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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보 처리 기능이 아동의 문법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송   윤   지                    김   소   연†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언어 능력 중 문법 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아동(만 7-9세)을 대상으로 

시간 정보 처리 및 공간 정보 처리를 평가하는 시간 순서 작업 기억과 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

를 실시하였다. 또한 WISC-Ⅳ의 숫자, 순차연결, 산수 소검사를 시행하여 참가자들의 표준화된 

작업 기억 지표를 측정하였다. 더불어 참가자들의 언어 능력 평가를 위하여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 순서 작업 기억 과제와 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의 정

확성과 언어 능력 중 문법 영역에서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이 언어 능력을 설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언어 

능력을 의미 영역, 문법 영역, 화용/담화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3학년 참가자의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이 언어 능력 중 문법 영역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의 

연령과 작업 기억 능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간 정보 처리 

기능이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아동의 언어 발달, 특히 3학년의 문법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로이 규명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시간 정보 처리가 언어 기능 발달과 관련이 있으

며 특히 문법 영역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임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시간 순서 기억, 시간 정보 처리, 문법 능력, 언어 발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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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언어 발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효

과적인 예측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아동의 언

어 발달 촉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발달 

이정표에 따르면 만 4-5세 아동들은 방대한 양

의 어휘와 문법 구조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관

사나 전치사 같은 기능 단어들을 덧붙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성인 언어의 규칙을 활용하기 

시작한다(Hoff-Ginsberg, 1997). 영어의 경우, 학

령기 아동들은 입학 시기에 약 20,000개의 단

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졸업 시 획득 예상 단

어는 크게 증가하여 약 50,000개의 단어를 사

용할 수 있게 된다(Anglin, Miller, & Wakefield, 

1993). 또한 학령기 아동은 확장된 어휘를 바

탕으로 복잡하고 긴 문장 만들기가 가능하고, 

이 시기에 수동형의 문장이나 조건 문장을 이

해하고 생성하는 복잡한 구문론적 법칙을 획

득한다(Boloh & Champaud, 1993). 더불어 동의

어와 범주적 관계를 사용하여 단어를 정의하

고, 수동태와 부정사 구문 같은 복잡한 문법적 

구조를 정교화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이 단

어를 정의하는 능력은 단일 단어의 정의를 사

용하는 것에서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는 문장

의 정의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초

등학교 2학년 정도에 생긴다(Johnson & Anglin, 

1995). 이와 같이 언어 능력은 유아기와 아동 

중기를 거쳐 왕성하게 발달하고(김현자 & 조

증열, 2001; 장유경, 2004; 장유경 & 엄윤주, 

2003), 문법 영역에서 만 7-9세에 약간의 급

등을 보인다(Thomson, Richardson, & Goswami, 

2005).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인들에는 인지 능력(이지연, 곽금주, 2008; 홍

경훈, 김영태, 2005), 지각(Bates & MacWhinney, 

1987), 주의(Segalowitz, 1997), 작업 기억 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 중 작업 기억은 언어 영

역의 모든 영역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O'brien, Segalowitz, Freed, & Collentine, 

2007), 학령기 아동의 복문 이해와도 정적상관

을 보였다(Montgomery, Magimairaj, & O’Malley, 

2008). 또한 작업 기억은 문법 형태소 습득

(Weismer, 1996)과 문장 이해(Montgomery, 2002)

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O’brien과 동료들(2007)은 문법 구조가 개별 어

휘처럼 학습되기 때문에 작업 기억이 언어영

역 중 문법 학습 성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다른 연구들은 

작업 기억 능력과 저학년 학생들의 통사 이

해력, 문장 이해력과 정적상관을 보고하였다

(Montgomery, 2002).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

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문법 판단력과 비문

법적 문장을 수정하는 능력과 작업 기억 용

량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Gottardo, 

Stanovich, & Siegel, 1996). 또한, 읽기에 어려움

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공

간 작업 기억 과제의 부하가 글 이해 능력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Do & Lee, 2006). Kail과 

