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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말의 유창한 정도는 때와 장소와 대상과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어와 문장이 별다른 노력 없이 부드럽게 나오

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다(Manning, 2010). 대

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발화에서는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거

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소통 혹은 감정적인 스트

레스 상황에서는 부드럽고 자동적인 말하기와 달리 반복이나 막힘

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유창한 정도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말더

듬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시간적 압박이나 어려운 대화 상황

과 같은 유창성을 방해하는 자극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Shin et al., 2020). 그러나 말더듬이 진행되면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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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두려운 말소리와 단어를 회피함으로써 임기응변적 유창성을 

가져오지만 정신적인 에너지와 감정이 소진될 수 있다. 

말더듬은 발달 시기에 발생되어 학령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

인기까지 지속된다. 발생 초기에는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서가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하지만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진행되면

서 말더듬의 증상이 보다 심해지고 내면화된다(Andrew & Craig, 

1982; Guitar, 2014).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청소년기에는 학업과 또래 관계에서 유창성은 더욱 그 의미

가 강조된다. 이 시기는 자기소개, 발표 등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향후 진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클 수 있다(Shin et al., 2019b). 

아동기에 발생한 말더듬이 청소년기까지 진행되면서 유창성을 방

해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언어학적 단위가 짧은 반복이나 심한 막

힘을 보이며, 점차 투쟁이나 회피로 진행되어간다. 이 시기의 말더

듬 행동은 불수의적 행동들이 점차 강화되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불안이나 좌절감이 

더욱 두드러진다(Manning, 2010). 그러므로 말더듬 청소년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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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구어 유창성 평

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지적ㆍ정서적 특성까지 다루어야 

한다(Guitar, 1998; Manning, 2010; Shin et al., 2019a). 

국내에서도 말더듬인들의 내면적 특성을 살펴보는 도구들을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의사소통태도 검사 도구

(S-24)의 표준화 연구(Kim & Kwon, 2005), 말더듬지각 검

사(PSI)의 국내적용을 위한 예비연구(Kim et al., 2010), 말하

기 효능감 검사의 표준화 연구(Shin et al., 2013), 말더듬 내

면적 검사 간의 상관연구(Shin et al., 2015) 등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내면적인 평가 도구는 대부분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말더듬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는 말더듬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이 다양하고 수

년 동안 조건화되어 청소년기에는 부정적 정서가 매우 두드러

진다(Guitar, 1998). 따라서 말더듬으로 인한 심리적인 변화가 

현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면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

어 왔다.

말을 더듬는 청소년들은 말더듬과 청자에 대한 단순한 불안을 

넘어 수치심, 공포, 분노가 있을 수 있다. 몇 년 동안 말을 더듬어 

왔고, 청자로부터 초조함, 거부, 놀림 및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에

게는 정상적인 정서이다. 이러한 대상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는 것과 정서를 조절하도록 돕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상자

가 자신의 말더듬을 수용하고 좌절과 공포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점차 말더듬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는 말더듬인의 인지적ㆍ정서적 인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상은 아니지만 언

어치료사는 어느 정도는 일반적이고 예측되는 말더듬의 구성요소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말더듬인이 자신의 말

을 통제할 수 없으며 원할 때 말을 멈출 수 없음을 느끼는 순간부

터 불안이 통제력 상실을 증가시키고, 말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

심으로 반응하게 한다(Guitar, 1998). 말더듬인은 일상생활에서의 

불수의적인 말더듬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소

개하기와 질문하기와 같은 간단한 사회적 의사소통도 어려움이 있

다(Corcoran & Stewart, 1998). 또한 말더듬에 대한 공인된 원

인이 없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을 비

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비하 및 수치심과 치욕감을 경험하기

도 한다. 이외에도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공포와 더듬을 것 

같은 상황을 숨기거나 회피함으로써 제한된 생활을 하게 된다

(Perkins, 1990). 치료사가 말더듬인의 무력감, 수치심, 말에 

대한 통제력 및 대처방법, 두려움, 공포, 불안 등의 인지적ㆍ정

서적 요소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물

론 말더듬의 본질과 특성을 토대로 말더듬이 말더듬인의 생활

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함

으로써 다가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말더듬에 대한 자신의 내재

적 특성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더듬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 말더듬을 대상으로 내

면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심화된 말더듬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말더듬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도울 수 있다. 

