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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김 상 미 김 지 연†         조 증 열‡

             신진초등학교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형태소인식에서 영어 형태소인식으로

전이되는지의 여부와, 한국어와 영어의 형태소인식이 한글과 영어 읽기 및 쓰기와 관련이 되

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어휘력을 통제한 후에 한국어 형태소인식은 영어 형태소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합성 및 파생 형태소인식은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고,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은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어 어휘력과 형태소인식을 통제하고 영어 형태소인식은 한글 읽기

와 쓰기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최종 베타 값을 보면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은 영어와 한글

의 읽기 및 받아쓰기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은 영어읽기를

설명하였으며,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은 한글 받아쓰기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형

태소인식이 상위언어적 기술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언어 간 전이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파

생 형태소인식은 초등학생의 영어와 한글의 읽기, 쓰기에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형태소인식, 언어 간 전이, 한글과 영어, 읽기와 쓰기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NRF-2013S1A3A2054928)을 받았음.

†공동 제 1저자: 김지연,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교신저자: 조증열,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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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형태소인식이 읽기, 쓰기 및 어

휘력 발달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형태소인식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형태소인식

(morphological awareness)은 단어 속의 형태소

구조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 구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McBride- 

Chang, 2004).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 단위로

구어와 문어에서의 단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이다.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이

루는데,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

어,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complex word)라고 부른다. 복합어는 다

시 어근과 접사(접두사 혹은 접미사)로 이루어

진 파생어와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

진 합성어로 구분된다. 파생어를 예로 들면, 

맨손, 외딸, unkind 등 접두사를 포함하는 것

이 있고 덮개, 많이, kindly 등 접미사를 포함

하는 것이 있다. 합성어로는 눈물, 책상, 밤

낮, hotdog 등의 예를 들 수 있으며 한자어는

대부분 합성어에 포함된다. 형태소에는 파생

어(derivative)와 합성어(compound) 뿐 아니라

굴절어(inflection)도 포함하고 있다(조명한 등, 

2003). 굴절어는 문장 내에서의 문법적인 역할

을 명시해주는 문법형태소와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실질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어에서 굴절어는 용언의 어형변화를 포함한다. 

한국어에는 파생, 합성 및 굴절 형태소가 모

두 풍부한 편이다(조명한 등, 2003)

파생어, 합성어, 굴절어의 조어과정을 통해

의미와 단어범주가 다를 수 있는 기본형태소

로부터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생성하게 되며, 

이러한 단어생성 원리에 대한 이해는 한 번도

노출된 적인 없는 새로운 단어를 해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내에서

형태소를 분리해 내고, 이 형태소에 대한 철

자지식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읽기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읽기능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경희, 2014; 조명한 등, 2003).

형태소인식은 복합어의 이해뿐 아니라 익숙

하지 않은 단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이

기 때문에 단어읽기 및 쓰기능력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파생어와 굴절어가 영어에 특히

풍부하므로 영어권 연구들은 아동의 굴절어와

파생형태소의 인식 능력을 주로 다루었고, 이

들 인식능력이 영어의 읽기와 쓰기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Koda, 2008; Koda 

& Zehler, 2008; Kuo & Anderson, 2003; 2006). 

Brittain(197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을 대상으로 굴절어인식 능력이 읽기와 어떻

게 관련되는지를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

과, 지능을 통제한 후 굴절어인식 능력과 읽

기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1학년

보다 2학년 아동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Müller와 Brady(2001)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

으로 어휘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굴절형태소인

식 능력이 읽기와 음운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Carlisle와

Nomanbhoy(1993)는 영어권 초등 1학년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장에 주어진 기본 단어

들의 파생된 형태를 찾아내는 능력이 그들의

단어읽기 능력을 고유하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Singson, Mahony와 Mann(2000)의 연구에서는 영

어 파생 형태소인식에 대한 지식이 음소인식

과 어휘력을 통제한 후에도 단어 읽기를 유의

하게 설명하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어 단어

읽기에 대한 음운인식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음

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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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성어와 동음어가 많지만 파생어는