동료들(1994)은 단순 언어장애 아동은 정보 처

리 과정에서 제한된 공간 정보 처리 능력을 

보이며 이것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한계를 제

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지각, 주의, 작업 기억, 공간 정

보 처리 능력들 외에 시간 순서 정보 처리 기

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간 순서 

정보 처리 기능(temporal order processing)은 시간

에 따른 순서의 배열에 대한 처리를 의미한다.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일상

생활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기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 심판들은 포수와 주

자 중 누가 먼저 터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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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공간적으로 다른 사건의 상대적 시점

의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샌드위치를 만

들거나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

이 익숙한 사건의 순서를 실행할 때에는, 필요

한 행위의 시간적 순서 조직화와 기억이 과제

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절대적으로 중

요하다(Davis, Christie, & Rorden, 2009). 이렇게 

지각적인 시간 순서 판단은 두 개 이상의 공

간적으로 분리된 사건의 상대적 시점에 대한 

결정 혹은 한 공간에서 나타난 사건의 상대적 

시점에 대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말하기와 언어, 기억, 학습, 운동 조

절, 의사결정과 같은 인간 인지의 일부 측면에

서 시간 순서 처리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Teixeira et al., 2013). 또한 시간 순서 정보 

처리 기능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다(Steinbrink et al., 

2014).

신경심리학적 연구들은 시간 정보를 처리

하고 부호화하는 영역이 뇌의 측두두정접합

(Temporo-parietal junction; TPJ)임을 확인하였다

(Battelli, Pascual-Leone, & Cavanagh, 2007; Kim, 

Tassone, Simon, & Rivera, 2014). 그런데, 시간 

순서 판단과 관련된 뇌 영역은 언어를 처리

하는 대표적인 뇌 영역인 베르니케 영역

(Wernicke’s area)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 순서 판단 능력과 언어 이해 및 

통사 능력, 문법 능력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최근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언어 발달에 시간 순서 

정보 처리 기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언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은 대표적으로 브

로카 영역(Broca’s area)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

다. 브로카 영역은 좌측 전두엽에 위치하며, 

문법적 처리 과정과 언어의 산출을 지원한다. 

베르니케 영역은 좌측 측두엽(temporal lobe)과 

두정엽(parietal lobe)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상대의 말이나 글을 이해하고 언어적인 기억

으로 남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 순서 판단(Temporal Order 

Judgement; TOJ) 능력이 브로카, 베르니케 영

역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

다(Fridriksson, Bonilha, Baker, Moser, & Rorden, 

2009; Wittmann, Burtscher, Fries, & von 

Steinbüchel, 2004).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 판단

을 담당하는 좌측 측두 두정접합(TPJ) 영역은 

베르니케 영역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이 있을 경우, 상

대의 단어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Dronkers, 2000). 또한, 이 영역에 손상

이 있을 경우 단어를 문장으로 배열하는 규칙

인 통사론이나 수, 시제, 격, 인칭, 수동태, 능

동태 등 문법적 표시나 순서에 관한 사용 규

칙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 문법적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Hickok, & Poeppel, 2004; 

Jung-Beeman, 2005).

일상생활에서 시간 정보 처리가 중요한 역

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정보 처리의 발달 

및 이와 관련된 언어 능력에 대한 연구가 시

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실제, 현재까지 언

어적 능력과 시간 순서 처리 간의 직접적 관

계에 대해 보고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시간 순서 처리와 언어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소수의 연구만 진행되었으며, 주로 읽기

장애나 단순 언어 장애를 가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만 존재한다(Zelaznik & 

Goffman, 2010).

예컨대 Tallal(1980)의 시간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인 시간 정보 처리 능력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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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추 신경계에서 빠르게 연속적으로 전환

되는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의 상실로 이

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 시간 정보 처리 

능력의 결핍은 음운 체계의 정상 발달을 방해

하며 이는 정상적인 읽기 능력의 부족으로 이

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청각적 자극을 사용한 

과제에서 시간 정보 처리 능력의 결핍은 음운

에 대한 식별과 음운 기억 저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소리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실

패하고, 그 결과 음운과 글자를 연결시키는데

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Groth, Lachmann, 

Riecker, Muthmann, & Steinbrink, 2011). 또한 발

달적 읽기 장애는 읽기 학습에서의 특정 손상

으로 일반적인 인지 손상을 반영하지 않으며 

감각 결핍이나 부적절한 학교 교육이 원인은 

아니다. 즉, 많은 연구들은 읽기 장애가 신경

생물학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

냈지만, 읽기 장애의 정확한 병인적 기초에 대

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부족하다(Habib, 2000).