한국 청소년 말더듬 검사(Korean Adolescent Stuttering 

Test: KAST)는 말더듬 심한 정도, 발화 수집 및 분석 방법의 

용이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둔 외현적 구어 유창성 평가와 말더

듬으로 인한 불안, 공포, 우울과 두려움, 좌절 등과 관련된 인

지ㆍ정서 평가로 구성되었다. 구어 유창성 평가를 위한 과업 

및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언어재활사, 유창성장애 전문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가 이루어졌다(Shin 

et al., 2019a). 말더듬 청소년의 인지ㆍ정서 평가는 본 연구자

들이 청소년의 의사소통태도, 말더듬에 대한 대처 행동, 청소년

들이 주로 접하는 말하기 상황과 불안과 관련된 내면적 특성 

영역과 문항을 구성한 후, 3회 차의 전문가 자문 분석을 실시

하고,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말더

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항변별도, 내적일치도 연구가 이루어

졌다(Shin et al., 2021). 

검사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으면서 검사 

실시 방법 및 분석이 용이한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용 말

더듬 검사도구인 KAST는 구어 유창성 평가, 인지ㆍ정서 평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KAST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

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용 말더듬 검사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완

성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P-FA-Ⅱ(Shim et al., 2010)와의 상관을 통하여 본 검사도구

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KAST를 최

종 보완한 후 더 많은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

용 말더듬 검사의 표준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이나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기의 외현적 및 내면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ㆍ부산 지역에 소재한 언어치료센터에서 발달

성 말더듬으로 진단된 청소년 17명(남 16명, 여 1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참가자의 학교는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5명이었고, 

P-FA-Ⅱ(Shim et al., 2010)의 구어 유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한 말더듬 심한 정도는 약함이 3명, 중간이 7명, 심함이 7명이

었다.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Number of cases %

Gender
Male 16 94.1

Female  1  5.9

School levels
Middle school 12 70.6

High school  5 29.4

Severity of stuttering

Mild  3 17.6

Moderate  7 41.2

Severe  7 41.2

Age (Mean)
(Range)

13;10
(12;1~18;2)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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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한국 청소년 말더듬 검사(Korean Adolescent Stuttering 

Test: KAST)는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로 구성

하였다. KAST의 하위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하위 검사 1: 구어 유창성 평가

한국 청소년 말더듬 검사도구의 유창성 평가는 13~18세 말더

듬 청소년의 외현적 평가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한국 청소년들에

게 어휘, 주제, 내용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

도를 거쳐서 평가 과업과 문항을 구성하였다(Shin et al., 2019a). 

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과업들로 읽기, 질문에 대답하기, 장면말하

기, 주제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과업인 읽기는 검사 대상의 연령과 학령을 고려하여 

중 1학년 수준의 내용과 형태로 구성되었다. 각 읽기의 지문은 10

개의 문장으로, 각 문장의 문두어는 다양한 음소로 이루어졌다. 읽

기 자료의 주제는 예술, 환경, 시사, 과학, 문학 등의 다양한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과업인 질문에 답하기는 질문 유형 11개의 질문 유형

으로 난이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개인정보,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 문장 만들기, 단어 유창성, 단어 설명하기, 이유 설명하기, 

방법 설명하기, 의견말하기, 가정 말하기, 찬반 주장하기, 차이점 

설명하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과업인 장면말하기는 한국의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가

정, 학교, 스포츠, 야외 문화생활, 외식, 쇼핑 등에 대한 장면 25

개로 구성되었다. 각 장면에 대하여 설명하기와 장면과 관련된 자

신의 경험을 말하는 과업이다. 

네 번째 과업인 주제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주제어를 제시하고 각 주제에 대하여 발화하는 과업이다. 

2) 하위 검사 2: 인지ㆍ정서 평가

한국 청소년 말더듬 검사도구의 인지ㆍ정서 평가는 의사소통태

도 체크리스트, 말하기 상황 체크리스트(접근 효능감, 유창성 효능

감), 말더듬 대처행동 체크리스트, 불안 체크리트 4개의 평가로 구

성되었으며, 말더듬 행동 체크리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평가는 내용타당도, 문항변별도와 문항별 독립 t-검정, 내적 

일관성 등의 연구를 거쳐 과업과 문항이 구성되었다(Shin et 

al., 2019a). 추가로 개발한 평가로 말더듬 행동 체크리스트는 

말더듬 대한 도피와 회피행동에 대한 자각을 평가하기 위한 체

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의사소통태도 체크리스트는 말이나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정도를 5점 척도(4=매우 그렇다~0=전혀 그렇지 않다)

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총 문항 수는 17문항이다.

말하기상황 체크리스트의 경우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

는 20개의 말하기 상황에 대한 접근 효능감과 유창성 효능감을 

5점 척도(4=매우 높다~0=매우 낮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

다. 