비교적 적은 중국어의 연구에서는 합성어

및 동음어 처리 능력이 중요하였다. McBride- 

Chang과 동료들(2003)은 홍콩의 유치원생들과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국어

동음어 및 합성어의 문법적 구조를 구별하는

능력이 단어읽기를 고유하게 예측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Chen과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

는 합성어 유추 과제에서 초등 1-2학년 아동

의 합성 형태소인식 능력이 중국어 읽기 능력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 읽기도 형태소인식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합성 형태소를 다루었다(Cho & McBride- 

Chang, 2005a; 2005b; Cho, McBride-Chang, & 

Park, 2008; McBride-Chang et al, 2005). 

McBride-Chang과 동료들(2005)은 미국, 중국과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모국

어 읽기를 비교한 언어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영어읽기는 음소인식의 영향

을 받고 중국어 읽기는 형태소인식의 영향을

받은 반면, 한글 읽기는 음운인식과 형태소

인식 두 가지의 영향을 다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합성형태소가 음운의 변형을 포함하는

불규칙 한글단어의 읽기를 설명하였지만 규칙

단어 읽기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Cho et al., 

2008). Cho, Chiu, 및 McBride-Chang(2011)이 한

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실

시한 종단적 연구에서는 동음어와 합성 형태

소인식이 한글 단어재인을 예측하였고, 음운

인식, 명명속도, 그리고 형태소인식이 한글 받

아쓰기를 고유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형태소

인식이 4학년의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6학

년일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

치원 아동의 읽기에는 음운인식의 영향력이

형태소인식보다 크지만(Cho et al., 2008) 초등

학교 저학년에는 음운인식과 형태소인식 모두

영향을 주고 (McBride-Chang et al., 2005), 초등

고학년이 되면 음운인식의 영향은 줄어들고

형태소인식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o et al., 2011).

형태소인식은 쓰기능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쓰기 과정에서 형태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해주는 한 예가 필기 실수 자료이다. 예

를 들어 ‘올바른’을 ‘옳바른’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옳다’와 ‘올

바르다’가 형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의식

하면서 나타나는 실수로 볼 수 있다(조명한

등, 2003). 영어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형태소인식과 쓰기능

력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 중 Apel과

동료들(2012)의 연구, 그리고 Deacon, Kirby와 

Casselman-Bell(2009)의 연구에서는 형태소인식

이 다른 언어적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에도 아동의 쓰기에서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Werfel(2014)의 연구에서는 2

학년-4학년 아동의 쓰기에서 음운인식과 철자

지식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형태소인식

은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니었다고 보고하였

다. 이처럼 형태소인식이 영어의 쓰기에 미치

는 영향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

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어 쓰기와 형태소

인식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이 두 변인 간의 관계

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모국어가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언어 간 전이(cross-language transfer)라고 한다. 

언어 간 전이는 음운인식 분야에서 많이 연구

되었으며, 특히 이중 언어의 사용이 음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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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들

이 많다(개관, McBride-Chang, 2004). 한 예로, 

박민영, 고도흥, 이윤경(2006)의 연구에서는 한

국어와 영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아동 집단

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아동집단에 비해 음운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이중 언어의 사용이 모국어 및 외국어 음

운인식의 발달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

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음운인식의 언어 간

전이를 시사해준다.

이중 언어 습득에 대해 연구해 온 연구자

들은 상위언어적 인식과 같은 읽기 하위기술

들이 언어 간에 전이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하고 있다(Durgunoglu, 1997; Genesee, Geva, 

Dresslere, & Kamil, 2006; Koda, 2005; 2008). 예

를 들면, Koda의 전이 촉진 모델(2005, 2008)은

한 언어에서 전이된 상위언어적 인식은 또 다

른 언어의 읽기 및 읽기 관련 기술의 발달에

하향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언어적 정보(예를 들면, 음운인식과 형

태소인식 정보)가 철자로 표현되는 방식과 언

어 구조에 있어 언어 간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전이 촉진 모델은 상위언어적 인

