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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시각화 기억훈련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도치매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총 5회기의 시각화 기억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전후 단어 기억력, 전반적 기억력검사, 및 우울감검사를 시행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시행 후 전반적 기억력의 향상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우울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기억력에 있어 일부 대상자는 인출 및 재인의 향상을 보였

고 일부 대상자는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일부 경도치매 환자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우울감이 감소하는 정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그룹 인지치료 모델로 널리 활용되길 

바라며 더 많은 대상자 수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경도치매, 그림책, 시각화기억훈련, 인지재활, 작업치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otocol for the visualized memory training program using 

the picture book and evaluate its clinical utility. A total of 5 sessions were conducted for 5 elderly 

people with mild dementia. Rey-Kim II, GDS-Short, word test were conducted to observe its 

effectivenes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s a results overall memory was improved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all depression was also improv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word memory varies depending on individuals’ degenerative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visualized memory training program using the picture book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memory to some extent and had an emotional effect of reducing depression in mild dementi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ts effects in larger population.

Key Words : Mild dementia, Picture-book, Visualized memory training, Cognitive rehabilitation,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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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장애의 발병률 또한 높아

진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 명이며, 유병률

은 10.16%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 중증도별 

치매 환자 수는 경도 치매 환자가 2019년 기준 약 31

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는 중등도 및 중증 환자 수보다 

1.6배에서 2.8배에 많은 수치이다[1,2].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치매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면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사회적 부담비용도 커질 것이다[3]. 따라서 경

도인지장애 및 경도 치매 노인에게 적절한 중재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인지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인지 치료는 기존의 병원에서 제공하던 의료

적 모델에 기반한 접근법과는 차별성이 요구되어야 한

다. 실생활 속에서 즐기는 놀이 및 문화 여가 활동을 융

합하여 지속적인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4,5].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 매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치료 매개를 적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나 문화 여가 측면에서 그림책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인지 활동을 구성하고 그 임

상적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책은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를 삽화로 표현하고 텍스트를 삽입한 문

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은 시각적 예술 가치

가 높고, 전달하는 텍스트의 양이 적은 콜드 미디어

(cold media)로 분류된다. 대신 그림 메시지를 통해 

상상하게 하는 시각적 자극이 풍부하다 [6].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책에서 발현되는 정서, 신체감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암묵기억 및 맥락기억이 풍부하게 인출

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7]. 아울러 그림책 속

의 작가가 표현한 삽화를 통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 공감각적 지각이 유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8].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의 기억력치료 방법 중에 심상

화(mental imaging) 및 시각화(visualization)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기억의 저장 및 인출에 효율적이라고 알

려져 있다[9,10]. 기억의 맥락정보가 풍부할수록 인출 

시 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그림책이라고 하는 

치료적 매개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림책 읽기 과정

을 통해 풍부한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11]. 그림책 속 정보를 활용하

여 기억력 과제를 구성할 시 정보 가치(informative 

value)에 대한 풍부한 맥락이 동시에 입력되어 암묵기

억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감각의 기억 작동 기제를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림책의 장점을 활용하여 치료적 목적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존 버닝햄의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책을 활용하여 시

각화 기억력훈련 프로그램 시행하고 프로그램의 임상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주간 보호센터 내 단기 보호 서비스를 받

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대상자는 장기요양등

급 3~5등급으로 모두 경도치매로 분류된 환자였다. 대

상자의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선정된 5

명의 환자는 2명과 3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

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2.1.1 선정기준

� 경도치매 환자 

� 의식 수준이 양호하며 단순한 수준의 이해가 가

능한 자

� 단기 보호 시설 내 다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지 않은 자

2.1.2 배제기준 

� 1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든 자 

� 지남력이 손상되고 중증 인지장애를 보이는 자 

� 상호 간 대화가 어려운 자

2.2 연구 도구

2.2.1 Rey-Kim 기억검사 II

Rey-Kim 기억검사는 Andre Rey에 의해 1964년

에 개발되었고 시각적 기억력 평가(Complex Figure 

Test; CFT)와 언어적 기억력 평가(Auditory Ver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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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Test; AVLT)로 구성되어 있다. 두 평가 영

역 모두 즉시 회상, 지연회상, 지연재인으로 구분하여 

기억력을 평가한다. 이 검사는 신경 심리 분야에서 널

리 사용되는 기억력 평가이며, 국내에서도 김홍근에 의

해 한국어로 표준화되었다[12]. 이 평가도구의 내적 일

관성은 .79보다 높았고, 검사-재검사 간 신뢰도 또한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r≥.7) [12].