말더듬 대처행동 체크리스트는 말더듬에 대한 도피행동과 회

피행동 각 13문항씩 총 26문항을 개발하였고, 문항에 대한 전

문가 내용타당도를 실시한 결과 타당도가 낮게 나타난 문항을 

제거하고, 불분명하거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항

들을 수정하여 도피행동 자각 문항 10문항, 회피행동 자각 문

항 10문항으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자각 정도

를 5점 척도(4=매우 자주 나타난다~0=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불안 체크리스트는 범 불안, 사회불안, 학교불안, 의사소통불안 

등의 15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

는 정도를 5점 척도(4=매우 그렇다~0=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검사 실시기간 및 방법 

KAST의 실시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이었다. 검사는 말더듬 청소년을 담당하는 언어치료사가 KAST

의 실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시 장소는 조용한 언어치료

실 내에서 검사자와 대상자가 입실하여 실시하였고 검사의 전 

과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녹화를 하였다. 검사 결과는 1차

로 검사를 실시한 언어치료사가 분석하고, 연구자는 2차로 녹

화 자료를 보면서 분석하였다. 

4. 연구절차

대상자가 내원하고 있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언어치료사가 KAST와 

P-FA-Ⅱ를 실시하였다. P-FA-Ⅱ는 대상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평가

를 실시하였고, KAST는 연구자가 치료사에게 검사도구와 매뉴얼을 

제시하고 검사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였다. 검사 순서는 무작

위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검사의 전 과정을 녹화하였다. 구어 과업에

서 나타난 대상자의 모든 비유창성 분석은 검사도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본 연구자와 검사를 실시한 언어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5. 자료분석 

Shin 등(2019a)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용 말더듬 검사(KAST)하

위 검사인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구어 유창성 평가 점수와 인지ㆍ정서 평가의 하위 검

사 점수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 내 각 하위검사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KAST의 공인타당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KAST의 점수와 P-FA-Ⅱ 점수의 상관을 살펴보

았다. KAST의 구어유창성 검사 점수와 P-FA-Ⅱ의 구어평가 

점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상관분석은 피어슨 적률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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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KAST 하위 검사 간 상관  

1)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 하위 검사 간 상

관

KAST 검사의 하위 검사인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의 하위 검사 간의 상관분석의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

다. 구어 유창성 검사의 결과와 의사소통태도, 말하기 상황의 

접근 효능감과 유창성 효능감, 말더듬 대처행동, 불안 검사 간

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어 유

창성 평가 중 주제 말하기 과업과 말더듬 대처행동 중 회피행

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SF 1 SF 2 SF 3 SF 4 SF_Total

CAC  .31 (.23)  .45 (.07)  .28 (.27)  .42 (.09)  .40 (.12)

SCC_E  .09 (.74) -.21 (.42)  .08 (.77)  .04 (.88) -.02 (.94)

SCC_A -.13 (.61) -.26 (.32) -.19 (.48) -.48* (.05) -.28 (.28)

SEC_A -.36 (.15) -.10 (.71) -.42 (.10) -.24 (.35) -.29 (.25)

SEC_F  .29 (.26)  .39 (.12)  .27 (.29)  .30 (.24)  .34 (.18)

AC -.03 (.89) -.27 (.29) -.13 (.61) -.15 (.56) -.18 (.49)

Note. The values are r(p). SF1=speech fluency1: reading task; 
SF2=speech fluency2: answering questions task; SF3=speech 
fluency3: speaking scene task; SF4=speech fluency4: talking 
about topics task; CAC=Communication Attitude Checklist; 
SCC=Stuttering Corebehavior Checklist; SEC-A=Speaking–
Efficacy Checklist-Approach; SEC-F=Speaking Efficacy 
Checklist-Fluency; AC=Anxiety Checklist.
*p<.0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peech fluency test and
cognitive-emotion test of KAST

2) 구어 유창성 평가 하위 검사 간 상관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의 하위 검사 간 상관분석의 결과, 

4개의 말하기 과업(읽기, 질문에 대답하기, 장면말하기, 주제이

야기하기)의 각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Table 3). 

