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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림은 그림 설명하기 과제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거나 실어증을 포함한 신경언어장애군의 언어중재에 활용되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림 설명하기 과제 그림은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측면과 주요 타켓인 노

년층에 맞는 디자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인지적 기능이 고려된 한국판 그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를 위해 한강을 그림의 장소로 선정한 후 인물, 행동, 사물, 배경, 동사를 기준으로 상황 연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후 노년

층의 그림 인지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한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그림 설명하기 

과제를 제작하였다. 그림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디자인관점에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림 설명하기 과제의 그림 개발의 

초석연구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Pictures play an important role in diagnosing language abilities through picture description tasks (PDT) and in language 
interventions for neurolinguistic disorders including aphasia. Currently, the most commonly used PDT in Korea do not consider 
Korean linguistic and cultural aspects, as well as design elements that are specific to the main target, senior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Korean version that takes the physic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ging into account. To do this, We selected 
the Han River as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which described different situations within, and extracted key elements such as 
people, actions, objects, backgrounds, and verbs. We then defined the standards of effortless image recognition for older people 
and applied this to construct a new illustration and a PDT tailored to the Korean senior population. This illustration has been 
modeled applying the principles of design based on thorough systematic research and will be used as a foundational study for 
further development of PD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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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는 글과 그림을 통해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

다. 그림은 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글과 마찬가지

로 언어이며, 어쩌면 글보다 더 확실한 소통도구가 될 수 있

다. 잘 만들어진 그림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과학 

분야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림이 과학 정보

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1], 

교육 분야에서 그림은 적절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여 내용 

전달의 용이함과 학습 효과 향상을 촉진한다[2]. 또한 그림은 

기억을 불러내고 기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이러한 그림의 

능력은 언어능력을 진단하거나 실어증을 포함한 신경언어장

애군의 언어중재에 다양하게 활용되곤 한다. 그림은 문자가 

구두로 제시되는 자극 양식에 비해 실어증 집단의 실제 의사

소통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양식이다[3]. 국내에서

도 그림자극을 통한 노년층 및 실어증 집단의 언어 능력 평가

를 위한 다양한 검사 도구들이 개발되었는데, 그림 속 문장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을 측정하기도 하고[4],[5], 행위를 나

타내는 동사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이해도 및 표현 능력을 평

가하는 도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6]. 이처럼 그림자극은 

노년층 및 실어증 집단의 언어 능력 확인을 위한 중요한 요소

로써 실어증 집단을 대상으로 그림자극 유무에 따른 스토리

텔링 수행력을 비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림자극을 제시

하여 발화를 수집할 경우 환자군은 보다 더 많은 단어나 문장

을 표현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7]. 또한 그림을 제시하고 스토리텔링을 실시할 경우, 

스토리 전반에 대한 이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이야기 구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8]. 그러므로 그림은 복잡한 

개념과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을 

불러내고 기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그림은 활용되는 목

적에 맞춰 정확한 시각적 형태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위 

연구와 비슷하게 일상생활, 특정 상황 혹은 전래동화 등의 장

면을 나타내는 그림을 구어로 표현하는 것을 ‘그림 설명하기 

과제’라고 한다. 그림 설명하기 과제를 통해 노년층 또는 신경

언어장애군의 연결 발화(connected speech)를 평가할 수 있

는데, 연결 발화는 인지 및 언어 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집단의 

구어 표현 능력을 묘사할 수 있는 언어적 요소이다[9],[10]. 

국내에서는 실어증을 포함한 신경언어장애 집단의 언어 능력

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파라다이스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개정판’(Paradise. Korean version-Western Aphasia 

Battery-Revised, PK-WAB-R)[11]의 하위 영역에 그림 

설명하기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예술 치료 매체가 외국 것을 단순하게 번안한 경우가 많고[12],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림 설명하기 과

