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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때 여

러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매체

들 중 동화는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독자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정서적 발달을 돕고(Ha, 

2011) 정서적 측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정서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정서적 능력은 정서 이해와 정서 표

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서 이해력(understanding of 

emotions)을 들 수 있는데, 정서 이해력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는 사회적응 및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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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am-goong, 2010). 이렇게 이해한 정서를 다양한 어휘로 

풍부하게 표현하며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정서 어휘 표현력이

라고 하며(Lee, 2023; Saarni, 1999), 이것 역시 긍정적인 사

회생활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만약 정서 이해 및 표현력

이 부족하다면 상대와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

을 겪고 사회적 고립에 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은 느린 발달 속도와 인지

적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정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은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감정 공감 및 추론의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An, 2017). 또한 발달장애

인은 어휘 및 문법 능력 등의 한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Kim et al., 2015). 이러한 능력의 제한으로 발

달장애인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으며(Lim et al., 2006),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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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은 의사

소통 단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래 관계 형성 및 사회 활동의 제

한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회적 적응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적절한 정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서 경험을 

겪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정서 경험은 정서와 관련된 내ㆍ

외적 상황에 적절하고 적응하고 반응하는 경향성이 유발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Gross & John, 1995). 이러한 정서 경

험은 보통 아동과 가깝고 친숙한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데, 그

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매체가 동화라고 볼 수 있다. 

Pellegrini(1985)는 동화를 읽는 것이 어휘 습득에 있어 좋은 

영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동화책을 통해 의사소통 

관련 능력이 발달하며 즐거운 언어 경험을 겪게 되고, 아동의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Kim & Jung, 1997). 이러한 언

어발달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기초 능력이 될 수 있다. 

Kang과 Lee(1997)는 아동들이 동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다

양한 형태의 삶을 접하여 정서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읽기 매체 중 동화는 말과 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최초로 접하

게 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가장 선호되는 문학 매체이므

로(Hong, 2016)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도 성인 

대상 문학보다 훨씬 친근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난이도

가 쉬운 동화를 사용하는 중재법은 생활연령에 비해 발달이 지

체되었고 읽기 능력에도 결함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읽기 실

패 확률을 줄여주고 어휘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력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Lee, 2011). 

Choi(2003)는 동화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고기능 자폐성장애 

아동의 정서 상태 이해를 향상시켰다고 하였으며, Hwang 등

(2014)은 환상동화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 활동이 유아의 정서

지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Kwon(2019)은 동

화책을 활용한 역할 놀이 교수법이 지적장애 학생의 감정 어휘 

습득 및 표현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동화가 정서 이해 및 정서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성인 전환기 시점의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적은 편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단일 동화를 사용한 연구

가 대부분이며 동화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Lee(1984)와 

Lee(2006; as cited in Kwak, 2009)의 아동문학 동화론에 기반

하여 분류한 여러 유형의 동화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성인 전환

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과 정서 표현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화를 이용한 

정서 언어 관련 중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

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은 세 가지 동화(전래, 

생활, 환상) 읽기 과제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표현력은 세 가지 동화(전래, 

생활, 환상) 읽기 과제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발달장애 청소년은 세 가지 동화(전래, 생활, 환상) 읽

기 과제에서 정서 이해력과 정서 표현 어휘력 간에 평균의 차

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북에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수용어휘 연령 10세 이상의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 3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

달장애란 개념은 학자와 기관, 사회 및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Ehlers(1982; as cited 

in Hong, 2007)의 정의를 참고하여 발달장애를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삶의 전반에 걸쳐 지원이 요구되는 영구적 장

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수용언어 연령을 10세 이상으

로 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시기는 정서 관련 능력이 빠르게 발

달하는 시기이며(Kim & Lee, 2019), 정서와 관련된 능력은 

유아부터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달(Mayer & 

Salovey, 1997)하기 때문에 정서 관련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수용어휘 연령의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 도구

  

1) 선별 검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생활연령이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병

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달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시각, 청각 등 감

각장애, 정서장애, 신체장애 등 기타 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청

소년이자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수용어휘 

연령이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보호자와 본인이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Category n %

Gender
Male 25  75.76

Female  8  24.24

Chronological age

19 12  36.36

20  8  24.24

21  8  24.24

22~24  5  15.15

Language age

10 12  36.36

11  6  33.33

12 over 15  45.45

Total 33 100.00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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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 언어능력 과제

본 연구에서는 동화 유형을 작자 미상의 설화 및 구전 문학을 

기반으로 한 전래동화와 작자가 분명한 현대의 창작동화를 

Lee(1984)와 Lee(2006; as cited in Kwak, 2009)의 아동문학 

장르 이론에 기반하여 고유의 특징에 따라 생활동화, 환상동화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사 도구를 총 3가지 제

작하였다. 그리고 동화 유형별로 7가지 정서와 관련된 상황을 나

타내는 7개의 상황 지문과 각 지문당 2개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 문항으로 하였다.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

