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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인구 구성원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4.2%를 차

지하면서 OECD에서 규정한 다문화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현대사회는 교육, 

취업 등의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Paradis et al., 

2011).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는 한 나라 안에서도 발생하

고 있다. 2011년 기준 미국 가정 중 20.8%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Langdon & Saenz, 2016). 우리나라도 2021년 현

재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18세 미만 외국인 및 중도입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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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수가 160,058명(Ministry of Education, 2022)으로 전년 대

비 약 13% 증가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 약 99개국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Hwang & Kang, 2016) 가정 내, 

지역사회, 직장 등의 여러 환경에서 언어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인구 구성원의 다양성은 그 나라의 다수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제2언어학습자 수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교육, 의료 등의 여

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일으켰다(Battle, 2012; Langdon & Saenz, 2016; Paradis et 

al., 2011). 우리나라도 의료, 교육, 산업현장 등에서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

라 교육환경에서 중도입국 아동, 학생, 다문화부모 등과 언어차이

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Hwang, 2017, 2018). 이

러한 소통의 문제는 아동을 포함하여 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권리문제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구성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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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들이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

리, 그들이 선택하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으로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Battle, 2012).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이중언어전문

가를 적극 양성하였으나 그 수요와 공급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였

다. 언어치료 분야를 예시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다인종국가인 미국

에서도 수화를 포함하여 영어 이외의 언어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중언어전문가의 비율은 약 5%에 불과하여 이들

의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변화가 없었다(Battle, 

2012). 이에 따라 이중언어전문가 없는 경우 언어치료사와 통역사

가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통역사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면담이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자료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

고 있다(ASHA, 1985). 

Langdon과 Saenz(2016)는 통역사 협력에 대하여 BID 프로세

스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BID는 briefing, interaction, debriefing

의 약자이며 여러 나라에서 통역사 협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

적 프로세스로 성공적인 통역사 협력을 위한 절차에 관한 것이다. 

통역사 협력에서 briefing 단계는 통역을 시작하기 전에 통역사의 

역할과 절차에 대하여 통역사를 준비시키는 단계에 해당한다. 

interaction 단계는 통번역 협력목적에 따라 실제 통역을 진행하

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debriefing 단계는 세션이 끝난 이후 함

께 리뷰하는 절차로서 마무리에 해당한다.

언어치료사는 대표적으로 다문화 현장에서 임상가와 대상자 간

의 언어차이를 해결하고 인터뷰, 평가, 치료,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의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역사와 협력이 필요한 직

업군이다. 통역사 협력 절차를 통하여 언어치료사와 대상자 간에 

언어차이가 있어도 임상가가 전문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

문이다(Langdon & Cheng, 2002).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앱과 

온라인을 통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여성가족

부 정책 방향에서 교육환경에서 언어차이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

한 통역사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인구 구성원에서 변화를 급

하게 겪는 중이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이미 

다문화 현장에서는 대상자와 언어차이로 인한 전문가들의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Hwang, 2017, 2018; Oh & 

Park, 201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 전문

통역사, 가족 등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2019).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문화부모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을 위

한 통번역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임상, 의료 등의 현장

에서 겪고 있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어치료 분야도 우리나라에서 소수언어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을 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치료사가 거의 

없기에 중도입국, 이중언어아동, 또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다

문화부모와 상담이나 면담에서 통역사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다문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치료

사나 교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역사 협력 가

이드라인이나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 되고 있다. 

통역사 협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통역사 협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대상자의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임상가의 이중언어사용 

능력, 통역사 협력 경험과 그에 대한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추후 통역사 협력 관련 프로

그램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언어 사용 능력은 어떠

한가?