식의 전이는 두 언어들 사이의 유형학적 차이

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형태소인식의 언어간 전이와 이중문

식성(biliteracy) 습득에서 형태소인식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Deacon, Wade- 

Woolley, & Kirby, 2007; Pasquarella, Chen, Lam, 

Luo, & Ramirez, 2011; Wang, Cheng, & Chen, 

2006a; Wang, Ko, & Choi, 2009; Zhang et al., 

2010).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Zhang 

등(2010)은 초등 5학년 한 반에는 중국어 합성

형태소인식을, 다른 한 반에는 영어 합성 형

태소인식을 훈련하였다. 그런 다음 영어 합성

어 유추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력을 비교

한 결과, 중국어 합성 형태소인식을 훈련한

반과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을 훈련한 반에서

도 유의미한 중재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흥

미롭게도 중국어 합성 형태소인식을 훈련한

반에서 더 우수한 영어 합성어 유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Zhang과 동료들(2010)은 이러한

결과를 합성 형태소인식 능력이 모국어에서

외국어로 언어 간에 전이되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Deacon 등(2007)은 영어-프랑스어 이중 언어

사용자인 초등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영

어와 프랑스어 단어읽기 능력과 굴절 형태소

인 과거형을 다루는 능력의 발달을 추적하였

다. 그 결과, 모국어인 영어 형태소인식 능력

은 프랑스어 형태소인식 능력 및 다른 관련

능력들을 넘어서서 프랑스어 읽기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인 프

랑스어 형태소인식 능력은 영어 형태소인식

능력, 영어 어휘력 및 다른 관련 능력들의 영

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영어 읽기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해 Deacon 등(2007)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굴절

형태소 유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언

어 간에 양방향으로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설

명하였다.

Wang 등(2006a)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어-

영어 이중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중국어와

영어 간 형태소인식의 전이를 연구하였다 연

구의 결과로 아동의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능

력은 다른 중국어 관련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

을 고려한 뒤에도 중국어 읽기 능력을 유의하

게 설명하였지만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 능력

은 중국어 읽기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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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유사하게, Pasquarella 등(2011)의 연구에

서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중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 아동들의 형태소인식의 전이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과는

대조적으로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은 중국어

어휘력과 읽기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위의 두 연구에서 합성어가 많고 풍부한 중국

어의 단어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영어의

합성 형태소인식이었다. 반면에 중국어의 경

우에는 파생 형태소가 비교적 빈약한 편이므

로(McBride-Chang et al., 2003) 영어 파생 형태

소인식이 중국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

은 것 같다. 따라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

한 이중언어 연구들에서는 외국어인 영어 형

태소인식이 모국어인 중국어 읽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Wang et al., 2009)에서는 모국어와 외

국어 형태소인식이 외국어와 모국어 읽기와

각각 관련이 되어 양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Wang 등(2009)은 미국

에 거주하며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

는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한

국어 파생 형태소인식이 영어 단어읽기를 예

측하고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이 한글 단어 읽

기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Wang 등(2009)은 형태소

인식이 음운적으로 비교적 불투명한 언어(영

어)뿐 아니라 투명한 언어(한국어)의 읽기에서

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한 언어의 형태소인식 능력이 다른 언

어의 단어 읽기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형태소인식이 서로

다른 철자체계를 넘어 외국어의 단어 읽기를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형태소인식과 읽기와의 관

련성을 다룬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을 

다루었으며, Wang 등(2009)의 한국어-영어 이

중언어자의 연구에서는 파생 형태소인식만을

다루었다. 영어와 한국어의 파생어와 합성 형

태소인식을 모두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기존의 영어 읽기 연구들이 파생 형태소인식

을 많이 다루었고 또한 한국어 형태소에는 합

성어와 파생어가 많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파생어와 합성 형태소인식을

주된 변인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언어, 즉 한국어-영어 사용에 있어 형태소인식

의 언어 간 전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

국어인 한국어와 외국어인 영어를 함께 학습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두 언어에서 습

득한 형태소 인식력이 영어와 한글의 읽기 및

쓰기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합성어 및 파생 형태소인식은

영어 합성어 및 파생 형태소인식으로 전이될

것인가?