해력과 정서 표현력을 확인하기 위해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빈도수 상위 3위권 내의 어휘(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02)와 한국어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Kim, 2007)의 어휘 중 정서와 관련된 형용사 

및 동사 어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화 읽기 과제

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2023) 선정 10~11세 대상 동화 중 Im(2011)의 ‘다시 읽는 임석

재 옛이야기 1’, Kim(2006)의 ‘검정 연필 선생님’, Kim(2002)의 

‘내 동생 아영이’에서 일부를 사용하였다. 세 가지(전래, 생활, 환

상) 동화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 평가 문항은 각 21문항이

며, 7가지 상황당 하나씩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성

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표현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적

장애 학생의 감정 어휘 표현을 살펴본 선행 연구(Kim & Yang, 

2019)의 방식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각 7가지 정서와 관련된 최대 

3가지의 정서 어휘를 준비하여 총 21개의 번호가 매겨진 정서 어

휘 목록을 따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은 정서 

이해력 21문항, 정서 표현력 21문항 총 42문항으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문항에 대한 예시 및 정서 어휘 목록은 

Appendix 1과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3) 과제 타당도

이 연구에서는 예비 실험을 바탕으로 확정된 정서 언어능력 과

제의 전체 문항별 상황 및 어휘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Likert 5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언어치료전공 교수 1명, 임상 경력 

10년 이상의 언어재활사 3명, 석사 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도

를 실시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점=매우 부적절’, 

‘2점=부적절’, ‘3점=보통’, ‘4점=적절’, ‘5점=매우 적절’로 채점하

여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사 결과에 따라 과제의 용어와 문장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3. 실험 설계

본 연구는 2023년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수용어휘 연령이 

10세 이상인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과제 시행 절차는 전래동화, 생활동화, 환상동화 순으로 실시

하였으며, 과제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서 이해력 과제는 연

구자가 제공하는 동화 듣기 자료와 읽기 자료를 접한 후, 정서 어

휘가 들어간 4가지 선택지 중 특정 등장인물의 정서로 적절한 선

택지 한 가지를 고르는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정서 표현력 

과제는 연구자가 제공하는 동화 듣기 자료와 읽기 자료를 접한 후, 

배포된 정서 어휘 목록 중 특정 등장인물의 정서로 적절한 어휘에 

매겨진 번호를 적는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검사는 1 : 1로 

실시할 수 있는 조용한 방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 시간은 30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과제 진행 방법을 설명한 후 과

제를 진행하였다.

4. 결과 처리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7.0을 

사용하였다.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상)별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

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

상)별 정서 이해력 차이

세 가지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상)에 따른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 이해력은 전래동화 평균 5.60

점, 생활동화 평균 6.51점, 환상동화 평균 4.72점으로 동화 유형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각 동화 유형별 구

체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세 집단은 모두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 

Type M SD N F p
Bonferroni
post-hoc

Folktale 5.60 1.36

33 32.098 .000*** a≠b≠cReal-life 6.51  .87

Fantasy 4.72 1.46

Note. a=folktale; b=real-life; c=fantasy.
***p<.001

Table 2. Emotional comprehension by fairy tale type results

Figure 1. Emotional comprehension by fairy ta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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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

상)별 정서 표현력 차이

세 가지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상)에 따른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표현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 표현 어휘력은 전

래동화 평균 9.03점, 생활동화 평균 9.75점, 환상동화 평균 

7.27점으로 동화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각 동화 유형

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환상동화와 생활동화의 정서 표현 어휘력 간에는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환상동화와 전래동화의 정서 표현 어휘력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래동화와 생활동화의 정서 표현 어

휘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ype M SD N F p
Bonferroni
post-hoc

Folktale 9.03 3.87

33 7.478 .001** c≠a, bReal-life 9.75 2.90

Fantasy 7.27 3.36

Note. a=folktale; b=real-life; c=fantasy.
**p<.01

Table 3. Emotional expression by fairy tale type results

3.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

상)별 정서 이해력과 정서 표현 어휘력 간에 평균의 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세 가지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상)에 따른 

정서 이해력과 정서 표현 어휘력 평균 점수 간에 차이를 비교하였

다. 정서 표현 어휘력 검사는 문항별로 적절한 정서 표현 어휘를 

3개 고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정답인 정서 어휘당 1점씩 최대 3

점으로 채점하였다. 정서 이해력 검사는 문항별로 적절한 선택지를 

1개 고를 수 있도록 구성하여 1개의 적절한 선택지를 1점으로 채

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정서 

표현 어휘력 검사의 평균 점수를 3으로 나누어 평균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는 Table 4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동화 유형별 정서 이해력과 정서 표현력 간에 평균 점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은 전래동화, 생활동화, 환상동화 

모두 정서 이해력보다 낮은 정서 표현력 평균 점수를 보였다.