제의 그림자극 또한 이에 해당하여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측

면과 주요 타겟인 노년층에 맞는 디자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

았다. 예를 들어, 집을 배경으로 낚시와 피크닉, 모래놀이를 

즐기고 있어 그림의 배경과 상황과의 연결이 한국의 정서와

는 다소 이질적이고, 흑백 선화로 표현된 그림체가 구체적이

지만 선이 단순하지 않아 노년층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게 느

껴질 수 있다. 또한 프레임에 걸쳐 있는 주요 구성요소의 온

전한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성요소의 위치가 피실험자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작되어 낮은 시선유인력을 가진

다. 이에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인지적 

기능이 고려된 한국판 그림자극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

의 목적은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측면과 노년층을 위한 디자

인 요소를 반영하여 그림 설명하기 과제의 그림자극을 새롭

게 제작하는 것이다. 추후 관련 분야와 협업하여 사용자 테스

트를 진행하기 위한 초석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

장 먼저, 그림을 활용한 진단도구의 사례를 조사해 확장된 그

림의 역할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노년층의 

그림 인지를 위한 디자인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그림 제작 

시 고려해야할 디자인 요소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여 새로운 그림을 제시한다.

Ⅱ. 문헌연구

2-1 이론적 배경

그림을 활용한 진단도구는 일종의 투사 검사 혹은 스토리

텔링 검사로 분류되며 193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발전되었

다. 그림의 형태가 정서적 양상과 성격을 알아보는 투사검사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1940년대부터 구체화 되었고, 

코피츠[13] 역시 그림이 지능뿐 아니라 성격을 평가하는 도

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그림은 

기억을 불러내고 기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그림을 활용한 

이야기말하기 형 진단도구는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을 활용한 진단도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게슈탈

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의 ‘그림상황카드’[14]는 언

어적 표현이 제한된 아동을 위한 검사도구로서 2010년에 개

발되어 단순한 주제통각검사(TAT)와 비교했을 때 예술 매체

를 접목하여 진단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효과

를 검증하였다[15]. 둘째, ㈜핑키밍키의 ‘상황말하기 그림카

드놀이’[16]는 가로 10cm x 세로 15cm의 직사각형 컬러 그

림카드로, 지적장애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프로그

램으로 개발되어 총 3단계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제시했을 때 지적장애아동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자료로서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상담연구소 

마음이야기 공방의 ‘설화그림카드 워크북’[17]은 설화의 서

사적, 발달적 의미를 고려하여 각각의 장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상징화한 그림카드를 제시하고 있

다[18]. 넷째, 청소년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19]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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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유용한 그림검사가 되도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청

소년의 일상 행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림으로 구성되었으며, 간

단하고 단순화된 그림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그림검사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다[20]. 이렇듯 그림을 활용한 검사의 가치가 점점 늘

어나게 되면서 현재는 검사기법만이 아닌 치료기법으로도 사

용되는 등 그림의 사용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Number Title Source

1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GRIP)’s ‘Picture Situation 
Card’

Kim, Jung Kyu 
(2010)[14]

2
Picture Card Play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Share your 
thoughts

© Pinky Minky 
(2017)[16]

3 Story Picture Card Workbook

the Heart Story 
Workshop 

Counselling 
Research 

(2022)[17]

4
EBDT: Emotional & Behavioural 
Drawing Test

Lim, Na Young 
(2013)[19]

표 1. 그림을 활용한 진단도구

Table 1. Pictures used in diagnostic tools 

2-2 그림 설명하기 과제 현황

그림을 활용한 진단도구 중에서도 그림 설명하기 과제는 

연결 발화 평가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10] 특정 

상황의 장면을 나타내는 그림을 구어로 표현하게 되며, 그림

을 통해 수집된 연결 발화를 환자 내 그리고 여러 환자 간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

Number Title Source

1
Paradise - Korean Western Aphasia Battery, 

PK-WAB
[21]

2

Screening Test for Aphasia & 

Neurologic-communication Disorders; 

STAND

[22]

3 Cat Rescue [10] 

4 Refused Umbrella  [23]

5 Broken Window [24]

6 Cookie Theft [25]

표 2. 그림 설명하기 과제

Table 2. Picture description tasks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림 설명하기 