2.2.2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노인 우울감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는 기백석(1996)에 의해 단축형 한국어판이 개발

되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시행하기에 간단하고 

편리하다. 평가결과는 8점 이상이면 우울한 상태라고 

간주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

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Cronbach’s α

는 .88로 중등도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상관계수가 0.93으로 매우 안정되는 것으로 나

타난다[13].

2.2.3 단어 기억력 검사지

프로그램에서 훈련한 직접적인 단어 기억력의 학습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책에 등장하는 9개(꼬마, 토

끼, 고양이, 개, 돼지, 양, 닭, 송아지, 염소)의 등장인물

을 활용하여 자유회상 및 기억 재인 설문지를 제작하였

다. 기억 재인 보기는 암기해야 하는 9항목의 3배수인 

27문항으로 제시하였고 단어에 종류는 그림책에 등장

하지 않는 동물과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꽃과 식물로 

구성하였다. 

2.2.4 간이 정신상태 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는 1997년 한국어판으로 번

역되었다 [14]. 시간 및 장소 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

중과 계산, 기억회상, 언어 및 시공간 구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소요시간은 5-10분으로 간단하

게 인지 수준을 선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 30점 만

점이며 24점 이하는 인지 손상으로 간주한다. 

K-MMSE의 치매 선별 민감도는 .80이고, 특이도는 .70

이다 [15]. 

2.2.5 존 버닝햄(1936~2019)의 ‘검피아저씨의 뱃놀이

(Mr. Gumpy’s Outing)’

이 책의 원작은 1970년 출간되어 그해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한국

어로 번역되어 초판이 출판되었다. 존 버닝햄은 영국에

서 태어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서 특히나 이 책에서

는 펜으로 스케치하듯 그리는 기법이 두드러진다. 빛바

랜 색감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조로운 플롯 안

에서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이 

그림책의 이야기 전개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검피 아

저씨가 배를 타고 나가는데 아이들과 동물들이 차례대

로 와서 자신도 배에 태워 달라고 한다. 검피 아저씨는 

친절히 배에 태워 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지

만, 그러기도 잠시 배에 탄 아이들과 동물들이 야단법

석을 피우는 바람에 배가 뒤집히고 모두 물에 빠지게 

된다. 아이들과 동물들은 모두 물에서 나와 따뜻한 햇

볕 아래서 몸을 말리고 따뜻한 차와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 책은 단순한 문장이 반복되는

데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가 운율 감을 살리면서도 이야

기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림책의 플롯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을 기억하는 과제를 

구성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총 5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작업치료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업치료 실습생 2

명 및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을 보조하였다. ‘검피 아저

씨의 뱃놀이’ 그림책을 활용하여 기억력 입력, 저장, 인

출과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각 과정의 훈련방법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치료에서 주

로 사용되는 치료적 전략을 적용하였다[16,17]. 프로그

램 진행시간을 약 1시간 내외였고, 일주일에 1번씩 5주

간 진행하였다. 자세한 프로토콜은 다음 Table 1과 같

고, 매회기 동일한 프로토콜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2.4 통계방법

프로그램 전후 치료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Jamovi 1.6.16을 사용하였다. 사전 사후 검증

은 비모수 검증인 윌콕슨 부호 순위검정(Wilcoxon 

rank)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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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tocol of picture-book based visualized 

memory training program

1. Appreciation of the picture book

§ Method: The therapist shows and reads the picture book and 

takes a moment to talk about the picture book together.

§ Objective: to encode words through visualized imagination 

by reading a picture book 

§ Materials: 'Mr. Gumpy’s Outing' picture book

2. Auditorily reading the picture book

§ Method: distributing the figurines of animals, children, and 

a boat appeared in the picture-book It is allowed to 

explore the figurines for a while. While only auditorily 

reading the picture-book, it is asked to put the figurines 

on the boat. 