둘째. 통역사 협력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통역사 협력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임상 현장에서의 통역사 협력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언어치료사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ㆍ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여성이 220명(91.7%), 남성은 

19명(7.9%)이었다. 연령은 20대가 102명(42.0%), 30대 92명(38.5%), 

40대 이상이 34명(14.2%)이었다. 근무 지역은 서울ㆍ경기지역 84

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지역 110명(45.8%), 경상지역 

28명(11.7%) 등이었다. 근무 경력은 1~3년 94명(39.2%), 4~6년 

68명(28.3%), 7년 이상 77명(32.1%)이었다. 학력은 전문학사 및 

학사 166명(69.2%), 석사 이상이 73명(30.8%)이었다. 근무 기관

은 언어치료실 98명(40.3%), 병ㆍ의원 42명(17.5%),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37명(15.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 기관 31명

(12.9%), 복지관 31명(12.9%), 기타 2명(.8%)이었다. 자격 급수는 

2급 언어치료사 180명(75%), 1급 언어치료사 59명(24.6%)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ㆍ인구통계학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통역사 협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Hammer 등

(2004), Guiberson과 Atkins(2012), Kritikos(2003), Hwang 

(2019)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의 사회ㆍ인구통계학적인 정보, 통역사 협력 경험, 협력에 

따른 만족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18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Appendix 1).

조사를 위한 문항은 첫째, 통역사 협력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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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근무 

지역, 근무 기관, 언어치료사 경력, 자격 급수에 관해 7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다문화 대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

어치료사의 이중언어사용 능력을 살펴보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

째, 통역사 협력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현장에서 언

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 그에 따른 해결 방법, 최근 1년 간 

통역사 협력 실태, 협력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는 문항을 개발하

였다. 넷째,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통역사 협력에 대한 만족도 

살펴보았다. 문항은 선택형, 다중응답형,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α값이 .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신뢰도 계수는 .74이었다.  

3. 연구절차

1) 문항개발 및 예비조사

다문화 현장에서 통역사 협력에 관한 언어치료사들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통역사 협력 경험, 협력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Hammer 등(2004), Guiberson과 Atkins(2012), Kritikos 

(2003), Hwang(2019)을 근거로 1차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

문 내용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문화관련 연구 경험이 있

는 교수 1인과 전라지역에 거주하는 언어치료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네이버 form으로 만든 설문지

를 SNS를 통하여 배포하였으며 조사 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

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항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용어 

사용, 문장 사용 등을 점검하고 수정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수월하

게 답할 수 있도록 설문 내용을 유사한 문항끼리 재정리하고 수정

하여 배포용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 조사

최종 완성된 설문지는 전국의 언어치료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

치원,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의 기관에 근무하는 언어치료사들에게 

네이버 form으로 SNS, 메일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를 배포

하기 이전에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하였으며 언어치

료사 관련 네이버 카페, 언어치료사 관련 SNS 모임 등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수거를 위해서 네이버 카페, SNS 등에 반복적으로 

응답을 독려하였으며 응답한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를 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연구 자료는 SPSS(21.0 Version)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사회ㆍ인구학적인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통역사 협력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다중응답문항 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통역사 협력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만족도, 협력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

이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이중언어 사용 능력

다문화 현장에서 일하는 언어치료사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다문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6%(23명)이었으며, 90.4%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Table 2). 사

용할 수 있다고 답한 외국의 비율은 영어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일본어, 프랑스어 등이었다.

 

Classification  n   %

Possible  23   9.6

Impossible 216  90.4

Total 240 100.0

Table 2. Bilingual ability of speech-language therapists

2. 통역사 협력에 대한 경험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60.7%였으며 ‘아니요’

라고 답한 비율은 39.3%였다(Table 3).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9 ( 7.9)

Female 220 (91.7)

Age

Twenties 102 (42.0)

Thirties 92 (38.5)

Over forties 34 (14.2)

Highest degree
completed

Bachelor 166 (69.2)

MasterㆍDoctorate 73 (30.8)

Work plac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37 (15,4)

Welfare center 31 (12.9)

Speech clinic 98 (40.3)

Medical institution 42 (17.5)