과제 그림은 PK-WAB-R의 스스로 말하기 영역 하위 검사 

중 ‘해변가 그림’과 ‘피크닉 그림’이다. 그러나 PK-WAB-R

의 그림은 그림에 포함된 행위의 수가 다양하지 않아 그림 설

명하기 과제를 실시했을 때 산출되는 동사의 수가 적을 수 있

다. 동사는 노화에 따른 언어적 특징을 확인해줄 수 있는 중

요한 품사로, 노년층의 경우에는 동사가 가진 특징에 따라서 

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에 차이를 보일 수 있

는데, 동사와 함께 문장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행위자나 대상 

등이 개수가 증가할 경우 정지된 그림자극이 동사 산출에 도

움을 줄 수 있다[26]. 

또한 ‘피크닉 그림’은 집을 배경으로 낚시와 피크닉, 모래

놀이를 즐기고 있어 그림의 배경과 상황과의 연결이 한국의 

정서와는 다소 이질적이다. 노년층은 인지기능이 쇠퇴하여 단

순한 일임에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27], 이전에 습득한 

친숙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28] 문화적 특성이 

맞는 익숙한 그림자극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에서 

산출가능한 동사의 형태를 고려하여 한국 일상의 다양한 행

위를 그림에 포함하고, 노년층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

여 한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그림 설명하기 과제 그

림을 제작하고자 한다.

Ⅲ. 노년층을 위한 그림의 요건

그림 설명하기 과제는 노년층 또는 신경언어장애군의 언어

이해 및 표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의 주요 타겟인 노년층이 그림의 상황을 이해하고 언어

적 표현으로 이를 설명하려면, 그림은 노년층의 신체 및 인지

적 기능을 고려하여 인지하기 쉽게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29]. 

노년층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부에 대한 인식의 경험이 

줄어들면서 감각 기관의 속도가 떨어진다. 또한 황변화 현상 

등 시각적 노화로 인해 색상 및 형태의 구별에 어려움을 느끼

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시 가시성과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한다[27]. 또한 언어진단도구를 

제작할 때에는 컬러, 형태, 레이아웃 등의 대상의 인지적, 정

서적 특성을 감안하고, 진단도구 그림의 그림체를 대상에 적

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30].

3-1 노년층의 그림 인지를 위한 디자인 기준

본 연구는 노년층의 신체 및 인지적 기능을 고려하여, 노년

층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제시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종합하

여 노년층의 그림 인지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기준을 정립

하였다. 노년층의 그림 인지를 위한 디자인 기준은 단순성, 구

체성, 이해성으로 분류해보았다. 단순성은 머릿속에서 이미지

를 재구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성은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

다. 이해성은 일상적인 장면과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을 뜻한다. 표 3은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노년층

의 그림 인지를 위한 디자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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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ontents Design criteria 

[15]

[31]

[27]

[32]

[33]

- The meaning should be easily 
understood, so the wording 
should be concise.

- Create simple but clear icons.
- Simplify the order to make the 

hierarchy easy to understand.
- Avoid layering components.
- Use generous margins and 

uncomplicated placement.
- Avoid deep interface menu 

structures. 

Simplicity 

[27]

[33] 

- They should be specific 
enough to convey a process of 
action while still being clear 
about the behavior they 
represent.

- It is important to utilize 
metaphors rather than 
abstract icons to make the 
design easier and faster to 
recognize. 

Specificity 

[31]

[27]

- Use symbols with shapes that 
are easily recognizable in 
everyday life.

- The components should not 
be very small in size and 
should resemble familiar 
shapes in everyday life. 

Comprehensibility 

표 3.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노년층의 그림 인지를 위한 

디자인 기준

Table 3. The principles of effortless image recognition for 
the elderly population based on preliminary 
research

3-2 디자인 요소

<3-1>에서 도출해낸 노년층의 그림 인지를 위한 세 가지 

디자인 기준은 그림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색상, 형태, 레이아

웃, 동작, 상황”에 적용되었다. 명시한 디자인 기준에 따라 그

림에 반영한 항목은 표 4와 같다.