Folktale Real-life Fantasy

M SD M SD M SD

Emotional 
comprehension

5.96  .98 6.66  .59 4.90 1.35

Emotional 
expression

1.68  .62 3.10 1.03 1.95  .86

Table 4. Emotional comprehension and emotional expression by 
fairy tale type results

Figure 3. Emotional comprehension and emotional expression 
by fairy tale type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세 가지 동화 유형에 따른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

소년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용어휘 연령이 10세 이상인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 집

단을 대상으로 동화 유형을 전래동화, 생활동화, 환상동화로 나

누어 제공한 후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 과제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동화 유형별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

서 이해력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세 가지 동화 유형별로 정서 이해

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세 가지 동화 중 생활동화

의 정서 이해력이 가장 높았으며, 환상동화의 정서 이해력이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전래동화 및 환상동화는 생활동화와 달리 동화 

내에 포함된 비현실적인 환상성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발

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에 어려움을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어발달에 있어 이해 능력

의 부족과 함께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Lee(2000)의 연구와 맥락상 일치한다. 

둘째, 세 가지 동화 유형별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

서 표현력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세 가지 동화 유형별로 정서 표현

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생활동화의 정서 표현력이 

Figure 2. Emotional expression by fairy ta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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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으며, 환상동화의 정서 표현력이 가장 낮았다. 이는 생활

동화를 활용한 활동이 유아의 정서 인식 및 표현력을 포함하는 정

서지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나타난 Kang(2014)의 

연구와 맥락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교수 방법이 유아의 정서 능력 중 정서 어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Oh(2007)의 연구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

다. 이를 통해 생활동화 및 전래동화가 발달장애인의 정서 표현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세 가지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상)에 따른 정서 이해력과 정서 표현력 간에 평균의 차이

를 알아본 결과, 세 가지 동화 유형 모두 정서 이해력과 정서 표

현력 간에 평균 점수의 차이를 나타냈다. 세 가지 동화 모두 정서 

표현력의 평균 점수가 정서 이해력의 평균 점수보다 낮았는데, 이

는 발달장애인이 낱말 간 조합과 빠른 연결 능력의 제한이 있어 

새로운 어휘의 습득 및 확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Rice et al., 1990).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을 정서 언어능력에 관하여 동화를 통해 중재할 때는 동

화 유형 중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생

활동화를 주로 활용하는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환상 요소가 들어간 동화를 활용하여 중재할 때는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에 유의하며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동화의 유형과 상관없이 정서 이

해력과 정서 표현력의 차이가 나므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자신의 정서를 올바르게 표

출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동화를 활용한 다양한 활

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학생의 정서 관련 능력을 향상시켰다

는 선행 연구들(Kwon, 2019; Lee, 2008, 2011)이 있으며 이

는 생활동화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밀접한 요소들로 구성한 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관련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에 어휘 목록

을 제공하였기에 순수한 표현력을 살펴보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후일 연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력과 별도의 표현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전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은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

화 유형에 따른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동화와 관련지은 성인 전환

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에 관한 연구 

및 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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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욱이가 아영이를 억지로 잡아끌었습니다.

그러자 아영이가 영욱이의 학교 책상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영욱이는 아영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영욱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고르세요. (     )

① 아영이 보고 욕심냈구나.

② 아영이 보고 신경질 났구나.

③ 아영이 보고 기뻤구나.

④ 아영이 보고 편안했구나.

Appendix 1. Emotional comprehension assessment examples

영욱이가 아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놀러 갈래? 공원에 가도 되고. 벚꽃도 폈을걸.”

아영이는 공원이라는 말에 반가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영이는 지금 어떤 기분인 것 같나요? 

어울리는 단어를 아래의 선택지에서 골라 번호를 전부 적어주세요.

Appendix 2. Emotional expression vocabulary assessment and emotional expression vocabulary list examples

① 즐겁다 ④ 속상하다 ⑦ 고맙다 ⑩ 행복하다 ⑬ 서럽다 ⑯ 울적하다 ⑲ 분노하다

② 지겹다 ⑤ 불안하다 ⑧ 꿈꾸다 ⑪ 짜증나다 ⑭ 원하다 ⑰ 재미있다 ⑳ 우울하다

③ 무섭다 ⑥ 바라다 ⑨ 안심하다 ⑫ 초조하다 ⑮ 밉다 ⑱ 불편하다 ㉑ 상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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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동화 유형별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7가지 정서 

범주와 관련 있는 동화 속 상황과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 문항으로 구성된 총 42문항의 

평가지를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수용어휘 연령 10세 이상의 발달장애 청소년 33명으로 

하였다.

결과: 첫째, 세 가지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상)에 따른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상)에 따른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표현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세 가지 동화 유형(전래, 생활, 환상)에 따른 정서 이해력과 정서 표현력 

평균 점수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각 동화 모두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표현력 평균 

점수는 정서 이해력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결론: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은 생활동화에서 가장 높은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을 보이며 

환상동화에서 가장 낮은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동화 

유형별로 정서 표현력이 정서 이해력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화 유형에 따른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동화와 관련지은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서 이해력 및 정서 표현력에 

관한 연구 및 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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