Educational institution  33 (13.6)
Others  2 (  .8)

Work experience

1~3 years 94 (39.2)

4~6 years 68 (28.3)

More than 7 years 77 (32.1)

Working areas

SeoulㆍGyeonggi 84 (35.1)

Jeolla 110 (45.8)

Gyeongsang 28 (11.7)

DaeguㆍChungcheong 4 ( 1.7)

Certification level
Level 2 180 (75.3)

Level 1 59 (24.6)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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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Yes 145  60.7

No  94  39.3

Total 240 100.0

Table 3. Experience of communication problems 

Classification  n % % of cases

Language assessment  87 19.6 44.4

Parent counseling 137 30.9 69.9

Intervention  59 13.3 30.1

Parent education   1   .2 .5

Initial interview 130 29.3 66.3

Others  29   6.5 14.8

Total 443 100.0 226.0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Table 4. Situations where communication problems occur

Classification    n % % of cases  

Interpreters 44 12.7 26.2

Fathers 113 32.7 67.3

Mothers 21 6.1 12.5

Grandparents 45 13.0 26.8

Multicultural center 36 10.4 21.4

Linkage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25 7.2 14.9

Interpretation applications 61 17.6 36.3

Others 1 .3 .6

Total 346 100.0 206.0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Table 5. How to solve communication problems

다중응답 문항으로 어떤 상황에서 소통문제를 경험하였는지 살

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 상담 30.9%(137명, 케이스 중 69.9%), 

초기 면담 29.3%(130명, 케이스 중 66.3%), 언어평가 19.6%(87

명, 케이스 중 44.4%), 치료 13.3%(59명, 케이스 중 30.1%), 부

모 교육 0.2%(1명, 케이스 중 .5%) 순으로 답하여 부모 상담과 초

기 면담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는가에 대하

여 다중응답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활용 

32.7%(113명, 케이스 중 67.3%), 통역 애플리케이션 활용 17.6%(61

명, 케이스 중 31.3%), 통역사 활용 12.7%(44명, 케이스 중 26.2%), 

조부모 13.0%(45명, 케이스 중 26.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 

10.4%(36명, 케이스 중 21.4%),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경

우가 7.2%(25명, 케이스 중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Classification M (SD) t p

Work
experience 

1~3 years  3.71 (1.10) 
1.176 - 

More than 4 years 3.28 (1.12) 

Highest degree
completed

Bachelor 3.91 ( .95) 
 1.576  -

MasterㆍDoctorate 3.43 (1.43)

Work
place

Multicultural 
center

 4.26 ( .06) 
 -3.24 .002**

Other than 3.54 (1.19)

Foreign 
language 
ability

Possible  3.50 ( .07) 
 .99 -

Impossible 3.49 (1.17)

Certification 
level

Level 2 3.91 (1.12)
1.57 - 

Level 1 3.43 (1.13) 

**p<.01

Table 6.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problems due to language differences

Classification  n %

Yes  53  22.2

No 186  77.8

Total 239 100.0

Table 7. Experience in cooperating with interpreters

다문화 대상자에게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험

한 소통의 어려움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소값은 1점, 최대값은 5점이었으며 평균 3.83(SD=.06)이었다. 

응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통역사 협력에 대한 어려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근무 기관 변인

(t=-3.2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외 

자격증 급수(t=-3.24), 근무 경력(t=-3.24), 학력(t=1.176), 임상에

서 사용 가능한 외국어 능력(t=.03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최근 1년 간 다문화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실제 통번역

을 이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22.2%, ‘아니요’라고 응답한 비율은 77.8%였다(Table 7).