둘째, 한국어와 영어 형태소인식은 영어 읽

기와 쓰기를 예측하는가?

셋째, 한국어와 영어 형태소인식은 한글 읽

기와 쓰기를 예측하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한 초등학

교 5학년 남학생 49명, 여학생 52명, 총 101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들의 자료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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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글 문식성 과제 2종류(한

글 단어읽기, 한글 받아쓰기), 영어 문식성 과

제 2종류(영어 단어읽기, 영어 받아쓰기), 형태

소인식 과제 4종류(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 영어 합성 형태소인

식,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 그리고 어휘력 과

제 2종류(한국어 어휘, 영어 어휘) 등 총 10가

지 과제를 사용하였다.

한글 문식성 과제

한글 읽기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서 선택하였다. 2음절어는 총 61개, 3음절어는

29개를 선정하였다. 자극의 배열은 쉬운 것에

서 어려운 순서로 배열되었으며 아동이 정확

히 읽으면 1점, 틀리게 읽으면 0점으로 채점

하여 총 90점이 만점이었다. 연속해서 5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검사를 중단하였다.

한글 받아쓰기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단어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자가 불러 주는 낱말을 아

동이 받아쓰기 했다. 단어를 맞게 쓰면 1점, 

틀리게 쓰면 0점으로 채점하였고, 40점이 만

점이었다.

영어 문식성 과제

영어 읽기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40개

를 선정하였다. 이 중에는 읽기가 쉬운 단어

10개, 중간 정도 수준의 단어 20개, 어려운

단어 10개를 포함하였다. 아동이 발음기호에

맞게 단어를 읽으면 1점, 틀리게 읽는 경우 0

점으로 채점하였고 40점 만점이었다. 아동이

연속해서 5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중단

하였다.

영어 받아쓰기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30문

항을 포함하였다. 이중에는 단어의 쓰기 난이

도가 낮은 것 10개, 중간 정도 10개, 어려운

것 10개를 포함하였다. 연구자가 영어 단어를

3번씩 불러주고 받아쓰도록 하였는데, 정확하

게 적으면 1점을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하여 만

점은 30점이었다.

형태소인식 과제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과제

두 글자로 된 낱말을 제시하면 제시된 글자

를 포함하면서 뜻이 같은 낱말 한 개와, 제시

된 글자를 포함하면서 뜻이 다른 낱말 한 개

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총 30문항을 풀게 하였

다. 예를 들면 “남자”의 “남”과 같은 뜻을 가

진 낱말로 남녀, 남성, 남매, 남편 등의 낱말

중 하나를 쓰고, 다른 뜻을 가진 낱말로 남극, 

남대문, 남산, 만남 등의 낱말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되는 것이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뜻의 낱말과 다른 뜻의 낱말을

각각 바르게 말하면 문항 당 각각 1점으로 채

점하였다.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 과제

한글 명사나 동사, 형용사 등 한 가지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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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된 단어를 파생 접사를 바꿈으로서 다

른 품사로 바꾸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15문항을 풀게 하였

다. 예를 들어, “다리다”라는 동사를 제시한

후 문맥에 맞게 “다림질”이라는 명사로 바꾸

어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르게 말하면 문항 당

1점씩 채점하였다.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과제

두 개 이상의 자립형태소 혹은 의존형태소

로 연결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는데, 본 과

제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합성어를 듣고 기

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합성어를 구성하

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sea(바다)에

사는 horse(말)을 seahorse라고 하지요. 그러면

sea(바다)에 사는 cat(고양이)는 무엇이라고 할

까요?”라고 질문하여 seacat이라고 답하면 1점

으로 채점하였다.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과제

는 모두 1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 당 1점

씩 채점하였다.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 과제

영어 명사나 동사, 형용사 등 한 가지 품사

로 제시된 단어를 파생 접사를 바꿈으로서 다

른 품사로 바꾸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총 15문항을 풀게 하

였다. 예를 들어, “sing”이라는 동사를 제시한

후 문맥에 맞게 “singer”이라는 명사로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르게 말하면 문항 당 1점

씩 채점하였다.