이에 따라 빠른 시간 정보 처리의 결핍

(Tallal, 1980), 동적 자극 감지 결핍(Talcott & 

Witton, 2002), 또는 리듬과 강세 지각 결핍

(Goswami, 2011)과 같은 시간 정보 처리 장애가 

발달적 읽기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

안되어 왔다. 동적 자극 감지와 리듬과 강세의 

지각이 결핍되면 시간 순서 정보 처리에 있어

서 자극에 대한 지각이 부족해지게 된다. 즉, 

Tallal(1980)의 시간 정보 처리 이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

의 상실로 인해 음운 체계의 정상 발달 저해

와 정상적인 읽기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순 언어 장애를 가진 만 6-8세 아동

은 ‘순서’와 관련된 운동기술 (Zelaznik & 

Goffman, 2010)에서 결함을 보였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은 정상 발달 

아동에 비해 시공간적 작업 기억 수행 능력

이 유의하게 낮았다(Cowan et al., 2003; 

Montgomery, 2002). 특히, 단순 언어 장애를 가

진 아동들은 조사 처리 영역이나 문법 형태소 

습득(Kamhi & Koenig, 1985; Yim, Yang, Jo, Lee, 

& Seong, 2015)과 같은 문법적인 측면에서 어

려움을 보였으며(Bishop, 1994; Cleave & Rice, 

1997), 생활 연령이 비슷한 일반 아동뿐 아니

라 언어 능력이 비슷한 더 어린 아동과 비교

해 보았을 때도 문법 영역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Rice, Wexler, & Hershberger, 1998). 문법

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각 언어 기능 수행

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법 능력에서 낮은 

수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만 4-7세의 언어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

을 대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 공간적인 조절의 효과를 보고자 한 

Dispaldro 등(2015)은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에

게 일반화된 주의 처리 자원의 결핍이 존재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과제에서 시/공간을 처리하는 

주의적 인지 자원이 더 쉽게 고갈된다고 보고

하였다. 더불어 Cumming 등(2013)의 연구에 의

하면 실어증 환자에게 시간 정보 처리에 대한 

결핍이 존재하며 실어증을 보이는 뇌 손상을 

가진 환자에게 시간 정보 처리와 음운론적 인

식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

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언어 장애를 가

지고 있거나 언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언어 손상뿐만이 아니라 작업 기

억, 시공간적 능력, 그리고 주의와 같은 다른 

인지 문제(Oron, Szymaszek, & Szelag, 2015)에 

더하여 시간 정보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언어 영역 중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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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서 낮은 수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적 능력과 시간 순서 처리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정상 발달 아동을 대상으

로 진행된 연구는 소수이며, 특히 문법 발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Hood와 동료들(2004)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간 

정보 처리와 초기 읽기 발달 간의 관계를 밝

히고자, 청각 자극을 제시하여 시간 순서를 판

단하도록 하는 과제와 읽기 과제를 사용하여 

6개월간 종단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청

각적인 시간 순서 판단이 미래의 읽기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각

적인 시간 순서 판단을 잘 하는 아동일수록 

1학년의 읽기 수행 능력이 좋았다. 또한, 

Steinbrink와 동료들(2014)은 문해성 발달에서 

빠른 시간 정보 처리(rapid temporal processing) 

기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

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청각 혹은 시각 자극을 사용한 

과제를 사용하여 1년 6개월간의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각적 시간 순서 정보 

처리는 문해성 발달의 초기에 특별한 중요성

을 가지는 반면, 시각적 시간 순서 정보 처리

는 문해성 발달의 후기에, 즉 학년이 올라갈수

록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문해성 발달

의 기초는 문해 능력(literacy skill)으로 이는 문

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넓게는 말하기, 듣

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

능한 상태를 말한다(Steinbrink et al., 2014). 선

행 연구에서는 읽기 능력과 철자법 능력이 문

해 능력에서 함께 발달하며, 읽기가 철자법 능

력의 속도 조절자가 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가정한다(Frith, 1986).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 기억이나 시간 순서 