SF 1 SF 2 SF 3 SF 4

SF 2 .788** (.00)

SF 3 .906** (.00) .852** (.00)

SF 4 .700** (.00) .738** (.00) .763** (.00)

SF_Total .911** (.00) .935** (.00) .964** (.00) .857** (.00)

Note. The values are r(p). SF1=speech fluency1: reading task; 
SF2=speech fluency2: answering questions task; SF3=speech 
fluency3: speaking scene task; SF4=speech fluency4: talking 
about topics task.
**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btests of KAST speech 
fluency test

3) 인지ㆍ정서 평가 하위 검사 간 상관

KAST 인지ㆍ정서 평가의 하위 검사 의사소통태도 체크리스트, 

말더듬 대처행동 체크리스트(도피행동, 회피행동, 총점), 말하기 상

황 체크리스트(접근 효능감, 유창성 효능감), 불안 체크리스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의사소통태도와 말더듬 대처행동(도피행동, 회피행동,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의사소통태도와 말하기 

상황 체크리스트(유창성 효능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

관을 보였다. 말더듬 대처행동 체크리스트(총점, 도피행동)와 

말하기 상황 체크리스트(접근 효능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 체크리스트는 다른 인지ㆍ정서 평가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SCC_E SCC_A SCC SEC_A SEC_F AC

CAC
-.510* -.554* -.685** .223  .776** .070

 (.037)  (.021)  (.002)  (.390)  (.000)  (.789)

SCC_E
.182   .829*** -.736** -.457 -.179

　 (.484) (.000)  (.001)   (.065)  (.493)

SCC_A
 .701** .076 -.245 .333

　 (.002) (.771) (.343) (.192)

SCC
-.490* -.471 .060

　  (.046)  (.056) (.820)

SEC_A
.381 .176

　 (.131) (.499)

SEC_F
-.026

　  (.920)

Note. CAC=Communication Attitude Checklist; SCC=Stuttering 
Corebehavior Checklist; SEC-A=Speaking Efficacy 
Checklist-Approach; SEC-F=Speaking Efficacy 
Checklist-Fluency; AC=Anxiety Checklist.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tests of KAST cognitive-emotion 
test

2. KAST의 내적일관성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정서 평가 하위 검사의 내적일

관성 분석한 결과 구어유창성 평가의 Cronbach α값은 .91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ㆍ정서 평가의 하위 검사들은 .749~ .944로 

내적 일관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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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item Cronbach’s α

Speech 
Fluency test

SF 1

 4 .910
SF 2

SF 3

SF 4

Cognitive-
emotional test

CAC 17 .749

SCC

SCC-E 10 .840

SCC-A 10 .767

SCC (total) 20 .812

SEC
SEC-A 20 .924

SEC-F 20 .944

AC 15 .900

Note. SF1=speech fluency1: reading task; SF2=speech fluency2: 
answering questions task; SF3=speech fluency3: speaking scene 
task; SF4=speech fluency4: talking about topics task; 
CAC=Communication Attitude Checklist; SCC=Stuttering 
Corebehavior Checklist; SEC-A=Speaking Efficacy 
Checklist-Approach; SEC-F=Speaking Efficacy 
Checklist-Fluency; AC=Anxiety Checklist.

Table 5. Internal consistency of KAST subtests

3. KAST 구어유창성 검사의 공인타당도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

화된 검사인 P-FA-II의 필수과제의 ND 점수, AD 점수, 총 점수

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검사도구의 비유창성 측정 방법

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위 점수 및 총 점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의 공인타

당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KAST

SF 1 SF 2 SF 3 SF 4 SF_Total

P-FA-II

 ND
.773*** .836*** .918*** .771*** .908***

(.000) (.000) (.000) (.000) (.000)

 AD
.848*** .877*** .903*** .849*** .946***

(.000) (.000) (.000) (.000) (.000)

 Total
.837*** .880*** .929*** .837*** .952***

(.000) (.000) (.000) (.000) (.000)

Note. The values are r(p). SF1=speech fluency1: reading task; 
SF2=speech fluency2: answering questions task; SF3=speech 
fluency3: speaking scene task; SF4=speech fluency4: talking 
about topics task; CAC=Communication Attitude Checklist; 
SCC=Stuttering Corebehavior Checklist; SEC-A=Speaking 
Efficacy Checklist-Approach; SEC-F=Speaking Efficacy 
Checklist-Fluency; AC=Anxiety Checklist.
 ***p<.0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peech fluency test of KAST 
and P-FA-II 

Ⅳ. 논의 및 결론

청소년용 말더듬 검사도구인 KAST는 외면적ㆍ내면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구어 유창성 평가, 인지ㆍ정서 평가 영역으

로 구성하였다. 구어 유창성 평가는 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과

업들로 읽기, 질문에 대답하기, 장면말하기, 주제이야기로 구성

되었다. 인지ㆍ정서 평가는 의사소통태도 체크리스트, 말하기 

상황 체크리스트(접근 효능감, 유창성 효능감), 말더듬 대처행

동 체크리스트, 불안 체크리트 4개의 평가로 구성하였다. 본 연

구는 KAST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용 

말더듬 검사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완성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P-FA-Ⅱ(Shim et al., 

2011)와의 상관을 통하여 본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

고자 한다.