§ Objective: to train auditory attention and encoding 

§ Materials: figurines of animals and children appeared in 

the book, wooden boat

3. Story game of sequence of characters given a ride

§ Method: It is asked to order the sequence to get on the 

boat. It runs on group base, takes turn and put the 

figurine on the boat that is placed at the center.

§ Objective: to train remembering by retrieval of characters 

in orders

§ Notes: if the participant is difficult to answer it on 

his/her turn, the cue is allowed.

4. A game that connects characters and action verbs

§ Method: The therapist shows animals and children figures 

and tells them the action verbs that connect. After that, 

hand out a card with each character and action verb written 

on it. Then, it is asked to match between them

§ Objective:: to encode the noun with extended concept as 

providing with match of action verb (eg. The chickens + 

flapped)

§ Materials: character word cards (9) and action verb cards (9)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참여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남자 1명 및 여자 

4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66.2세였고 평균 학력 수준은 

8.6년이었다. K-MMSE 평가결과 대상자들의 평균 인

지적 수준은 18.6점 (SD±3.85)였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Mean (SD)

Gender
Male 1

Female 4

Age 66.2(SD±3.7)

Education 8.6(SD±4.34)

K-MMSE 18.6(SD±3.85)
*SD: Standard Deviation

3.2 전반적 기억력의 변화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Rey-Kim 기억검사 II를 실시

하여 전반적 기억력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프로그램 시행 전 그룹의 전반적 기억

력 지수(MQ)는 55.2점이었고, 프로그램 시행 후 전반

적 기억력지수는 58.8점으로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58). 사전 즉시 회상 점수는 

59.4이고, 사후에는 61.4점으로 향상되었다. 사전 지연 

자유회상 점수는 56.0점이고 사후에는 59.8점으로 향

상되었다. 사전 지연재인 점수는 68.4점이었고, 사후에

는 73.8점으로 향상되었다. 즉시 회상, 지연 자유회상, 

지연재인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Statistical comparison of Rey-Kim II and 

GD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n=5)

3.3 우울감의 변화

GDS-Short의 사전 및 사후 평가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전 그룹의 평균 점수는 5.4

점이었으나, 시행 후 2.6점으로 감소하였다. 사전 및 사

후 점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1). 

3.4 단어 기억력의 변화

3.4.1 단어 자유회상 

암기해야 하는 단어의 목록은 총 9개였고, 각 대상자

의 1회기 및 5회기의 단어 자유회상 변화는 Fig. 1A와 

같다. 대상자 1과 대상자 3은 1회기와 5회기 단어 자유

회상 개수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대상자 2, 4, 및 5의 

경우 1회기의 자유회상 개수가 5회기 에서 증가하였다.

3.4.2 단어 재인 

총 단어 보기 항목은 총 27개로 그 중 정반응 단어

Mean SD Statisti
c p Cohen’

s d

MQ pre 55.20 12.64
5.00 0.58 -0.25

MQ post 58.80 10.13

IR pre 59.40 6.47
3.00ᵃ 0.58 -0.25

IR post 61.40 5.22

DRCL pre 56.00 6.60
2.00ᵃ 0.35 -0.53

DRCL post 59.80 8.76

DRCG pre 68.40 20.26
5.00 0.58 -0.27

DRCG post 73.80 14.32

GDS pre 5.40 3.97
14.00 0.10 1.00

GDS post 2.60 2.30

ᵃ 1 pair(s) of values were ti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p≤.1; MQ: Memory Quotient, IR: Immediate Recall 
Index, DRCL: Delayed Recall Index, DRCG: Delayed 
Recognition Index, GDS-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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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개이다. 각 대상자의 단어재인 변화는 Fig 1B와 같

다. 대상자 1과 대상자 2를 제외한 대상자 3, 4, 5에서 

단어 재인 개수가 1회기에 비해 5회기에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오경보(false alarm)의 변화는 Fig. 1C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대상자 2와 대상자 5에서 감소하