판단을 위해 사용되었던 연구 패러다임에는 

몇 가지가 있다. Steinbrink와 동료들(2014)은 빠

른 시간 정보 처리를 측정하기 위해 청각과 

시각 자극을 사용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청각

적 시간 순서 판단 과제의 경우, 참가자는 소

와 쥐가 등장한 그림을 보고, 상이한 헤르츠

(Hz)로 제시되는 두 동물의 소리 중 먼저 들린 

동물의 울음소리를 판단해 정해진 버튼을 누

르도록 지시받았다. 시각적 순서 판단 과제에

서는 바다표범 그림을 사용하여 바다표범을 

중앙에 위치시키고 좌우로 공 두 개를 제시하

여 먼저 나타난 쪽을 가리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시공간적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과

제로 매트릭스(matrix)를 사용하였는데, 이 과제

에서는 컴퓨터 화면에 3 x 3의 매트릭스를 제

시하여 점등되는 시각 자극의 위치와 순서를 

기억하도록 요구하였다(Gathercole, Pickering, 

Ambridge, & Wearing, 2004). Kail과 동료들

(1994)은 이러한 과제를 사용하여, 공간과 관련

된 능력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매트릭스 과제의 경우, 자극이 제시된 

공간과 제시 순서를 기억하도록 요구하여 공

간 정보와 시간 순서 정보 처리 기능 모두를 

요구하는 과제로, 시간 정보 처리 기능과 공간 

정보 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발달에 시간 정보 처리 기능과 공간 

정보 처리 기능 중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매트릭스 과제 

등의 과제들은 공간 정보 처리와 시간 정보 

처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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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언어 

기능 평가의 초점은 읽기와 철자법 혹은 음운

론적 영역과 같이 언어 영역 중 일부에 국한

되었거나 문해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

문에, 언어 기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지 못하

였다. 특히,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

구에서는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언어 기능만

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에게는 학

교생활 등에서 언어의 기초 영역 중 음운 영

역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문법론적, 구문론적 

영역 등에서의 다각적 능력이 요구된다. 학령

기 아동에게 다각적인 언어 능력이 요구됨에

도 불구하고, 정상 발달 아동의 다각적 언어 

기능에 대해 시간 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능

력이 언어 능력과 문법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언

어 능력, 특히 문법 영역에서 급진적인 발달을 

보이는 만 7-9세(Kamhi, 1987)인 초등학교 2, 3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teinbrink와 동료들(2014)의 연구는 문해성 발

달의 초기에 청각적 시간 순서 정보 처리가 

언어 발달에 기여한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LSSC 하위검사 대부분이 검사자

가 직접 문항을 들려주고 내용에 대해 응답하

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특히 화용 영역의 경

우 글을 듣고 이해하기를 목표로 두고 있어 2

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만 5-6

세와 만 8세 이상의 집단에서 문법 형태소 이

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

으며(하은진, 1999), 문법 형태소에서 피동은 1

학년 동안 발달 기간을 거쳐 2, 3학년까지 점

차 발달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정을 나

타내는 문장의 이해 능력은 2, 3학년에 향상된

다(이숙 & 김화수, 2013). 특히 3학년 아동은 

읽기를 위한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숙 & 김화수, 2013)

이며 중기 아동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또한 

Lee와 동료들(2014)은 음소 인식이 만 6세에 발

달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 안정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설명 담화를 산출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아

동들은 만 6-8세경에 문법성 판단 과제를 정확

히 수행하며(Kamhi, 1987), 특히 초등학교 3학

년 아동은 읽기를 위한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숙 & 김

화수, 2013)이며 중기 아동기로 전환되는 시기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2015)의 국어교

육 과정 중 문법 영역에 따르면, 1, 2학년은 

기초 문해성 습득과 함께 낱말과 문장,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3, 4학년 시기부

터 낱말의 의미 관계와 문장의 문법적 구조, 

높임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문장

의 짜임을 익히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주어부와 서술어부의 역할을 이해

하고 정확하게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인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을 대

상으로 아동의 언어 능력을 다각적으로 평가

하고 이러한 다각적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재분(2001)은 

학령기 아동의 언어 능력을 연구하여 발달 궤

도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2학년에서 4학년까지 

언어 기능 향상이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하였다. 영어권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 영