Design criteria for picture 
recognition 

Items reflected in the illustration 

Simplicity Color, shape, and layout 

Specificity Action 

Comprehensibility 
Place, context (language and 

cultural aspects of Korea) 

표 4. 그림에 반영한 그림 인지를 위한 디자인 기준

Table 4. The principles of effortless image recognition 
reflected in illustration

1) 색상

노년층은 시력의 노화로 인해 색채 분별력이 저하되어 색

의 판단이 약해지므로[34] 명확하고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비 감도가 감소하여 전경색과 배경색

의 대비가 약할 때 보기 어려워하고 명암 대비가 뚜렷할 때 

인지도가 높아지며[35], 비슷한 색상을 하나의 그림 안에 모

아 놓으면 색채 대비가 선명하지 않아 색상을 잘 분별할 수 

없게 된다[36]. 검은색은 강한 대비를 가지고 있어 시각적으

로 뚜렷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시 그림의 주요 선

이나 형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2) 형태

형태는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결하고 직관적인 형

태로 표현되어야 한다[15]. 선은 간단하면서 불필요한 정보

를 피해야 하고, 사물의 형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형

태와 흡사해야 하며 도형이 전달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36]. 

구성요소의 사이즈가 매우 작아서는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

에[27] 과한 원근법은 지양하도록 한다.

3) 레이아웃

노년층을 위한 그림의 레이아웃은 복잡하지 않은 배치를 

사용하고 구성요소들을 겹쳐 구성해서는 안 된다[29]. 또한 

한 컷의 그림 내에 여러 상황이 포함되어 자극물이 분산된 경

우, 피실험자의 본능적 시선 움직임에 따라 구성요소의 위치

가 갖는 시선유인력이 다르다. 이미지 내에서의 수직적 위치

와 무관하게 좌측과 우측에 있어서는 좌측이 상대적으로 높

은 시선유인력을 가지고 있으며[37], 기본적인 시각방향은 

크기가 큰 요소에서 작은 요소로 움직인다[38].

4) 동작

노년층은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해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Crutch와 Warrington[39]은 

구체성이 일반 성인들의 기억, 인지, 어휘 판단 능력과 신경

학적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읽기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그림 또한 그림

에 포함된 동작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노년층은 동작 속도에 따라 다른 인지 반응을 가지기 

때문에 동작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는 대표 동작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동작 과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27].

3-3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그림 연구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그림 제작을 위해 한

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그림의 배경으로 선정하고, 이미

지 리서치를 통해 그림의 상황연출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

였다. 다음으로 동사의 산출 형태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9가

지 상황을 선정하고, 선정된 상황을 시각화하기 위한 대표 동

작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3-2>에 제시한 노년층을 위

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측면을 반

영한 그림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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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선정

배경은 화면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림을 구성함에 있

어 상황에 맞는 배경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강은 한국

의 수도인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이자[40], 시민들이 도

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한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림 설명하기 과제 그림의 배경으로 활용될 장

소로 유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서를 반영

하면서 도심 속에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한강을 그림의 

배경으로 선정하고, 한국 일상의 다양한 행위를 묘사한 한강 

그림을 개발하였다. 

2) 상황 선정

한강을 배경으로 한 상황연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

하고자 이미지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먼저, 구글코리아에서 

한강공원을 검색하였을 때 임의로 나타난 1000개의 이미지

를 추출하고, SNS 이미지 검색을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였

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에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장면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시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후 해당 장면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를 관찰하였다. 수집한 이미지에 나타난 

요소들을 등장인물, 행동, 사물, 배경으로 분류하여 상황연출

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동사의 산출형태를 고려하여 9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9가지 상황과 각 

상황별로 산출 가능성이 높은 동사 목록을 아래 표 5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9가지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대표 동작을 선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미지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각 상황에 따라 신체

부위의 동작이 공통적으로 묘사된 이미지를 그룹핑하여 가장 

다수로 수집된 이미지를 대표 동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Ⅲ. 노년층을 위한 그림의 요건>에 제시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동작을 선정하였으며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레이

아웃 구도 배치 그림 1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콜라주기법을 활용한 한강그림의 구도 배치