수용성 어휘력 검사

한국어 어휘 과제

한국어 어휘는 어휘력 검사(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2004)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

에서는 4개의 그림 중에서 단어를 나타내는

그림을 찾는 것이었다. 모두 8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문항 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은 88점이었다.

영어 어휘 과제

영어 어휘는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Dunn & Dunn, 1997)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연구자가 영어로 단어를 불러주

면 아동들은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4

개 중에서 찾는 것이었다. 총 52개 문항을 사

용하였다. 한 문항 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으로 채점하여 총점은 52점이었다.

연구 절차

한글과 영어 받아쓰기는 집단검사로 이루어

졌고 나머지 과제는 개인검사이었다. 개인검

사는 연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만나 진행하

였으며, 집단검사는 학급 단위로 아동 전체에

과제지를 일괄 배부한 후 정해진 시간과 절차

에 따라 연구자가 통제하며 진행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과제별 평균(표준편

차)과 변인 간의 상관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서 모든 변인들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96 -

한국어 형태소인식이 영어 형태소인식에 전이

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어휘력은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 언어적 지능 대신(proxy) 사용되기도 한다

(Cho & McBride-Chang, 2005a; McBride-Chang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결과분석에

서는 어휘력을 1단계에서 통제한 후 예측변

인과 종속측정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어 어휘를 통제하고서 한국어 합성어 및

파생 형태소인식이 영어 합성어 및 파생 형태

소인식에 전이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

시하였다.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을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로 영어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31.2%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F(1, 97)=44.063, p<.001. 2단계에

서 한국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을 회귀

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26%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5)=28.893, 

p<.001. 모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β=.417, p<.001), 영어

어휘(β=.387, p<.001),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β=.203, p<.01)이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을 유

의하게 설명하였다.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을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로 영어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14.3%로 통계적으로

한글

읽기

(90)

한글

쓰기

(40)

영어

읽기

(40)

영어

쓰기

(30)

한국어

어휘

(88)

영어

어휘

(52)

한국어합성

형태소

인식

(30)

한국어파생

형태소

인식

(15)

영어합성

형태소

인식

(16)

영어파생

형태소

인식

(15)

한글쓰기 .48**

영어읽기 .41** .61**

영어쓰기 .43** .61** .88**

한국어어휘 .41** .58** .35** .37**

영어어휘 .40** .36** .60** .61** .32**

한국어합성

형태소인식
.31** .58** .31** .41** .54** .28**

한국어파생

형태소인식
.38** .50** .43** .42** .34** .27** .44**

영어합성

형태소인식
.35** .36** .35** .30** .56** .38** .49** .39**

영어파생

형태소인식
.47** .65** .75** .77** .41** .56** .50** .61** .40**

평균 79.56 32.41 27.01 20.10 81.31 35.68 22.70 11.82 13.82  8.64

표준편차  4.04  5.78 13.21  9.88 4.14  5.79  6.29  2.96  3.32  5.24

( )은 과제의 만점, * p < .05, ** p < .01

표 1. 과제별 평균(표준편차)과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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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였다, F(1, 93)=15.460, p<.001. 2단

계에서 한국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

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1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1)= 12.187, p<.001. 모든 변인을 회귀

식에 투입하였을 때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

식(β=.356, p<.001), 영어 어휘(β=.209, p< 

.05)가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을 고유하게 설

명하였다.

형태소인식이 영어 읽기 및 쓰기를 예측하는

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영어 어휘를 통제하고서 한국어 형태소인

식이 영어 읽기 및 쓰기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영어 읽기와 받아쓰기에 대한 형태소인

식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영어 읽기를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로 영

어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

에서 ∆R2은 35.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F(1, 93)=51.597, p<.001. 2단계에서 영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

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29.4%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1)=38.288, p<.001. 