다중응답문항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한 통

번역사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주여성 통번역사가 

29.5%(33명, 케이스 중 40.2%), 통역 애플리케이션 21.4%(24명, 케

이스 중 29.3%), 가족 및 친구 19.6%(22명, 케이스 중 26.8%), 전

문통역사 14.3%(16명, 케이스 중 19.5%), 통역보조원 8%(9명, 케이

스 중 11.0%) 등의 순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통역사를 이용한 목적에 대하여 다중응답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초기 면담 25.8%(67명, 케이스 중 70.5%), 부모 상담 24.2%(63

명, 케이스 중 66.3%), 평가 18.1%(47명, 케이스 중 49.5%), 부

모 교육 17.7%(46명, 케이스 중 48.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초기 

면담과 부모 상담에서 실제 통역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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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 of cases

Immigrant female 
interpreter and translator 

33 29.5 40.2 

Professional interpreter 16 14.3 19.5 

Interpretation application 24 21.4 29.3 

Family or friends 22 19.6 26.8 

Interpreter assistant 9 8.0 11.0 

Others 8 7.1 9.8 

Total 112 100.0 136.6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Table 8. Interpreters in the course of providing services 

Classification  n %  % of cases

 Initial interview 67 25.8 70.5

 Parent counseling 63 24.2 66.3 

 Language assessment 47 18.1 49.5 

 Intervention 26 10.0 27.4 

 Parent education 46 17.7 48.4 

 Others 11  4.2 11.6 

 Total 260 100.0 273.7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Table 9. Purpose of using an interpreter

  

Classification  n % % of cases  

Vietnamese  39 32.0 54.2 

Chinese  28 23.0 38.9 

Japanese   9  7.4 12.5 

Cambodian   7 5.7 9.7 

Russian   7 5.7 9.7 

Tagalog   9 7.4 12.5 

English  12 9.8 16.7 

Uzbek   2 1.6 2.8 

Mongolian   1 .8 1.4

Others   8 6.6 11.1 

Total 122  100.0 169.4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Table 10. Language in which interpretation services were received

다중응답문항을 통하여 통역사를 이용한 언어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베트남어 32%(39명, 케이스 중 54.2%), 중국어 23%(28명, 

케이스 중 38.9%), 영어 9.8%(12명, 케이스 중 16.7%), 타갈로그

어(9명, 케이스 중 12.5%)와 일본어(9명, 케이스 중 12.5%) 각 

7.4%, 캄보디아어(7명, 케이스 중 9.7%) 5.7% 등의 순으로 나타

나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가장 많은 통역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0).

3. 통역사 협력에 대한 만족도

현장 언어치료사들의 통역사 협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역 만족도는 평균 

3.72점(SD=1.079)이었다.

Classification M (SD) t p

Work
experience 

1~3 years 3.73 (1.04) 
.107 - 

More than 4 years 3.70 (1.12) 

Highest degree
completed

Bachelor 3.83 ( .97) 
 2.132 .036*

MasterㆍDoctorate 3.09 (1.44)

Work place

Multicultural 
center 

4.30 ( .77) 
-4.784 .000***

Other than 3.24 (1.06)

Foreign 
language 
ability

Possible 3.40 (1.26) 
 .996 - 

Impossible 3.77 (1.05)

Certification 
level

Level 2 3.14 (1.02)
-2.269 .026*

Level 1 3.8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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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interpreter 
cooperation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무 기관(t=-4.784 

p<.001), 학력(t=2.132, p<.05), 자격증 급수(t=-2.269, p<.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외 근무 경력(t=.107),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어 능력(t=.99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장 언어치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

역사 협력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통역사 협력에 대

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

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치료사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언어치료사 중 한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다문화 대

상자에게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6%이었으며, 90.4%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의 언어

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중언어치료사가 약 5%정도라는 

결과(Langdon & Saenz, 2016)와 비교하면 본 연구결과의 비율

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언어치료사들이 한국어 

이외에 사용 가능한 언어는 영어가 많았으며 그다음이 일본어였으

며 베트남어,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우리나라 다문화아동의 수는 베트남, 중국 다문화가정 출신이 가장 

많기에(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실제 언어

치료사들의 이중언어 능력이 언어치료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한

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언어치료사들이 실제 현장

에서 다문화부모나 중도입국과 같은 대상자들 간 언어차이를 해결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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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역사 협력에 대한 경험

언어치료사의 60.7%가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언어차

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

자 중 한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고 있는 중도입국 아동에게 언어

평가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발생하였거나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 부모와 상담, 

또는 부모 교육을 할 때 소통 문제로 인하여 통역사가 필요한 상

황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

발달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Hwang(2017, 2019), Hammer 등

(2004), Kritikos(2003)에서도 유사하였다. 