구어 유창성 검사의 결과와 의사소통태도, 말하기상황의 접근 

효능감과 유창성 효능감, 말더듬 대처행동, 불안 검사 간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어 유창성 평가 중 

주제 말하기 과업과 말더듬 대처행동 중 회피행동 점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의 하

위 검사 간 상관분석의 결과, 4개의 말하기 과업(읽기, 질문에 

대답하기, 장면말하기, 주제이야기하기)의 각 점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 검사 간에

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만, 내면 검사와 외현 검사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말더듬 청소년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

나는 구어 유창성 평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지적ㆍ정서적 

특성까지 다루어야 한다(Guitar, 1998; Manning, 2010; Shin 

et al., 2019a). 하지만, 말더듬 청소년의 경우에는 구어 특성을 

파악하기 구어평가와 내면적인 평가는 따로 실시해야 보다 더 

명확하게 말더듬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태도와 말더듬 대처행동(도피행동, 회피행동,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의사소통태도와 말하기 

상황 체크리스트(유창성 효능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

관을 보였다. 말더듬 대처행동 체크리스트(총점, 도피행동)와 

말하기 상황 체크리스트(접근 효능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적상관을 보였다. 불안 체크리스트는 다른 인지ㆍ정서 평가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 말더듬 특성 연구

에서 내면적 특성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가 불안이었다

(Kim et al., 2020). 말더듬 청소년의 불안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한 Chang 등(2020)에서는 말더듬 청소년이 불안하

지 않다는 연구결과(Craig & Hancock, 2014; Iverach et al., 

2016; Messenger et al., 2015)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말더듬 

청소년이 더 불안하다는 연구(Blood et al., 2007; Gunn et al., 

2014; McAllister et al., 2015)도 있었다. 따라서, 조금 더 표

본 수를 늘려서 말더듬 청소년의 불안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말더듬 인지 정서 검사 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 하위 검사의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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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분석한 결과 구어유창성 평가의 Cronbach α값은 .910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ㆍ정서 평가의 하위 검사들은 .749~ .944

로 내적 일관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AST의 

구어 유창성 및 인지ㆍ정서 검사 과업들이 말더듬 청소년의 특

성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과업임을 알 수 있다.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와 P-FA-II의 필수과제의 ND 점수, 

AD 점수, 총 점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검사도구의 비

유창성 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위 점수 

및 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말더듬 

청소년 및 성인을 검사도구인 P-FA-II와의 상관이 높다는 것

은 KAST검사도구가 말더듬 청소년의 진단평가 할 수 있는 특

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말더듬 성인을 제외하고, 청소년만을 대

상으로 하는 말더듬 외현 및 내면 검사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국외 말더듬 검사도구의 번안을 통해 개발하는 과정이 아닌, 

과업 개발, 분석방법 개발, 검사자료 개발 과정까지 모든 과정

의 매우 심도 깊은 숙고의 과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어 유

창성 평가 밎 인지ㆍ정서 평가를 예비 연구과정을 토대로 최종 

표준화 과정에서 이 검사도구가 말더듬 청소년의 특성을 진단

평가 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KAST를 최종 보완한 후 더 많은 말더듬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용 말더듬 검사의 표준화를 실시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나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기의 외

현적 및 내면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를 제

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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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말더듬 검사 하위 요인 간 상관 및 공인타당도

신명선1, 김효정2, 장현진1*

1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
2 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검사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청소년 말더듬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면서 검사 실시 

방법 및 분석이 용이한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방법: 본 연구는 대구, 부산 지역에 소재한 언어치료센터에서 발달성 말더듬으로 진단된 청소년 

17명(남 16명, 여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청소년 말더듬 검사(Korean Adolescent 

Stuttering Test: KAST)는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로 구성하였다.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정서 평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어 유창성 평가 점수와 인지ㆍ정서 평가의 

하위 검사 점수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 내 각 하위검사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KAST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KAST의 점수와 P-FA-Ⅱ 점수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KAST의 구어유창성 검사 점수와 

P-FA-Ⅱ의 구어평가 점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구어 유창성 검사의 결과와 의사소통태도, 말하기상황의 접근 효능감과 유창성 효능감, 

말더듬 대처행동, 불안 검사 간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어 유창성 

평가 하위 검사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와 인지ㆍ정서 평가 하위 

검사의 내적일관성 분석한 결과 구어유창성 평가의 Cronbach α값은 .910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KAST 구어 유창성 평가와 P-FA-II의 필수과제의 ND 점수, AD 점수, 총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KAST를 최종 보완한 후 더 많은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용 

말더듬 검사의 표준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나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기의 외현적 및 

내면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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