3단계에서 한국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

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

R2은 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

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영어 파

생 형태소인식(β=.589, p<.001), 영어 어휘(β

= .217, p<.01),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β

=.157, p<.05)이 영어 읽기를 유의하게 설명

하였다.

영어 받아쓰기를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로

영어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

형에서 ∆R2은 36.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F(1, 93)=53.834, p<.001. 2단계에서 영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

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28.1%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1)=36.274, p<.001. 

3단계에서 한국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

식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β=.589, p<.001), 영어 어휘

(β=.253, p<.001)가 영어 받아쓰기를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Final β t R2 ∆R2 ∆F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

1 영어 어휘 .387 5.445*** .312 .312 44.063***

2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417

.203

5.494***

2.670**
.572 .260 28.893***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1 영어 어휘 .209 2.234* .143 .143 15.460***

3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182

.356

1.878

3.746***
.324 .181 12.187***

*p < .05, **p < .01, ***p < .001 

표 2. 한국어 형태소인식이 영어 형태소인식으로의 전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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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인식이 한글 읽기 및 쓰기를 예측하는

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어 어휘를 통제하고서 영어 형태소인

식이 한글 읽기 및 받아쓰기에 기여하는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한글 읽기와 받아쓰기에 대한 형태

소인식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한글 읽기를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로 한

국어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

형에서 ∆R2은 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F(1, 91)=24.168, p<.001. 2단계에서 한국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

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1.4%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 영어 파

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하

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9.2%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F(2, 87)=5.840, p<.01. 모

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영어 파

생 형태소인식(β=.382, p<.01), 한국어 어휘(β

=.330, p<.01)가 한글 읽기를 유의하게 설명하

였다.

한글 받아쓰기를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

로 한국어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34.5%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F(1, 91)=47.900, p<.001. 2단계

에서 한국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

은 16.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89)=14.639, p<.001. 3단계에서 영어 파생어 

및 합성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8.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87)=8.965, p<.001. 모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β=.373, p<.001), 한국어 어휘(β

=.284, p<.01),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β

=.249, p<.01)이 한글 받아쓰기를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Final β t R2 ∆R2 ∆F

영어

읽기

1 영어 어휘  .217  2.838** .357 .357  51.597***

2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589

-.009

 6.526***

-.119
.651 .294  38.288***

3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157

-.033

 2.019*

-.446
.666 .016 2.079

영어

쓰기

1 영어 어휘 .253  3.293*** .367 .367  53.834***

2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589

-.115

 6.486***

-1.537
.648 .281  36.274***

3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043

.140

 .554

1.859
.663 .015 1.976

*p < .05, **p < .01, ***p < .001 

표 3. 영어 읽기와 쓰기에 대한 형태소인식의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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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한국어의 합성 및 파생 형태소인

식이 영어 합성 및 파생 형태소인식으로 전이

되는지와 한국어와 영어의 파생 및 합성 형태

소인식이 한글과 영어의 읽기 및 쓰기에 기여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한국어 어휘력을 통제하고 한국어 형태소 인

식은 영어 형태소인식에 기여하였다. 최종 베

타값을 보면, 한국어 파생과 합성 형태소 인

식은 영어 파생 형태소 인식의 변량을 고유하

게 설명하였고, 한국어 합성 형태소 인식은

영어 합성 형태소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영어 형태소인식은 한국어 어휘

력과 형태소인식을 통제한 후(over and above)

에 한글 읽기 및 쓰기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형태소 인식은 영어 문식성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모든 예측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식에서 최종 베타값을 보면, 영어

파생 형태소 인식은 영어 읽기 및 쓰기, 한글

읽기 및 쓰기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한국어 파생 형태소 인식은 영어 읽기를, 한

국어 합성 형태소 인식은 한글 쓰기를 고유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

하여 나타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파생 형태소 인식에는 한국어

파생 및 합성 형태소 인식이, 영어 합성 형

태소 인식에는 한국어 합성 형태소 인식이

기여하였다. 이것은 형태소인식이 상위언어

적 기술(metalinguistic skill)로서 모국어의 형태

소인식 기술이 외국어로 전이된다는 선행연

구들(Deacon et al., 2007; Pasquarella et al., 2011; 

