 독자 고려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담화 체계화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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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능력: 상상하여 을 쓰거나, 읽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잘 알고 

있는 상을 설명하는 을 쓸 수 있다. 

•응집 능력: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단을 구분하여 체계 이고 응

집성 있게 내용을 표 할 수 있다.

•결속 능력: 담화 표지 등을 이용하여 에서 담고 있는 내용 요소들

을 자연스럽게 연계한다. 

•독자 고려 능력: 독자를 상정하여 을 쓰며, 독자의 흥미를 높이기 

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네 명의 아동 학습자

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 아동 학습자의 작문 담화 능력 발달을 주

제 능력, 응집 능력, 결속 능력, 독자 고려 능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동 학습자의 발달 속도는 개인에 따라 크게 달랐지만,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통 을 찰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KSL 아동 학습자의 작문 담화 능력의 발달 단계를 담화  단계, 담화 

출  단계, 담화 상세화 단계, 담화 확장 단계, 담화 체계화 단계의 다섯 

단계로 나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각각의 단계의 특징을 주제 능력, 응집 

능력, 결속 능력, 독자 고려 능력의 측면에서 정리하 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 학습자의 작문 담화 능력 발달 

단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담화  단계 : 담화 수 의 을 쓰지 못하는, 담화 능력이 출

하기 의 단계.

○ 담화 출  단계 : 일생생활 는 자신과 매우 친숙한 주제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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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편의 을 쓰기 시작하는 단계. 이 매우 짧고, 단순

한 명제가 나열되어 있어 응집성과 결속성이 떨어짐.

○ 담화 상세화 단계 : 일상생활이나 자신과 매우 친숙한 주제의 

을 쓰되, 그 내용이 보다 상세해지고 풍부해지며, 응집성과 결속성

을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

○ 담화 확장 단계 : 감상문, 설명하기, 상상하여 쓰기 등 보다 확장

된 주제와 기능의 을 미숙하게나마 목 에 맞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단계.

○ 담화 체계화 단계 : 다양한 유형의 을 보다 체계 이고 응집성 

있게 쓰며, 독자 고려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 연구의 연구 결과는 향후 KSL 아동을 상으로 하는 작문 교육을 

해 교육 목표나 평가 기 을 설정하거나, 교재  평가를 개발하거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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