Fig. 1. Laying out the final composition arrangement using 
collage techniques

Ⅳ. 완성된 한강 그림

노년층을 위한 그림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 노년층 대상 그

림 설명하기 과제 그림(이하 한강 그림)을 완성하였다. 먼저 그

림을 구성하는데 사용된 색상은 흑백으로, 주요 선들을 명확하

게 나타내어 그림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블랙 라인 드

로잉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표 2의 그림 예시들은 대부분 

흑백 선화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노년층 및 신경언어장애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평가 이미지 자극은 시각적 방해와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태는 

구체화하되 최소한의 선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표

현하였으며, 구성요소의 사이즈가 매우 작으면 그림을 인식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한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적당한 크

기의 차이를 주었다. 레이아웃은 주요 구성요소를 그림의 프

레임에 걸치지 않게 하여 온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였고, 시선유인력을 고려하여 한강

Numbers Characters Action Objects Background Verbs 

1 A family of three Eating food Lunch boxes, Kimbap On a mat eat, laugh, sit, give 

2 Male Drinking Water Bench Drink, sit, rest 

3 Female Napping Book, Bag On the grass sleep, lie down, twist, wind, bed 

4 Male, Pet Throwing a ball Ball On the grass throw, play, run, bark 

5 A boy Kicking the ball Ball On the grass throw, play, run, bark 

6 Three or more people Taking photos Cell phone, Bag, Coat On the grass take, smile, see 

7 Female Listening to music Earphone On the grass Listen, sit, point 

8 Male Riding a bike Bike, Helmet, Bag Bikeway ride, step on 

9 Male Running Sidewalk Run, Sprint

표 5. 한강 그림에 반영된 9가지 상황

Table 5. Nine situations depicted in the Han-River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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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볼 수 있는 주된 상황인 돗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행

위를 그림 좌측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다. 동작은 흑백라인

으로 구성된 그림이기 때문에 실루엣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큰 동작으로 구성하여 동작의 형태와 뜻을 쉽

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완성된 그림은 제작 이후 디자인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다.(DN특허 D2022-0004KR)

그림 2. 한강 그림

Fig. 2. Han-River illustration

Ⅴ. 결론 및 제언

그림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교육, 과학, 의료 

분야 등과 함께 연구되어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림은 그림 설명하기 과제로써 실어증 환자의 연결 발화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그림 설명하기 과제 그림자극은 국내에선 익숙하지 않은 

장소, 상황, 노년층을 고려하지 않은 레이아웃, 형태 등 개선

의 필요함을 발견했고, 이에 한국의 언어 및 문화적 측면과 

노년층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그림의 필요성

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의 수도 서울의 대표 장소인 한강을 

그림의 장소로 선정한 후 인물, 행동, 사물, 배경을 기준으로 

9가지 상황을 선정했다. 이후 그림의 주요 타겟인 노년층의 

그림 인지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한 디자인 요소

를 반영하여 그림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것으로 그림은 체계

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디자인관점에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어오던 그림 설명하기 자극과 비교

하였을 때, 다양한 행위를 그림 속에 포함함으로써 더 많은 

구어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었는데, Lee와 연구자들에 의

하면 PK-WAB-R의 ‘해변가 그림’과 새롭게 개발된 한강 그

림을 통해 발화를 수집한 결과, 한강 그림자극을 사용하여 수

집된 연결 발화가 해변가 그림에 비해 더 많은 의미 정보와 

낱말 산출을 유도하였다고 하였다[41]. 뿐만 아니라 두 가지 

그림을 보고 발화를 산출하는 동안의 온라인 처리 과정을 확

인하기 위하여 시선 추적(eye tracking)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노년층의 경우 시각적으로 더 복잡하고 밀집력이 높은 

한강 그림에서 청년층에 비해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여 시선 

고정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즉, 한강 그림은 

해변가 그림에 비해 노화에 따라 변화하는 인지 및 언어적 특

성을 변별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추후 치료대상자

들을 대상으로 그림의 성능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으며 그림 

설명하기 과제의 그림 개발의 초석연구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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