Trieman & Kessler, 2005; Wang et al., 2006a; 

2006b; Wang et al., 2009; Zhang et al., 201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상위언어적 기술이란 개

인의 심성어휘집에 들어있는 단어의 소리구조

혹은 의미구조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대해 의

식적으로 인식(지각 및 조작)할 수 있는 기술

을 가리키며, 음운인식과 형태소인식이 여기

에 속하게 된다(McBride-Chang, 2004). 형태소인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final β t R2 ∆R2 ∆F

한글

읽기

1 한국어 어휘 .330  2.700** .210 .210 24.168***

2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056

-.102

-.487

-.872
.224 .014  .826

3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382

 .086

 3.241**

 .767
.316 .092  5.840**

한글

쓰기

1 한국어 어휘  .284  3.00** .345 .345 47.900***

2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149

 .249

 1.659

 2.755**
.507 .162  14.639***

3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

영어 합성 형태소인식

 .373

-.129

 4.089***

-1.488
.591 .084  8.965***

*p < .05, **p < .01, ***p < .001 

표 4. 한글 읽기와 쓰기에 대한 형태소인식의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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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전이에 대한 예로, Zhang 등(2010)의 연

구에서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중국

아동들 중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

국어 합성 형태소 인식 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은 중국어 합성 형태소인식

훈련을 통해 얻은 형태소인식 정보를 적용하

여 영어 합성어 유추 과제에서 높은 유추 능

력을 보여주어 언어 간 전이 효과가 나타났다. 

모국어인 한국어 형태소인식이 외국어인 영어

형태소인식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난 본 연구 결과는 모국어에서 외국어로의 형

태소인식의 전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영어의 읽기 및 쓰기에 한국어와 영

어의 형태소인식이 기여하는지를 확인해본 결

과, 영어 어휘를 통제한 후에 영어와 한국어

파생 형태소인식은 영어 읽기의 변량을 고유

하게 설명하였고,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은 영

어 쓰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형태소인식 능력의 발달적 특성

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영어권 아동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복잡한 음운변화를

포함하는 영어의 파생 형태소인식 능력이 합

성어 및 굴절어인식 능력보다 늦게 발달하며, 

주로 초등 중학년 이상인 4-5학년부터 급격한

발달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Anglin, 1993; 

Carlisle, 2000; Carlisle & Fleming, 2003; Carlisle 

& Nomanbhoy, 1993; Kuo & Anderson, 2006; 

Mahony, Singson, & Mann, 2000). 영어 형태소인

식과 읽기와의 관계를 다룬 Carlisle(2000)의 연

구에서는 파생 형태소인식 능력이 초등학교 3

학년-5학년 아동들의 읽기를 유의하게 예측하

며, 파생 형태소인식 능력은 3학년보다는 5학

년 아동들의 읽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는 것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국어인 영

어 파생 형태소 인식이 영어의 읽기 및 쓰기

에 중요하다는 결과는 모국어로서의 영어 사

용 아동의 영어 문식성 발달에 영어 파생 형

태소 인식의 중요성과 비교적 잘 부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모국어로서 혹은 외국어로

서의 영어 읽기와 쓰기에는 파생 형태소 인식

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어 파생 형

태소인식이 영어 읽기를 설명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모국어의 형태소인식이 외국어 읽기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을 잘

지지해준다(Cho et al., 2011; Deacon et al., 

2007; Pasquarella et al.,; Wang et al., 2006a; 

Wang et al.,, 2009; Zhang et al., 2010).