였고 나머지 대상자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Number of Recall(A), recognition(B), and 

false alarm rate(C) of words that was 

trained in the program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음미하며 그림책의 시각적 

문맥을 활용하여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임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책은 

시각적 맥락이 풍부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삽화를 통

해 기억의 암묵적 기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7,8].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림책 속 등장인물 및 줄

거리를 활용한 기억력 훈련요소를 구성하였고, 이를 경

도치매 노인에게 적용하여 기억력 및 정서적 변화에 어

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책을 활용한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은 기억훈련 방법의 하나인 시각화 및 심

상화 전략을 활용하였다[9,10]. 프로그램 구성 내용으

로는 그림책을 시각적으로 읽기, 청각적으로 듣고 등장

인물 맞추기 게임, 등장인물의 순서 맞추기 게임, 등장

인물과 동작 동사 연결하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주 1회기씩 총 5주간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의 그룹 

기반 인지프로그램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회기 및 

빈도를 정하였다[17,18].

프로그램 시행 전후 Rey-Kim II 기억평가를 시행

하여 프로그램으로 인한 전반적 기억력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시행 후 그룹의 전반적 

기억력지수, 자유회상, 지연회상, 지연재인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p=.58). 다수의 대상자에게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기억력 향상의 효과가 있었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던 것은 대상자 간의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상자 1의 경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급격한 인지적 퇴화가 진행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관찰하였다. 이로 인해 본 프로그램을 통한 기억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기억력 전반에 있어 기

능 감퇴가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프

로그램은 급격한 인지퇴화에 따른 회복적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훈련이 알

츠하이머 치매 진행을 회복하는 관점보다 예방 및 추가

적 퇴화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19].

프로그램 내 각 단계에서 직접 훈련한 단어기억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책에 등장하는 9개 등장

인물로 자유 회상 및 재인 정도를 측정하였다. 단어기

억 검사 결과 대상자 2, 4, 및 5의 경우 1회기에 비해 

반복 훈련 시 자유회상 하는 단어의 개수가 증가하였

고, 이를 통해 일부 기억 학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단어 재인에서도 대상자 3, 4 및 5의 경우 재

인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증가하는 기억 학습이 나

타났다. 그림책을 활용한 인지적 훈련이 회복적 치료모

델로써 활용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인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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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대상자들에게서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본 프로그램이 인지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억에 있어 잘못된 기억(False memory)은 노화가 

진행되는 노인의 기억 입력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사한

다[20]. 때로는 기억의 재인 과제에서 정답이 아닌 잘못

된 기억에 대해 보고하는 오경보(false alarm)에 대한 

분석이 임상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중 단어 재인 

과제에서 오경보율을 분석하였다. 대상자 2 및 5의 경

우 오경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상자 

2의 경우 기억 재인의 개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오

경보율이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억의 효율성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프로그램의 정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 

우울감 척도인 GDS-short을 평가하였다. 사전 및 사

후시행 결과 우울감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을 함께 읽고 즐기

며 게임을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에 만족도 및 참여도가 

높았고 이러한 점이 대상자들의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

인 영향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함께 어울려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상자 간의 사

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우울감 감소와 같은 정서적 

효과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21-23].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함께 뜨개질하기, 퀴즈, 수공예 

등과 같은 작업 활동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그림책을 치료적 매개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

성하였다는 점이 새로운 시도라도 할 수 있다. 인지장

애 환자의 경우 인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동기 자체

가 매우 낮고 치료사와 1:1 치료의 상황을 종종 거부하

기도 한다. 문화 및 여가 요소를 포함하는 소그룹 기반

의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환자의 참여 동기가 높아

지고 인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매개를 활용하여 인지적 

노화를 보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즐겁고 치료적 의미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공유함으로써 

인지 치료 프로그램을 정교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치료 효과를 비교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더 많은 표집단에 적용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그 효과

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그림책을 치료적 매개로 활용하여 시

각화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소그룹 기반으로 함께 어울려 그림책을 

음미하고 이야기 게임을 진행하여 기억의 입력 및 인출

을 훈련하였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경도치매 노인

의 전반적 기억력 향상 및 우울감 감소에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우울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그림책을 활용한 

인지프로그램이 더 활발히 개발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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