소통문제는 부모 상담 30.9%, 초기 면담 29.3%, 언어평가 

19.6%, 치료 13.3%, 부모 교육 .2% 순으로 답하여 부모 상담과 

초기 면담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통의 문제 해결은 아버지 활용 32.7%, 통역 애플리케이션 

활용 17.6%, 통역사 활용 12.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 10.4%, 

조부모 13%,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7.2% 등의 

순이었다. 소통의 문제 발생에서 통역사의 활용보다는 아버지, 통

역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이 더 많은 것은 통역사 활용에 대한 접근

성의 문제(Langdon & Saenz, 2016)와 IT 기술의 발달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상자 아동의 아

버지를 통역사로 활용하거나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통하

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임상 현장에서 통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여 보인다.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경험한 소통의 어려움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평균 3.83로 나타나 자주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도입국 아동이나 다문화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언어치료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통역사 협력에 대한 어

려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근무 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언어발달지도사들

은 평균 4.25, 그 외 기관 근무 언어치료사는 3.54로 나타나 언어

발달지도사들이 더 자주 대상자나 부모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언어발달지도사는 다문화아동을 위한 직업군이기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8) 다른 기관에 근

무하는 언어치료사에 비하여 다문화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소통의 문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어치료사들이 최근 1년 간 실제 통역사와 협력한 경험이 있

는 경우가 22.2%였다. 이는 언어치료사들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에 비하여 실제 통역사를 협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과정에서 활용한 통역사는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가 29.5%, 통역 애플리케이션 21.4%, 가족 

및 친구 19.6%, 전문통역사 14.3%, 통역보조원 8% 등의 순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Hwang(2019)과 유사하여 여전히 우

리나라 다문화 현장에서 결혼이주여성 통역사가 소통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wang(2019)의 

연구결과와 차이점은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역 애플리

케이션 사용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으나 Hwang(2019)의 연

구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IT기술의 발달로 언어치료 분야에서도 통역 애플리케이션에 의존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현장에서 통역사가 

필요한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만 통역사를 쉽게 활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많으며(Hwang, 2017, 2019; Langdon & Saenz, 2016) 

앞으로도 통역사 접근에 대한 수월성은 쉽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

하기 어렵다. 그 결과 통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

아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임상현장에서 통역 애플

리케이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보인다.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이용한 목적은 

초기 면담 25.8%, 부모 상담 24.2%, 평가 18.1%, 부모 교육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나 Hwang(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앞서 살펴본 소통의 문제는 부모 상담, 초기 면담과정, 언어평

가, 치료 등의 순으로 나타나 통역사 이용 목적이 주로 서비스 제

공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역사 협력 과정에서 통역을 받은 

언어에 베트남어 32%, 중국어 23%, 영어 9.8%, 타갈로그어와 일

본어 각 7.4%, 캄보디아어 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가장 많은 통역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최근 인구 조사

에 따르면 다문화아동 인구 비율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

으로 높았는데(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이

들이 한국어나 이중언어습득과 관련되어 언어치료사에게 의뢰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Hwang(2019)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나 캄보디아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차이가 있었다. 

캄보디아어로 통역을 받은 비율이 증가한 것은 캄보디아 결혼이민

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결과로 추측된다.