셋째, 한글 읽기에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어

파생 형태소 인식이 한글 읽기에 작용한 결과

는 중국어-영어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

에서 외국어인 영어의 형태소인식이 모국어인

중국어 읽기를 설명한 Wang 등(2006a)의 결과

와 Pasquarella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영어 합성 형태소가

중국어 읽기에 영향을 주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영어 파생 형태소가 한글 읽기와 쓰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다른 결과는 한국어에는 파생 형태소가 풍부

하지만 중국어에는 합성 형태소는 많고 파생

형태소는 비교적 빈약한 언어의 특성과 관련

이 있는 듯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글 읽기에 한국어

형태소 인식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

존의 한국 연구에서는 유치원 아동 혹은 초등

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합성 형

태소인식을 주로 다루었고, 합성 형태소인식

이 한글 읽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et al., 2008; Cho et al., 2011).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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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비교적 잘 발달

된 한국어 파생 및 합성 형태소 인식이 영어

파생 형태소 인식에 전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상위인지적 인식

이 한글 읽기 및 쓰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읽기에 한국어 파생 및

합성 형태소 인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은 아니었지만 영어 파생 형태소 인식을 통해

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합성 형태소

인식이 한글 받아쓰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어의 쓰기는 발음 중

심이 아니라 형태소 중심이고 합성어가 많은

한국어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것 같다(예, 조

명한 등, 2003).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합성 형

태소가 한글 읽기를 예측하지는 못하였지만

한글 받아쓰기를 예측한 결과는 한글 읽기와

는 다르게 한글 받아쓰기에는 한국어 고유의

형태소 인식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앞으로 읽기와 쓰기의 다른 결

과에 대해 후속 연구에서 면밀히 밝혀볼 필요

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 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어휘 검사의 수행은 천정효과를 보이는 경향

이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준에

적절한 과제로 검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학령기 초기에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

고 학령기 후반기 이후까지 읽기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파생어와 함께 합성

형태소인식 능력만을 다루었고, 굴절 형태소

인식은 제외하였다. 한국어 굴절어 활용에 대

한 인지는 한국어 형태소 처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형태소인식과 읽

기 및 쓰기와의 관계를 다룬 영어권 연구들이

형태소 중에서도 굴절 형태소인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에 있어 언어 간 비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파생어와 합성어뿐 아니라 굴절

형태소 인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

과를 종합하면, 한국어 파생 및 합성 형태소

인식은 영어 파생 형태소인식에 기여하였고, 

한국어 합성 형태소인식은 영어 합성 형태

소인식에로 전이하였다. 또한 영어 파생 형태

소인식은 영어 읽기 및 쓰기, 한글 읽기 및

쓰기를 고유하게 예측하였다. 한국어 파생 형

태소 인식은 영어 읽기를, 한국어 합성 형태

소인식은 한글 쓰기를 고유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태소인식이

상위언어적 능력으로 언어 간에 전이가 일어

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영어 읽기와 쓰기, 

한글 읽기에는 파생 형태소 인식이 중요하지

만 한글의 쓰기에는 파생 및 합성 형태소 인

식이 모두 중요한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영어의 경우 합성어보다는 파생 형태소가 더

풍부하고(McBride-Chang, 2004), 한국어에는 합

성과 파생 형태소 모두가 풍부한 언어적 특성

(조명한 등, 2003)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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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language Transfer of Morphological Awareness and

Its Relations with Reading and Writing in Korean and English

Sang-Mi Kim          Ji-Youn Kim          Jeung-Ryeul Cho

         Sinjin Elementary School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cross-language transfer from Korean morphological awareness to Englis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rphological awareness and word reading and writing in Korean Hangul and 

English, among Korean 5th grader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morphological awareness contributed to 

English morphological awareness over and above English vocabulary. Specifically, derivational and 

compound awareness in Korean uniquely explained derivational awareness in English, and Korean 

compound awareness explained English compound awareness. In addition, English morphological awareness 

contributed to Hangul reading and writing over and above Korean vocabulary and morphological 

awareness. The final beta values indicate that English derivational awareness independently explained 

significant variance in reading and writ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In addition, Korean 

derivational awareness explained English reading, and Korean compound awareness explained Hangul 

writing. Our results suggest that morphological awareness transfers from Korean to English, and that 

derivational awareness is important in reading and writ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Key words : morphological awareness, reading and writing, bilingual, cross-languag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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