3. 통역사 협력에 대한 만족도

언어치료사들의 통역사 협력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3.72점이었다. 응답자의 사회ㆍ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근무 기관(t=-4.184, p<.001), 학력(t=2.132, 

p<.05), 자격증 급수(t=-2.26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 기관에서는 언어치료사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근무하는 언어발달지도사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석사 이상

의 학력보다 학사에서, 그리고 2급 언어치료사들이 높았다. 특히 

기관에서 언어발달지도사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통역사 이용의 접

근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

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창출한 직업군으로 결

혼이주여성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언어발달지도사는 다른 기관에 근

무하는 언어치료사와 달리 필요한 경우 동일한 공간에 근무하는 

통번역사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협력할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의 기회도 많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언어치료 임상 현장에서 통역사 협력과 관련되어 언어

치료사들의 경험과 그에 따른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느 

분야이든 상관없이 교육, 의료,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간에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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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아동 인구 중 중도입국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용 언어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

기에 우리나라도 현장에서 통역사 협력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통역

사 협력에서 통역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IT 기술의 발달의 가속화로 이러

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통역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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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Questionnaire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에 표시하세요.          

   여성___          남성___

 

2. 연령을 써 주세요. ___

    

3. 최종학력에 표시하세요. 

   전문학사___          학사___          석사 학위___          박사 학위___

4. 근무 기관에 표시하세요. 

   복지관___                         병원 및 의원___                       언어치료실___        

   유치원 및 어린이집___             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___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___   

   이 외___  

     

5. 언어치료사 근무 경력은 얼마인가요?   

   ____년_____개월

  

6. 자격증 급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2급 언어치료사___       1급 언어치료사___ 

7. 근무 지역에 표시하세요. 

   서울ㆍ경기___     부산ㆍ경남___     대구ㆍ경북___     광주ㆍ전남___ 

   전주ㆍ전북___     대전ㆍ충청___     강원___          제주___  

8. 다문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나요?

   예___     아니요___

9. 있다면 어떤 언어인가요? _______________

10. 다문화 현장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역사 협력에 대한 어려움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없음___     2=가끔___     3=보통___     4=자주___     5=항상___

11.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언어차이로 소통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예___     아니요___

12. 어떤 상황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나요?

    언어평가___     부모 상담___     치료___     부모 교육___     초기 면담___     이 외___

13. 소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통번역사 활용___             아버지 활용___           어머니 활용___             조부모 활용___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___   교육 기관과 연계___      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___      

   이 외___

14. 최근 1년 동안 다문화아동 언어치료 서비스 과정에서 통번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예___     아니요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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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번역사는 누구였나요?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___             전문 통역사___              통번역 어플___

    아동의 가족 또는 가족의 친구___      통역 보조원___             

                        

16. 통번역을 받은 언어는 무엇이었나요? 모두 써 주세요 (                        )

17. 통번역을 이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중재___     초기 면담___     언어평가___     부모 상담___    부모 교육___      기타___

18. 통역사 협력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나요?

    1=매우 불만족___     2=불만족___     3=보통___     4=만족___     5=매우 만족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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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교육, 의료, 치료 등의 분야에서 다문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언어치료 현장에서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통역사 

협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언어치료사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통역사 

협력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네이버 

form을 이용하여 전국의 언어치료사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을 이용하여 응답한 24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21.0을 

이용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한 언어치료사의 9.6%가 한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60.7%가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 경험하였으며, 주로 부모 상담과 초기 면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가 가장 많은 소통의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의 문제 해결은 아버지, 

통역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2.2%가 최근 1년 간 통역사와 협력한 경험이 

있었으며 활용한 통역사는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 통역 애플리케이션, 가족 및 친구 등의 순서였다. 

통역사를 이용한 목적은 초기 면담, 부모 상담, 평가, 부모 교육 등의 순이었다. 셋째, 통역사 

협력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2점이었다.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근무 기관, 학력, 자격증 

급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언어발달지도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결론: 최근 다문화아동 인구 중 중도입국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용 언어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현장에서 통역사 협력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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