역, 특히 문법 영역은 2, 3학년 시기에 급진적

인 발달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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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동에게도 3학년이 문법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인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 능력을 다각적

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언어 능력을 의미, 문

법, 화용/담화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

는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이윤경, 허현숙, 장승

민, 2015)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 정보 처리

와 공간 정보 처리 능력을 나누어 측정하기 

위하여 Kim 등(2014)이 개발한 공간적, 시간적 

작업 기억 과제를 사용하였다. Kim 등(2014)은 

공간 및 시간 순서 처리 능력에 작업 기억을 

더하여 공간 처리 및 시간 순서 처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개발하였다. 구체

적으로, 연구자들은 화면에 12개의 별을 제시

하였는데, 시간 순서 작업 기억 과제에서는 12

개의 별 중 네 개의 별이 나타난 순서를 기억

하도록 요구하였다. 반면, 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에서는 네 개의 별이 제시된 위치에 대한 

기억을 필요로 하였다. 공간 처리와 시간 순서 

처리에 초점을 맞춘 Kim 등(2014)의 연구 패러

다임은 작업 기억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

는데,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가능하며 아동에

게도 적합한 과제이다. 또한 각 과제가 요구하

는 목표는 다르지만 동일한 자극을 사용하여 

과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시간적 정보 처리 능력이 다른 형태

의 작업 기억(예: 공간적 작업 기억)이나 실행 

기능을 포함한 일반적 작업 기억 능력을 배제

하고도 아동의 언어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임을 밝히기 위하여 각 아동에 대해 웩슬

러 아동지능 검사 Ⅳ판(WISC-Ⅳ)의 작업 기억 

지표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근거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언어 영역 중 문법 영역에서 초등학

교 3학년 아동은 2학년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행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시간 정보 처리 기능(temporal 

processing)이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로 나

타나는 언어 능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동의 언어 능력을 의미 영역, 문

법 영역, 화용/담화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시간 정보 처리 기능이 언어 능력 중 문법 

영역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13명과 3학년 학생 14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연령 범위: 만 

7.5-9.8세, 평균 연령: 8.5세, 여자: 17명). 각 참

가자는 연구 참여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였으

며, 부모나 법정 보호자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보상으로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의 결과지를 제공하였다. 

컴퓨터 과제 수행 시 응답 버튼을 제대로 누

르지 않아 자료 수집의 오류를 나타낸 참가자

들(이상치: 2학년 1명, 3학년 2명)은 추후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와 내용

은 기관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승인하였다.

측정도구

공간적/시간적 작업 기억 과제

참가자들의 시간 정보 처리 기능 평가를 위

해 Kim 등(2014)이 개발한 시간 순서 작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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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Temporal working memory)과 공간적 작업 기

억(Spatial working memory) 과제 패러다임을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쓰이는 프로그램은 

Presentation(Neuro Behavior System Presentation)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일정거리

(약 60cm)에 위치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제

시되는 시각적 자극을 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제시되었던 자극을 기억하여 컴퓨터 키보

드를 통해 반응하는 재인(recognition) 과제를 시

행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의 응답 반응 시간

과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두 

작업 기억 과제는 동일한 자극을 사용하였지

만, 각 과제의 요구는 서로 다르다. 시간 순서 

작업 기억 과제는 시간 순서에 대한 기억을 

필요로 하는 반면, 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는 

공간적 위치에 대한 기억을 필요로 한다. 각 

과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Spatial Working 

Memory: SWM)

이 과제에서 연구 참여자는 12개의 별 중 4

개의 빨간 색 별을 4초 동안 보게 된다. 참가

자들은 4초 동안 나타나는 4개의 빨간 색 별

의 위치를 기억하도록 지시받았다. 별들이 사

라진 이후, 화면 중앙에 고정점(+)이 10초 동

안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고정점이 나타나 

있는 동안 고정점을 바라보며 이전에 나타났

던 4개의 빨간 색 별의 위치를 기억하도록 지

시받았다. 고정점이 사라진 이후 12개의 별 중 

하나의 노란 색 별이 나타난다. 참가자는 노란 

색 별의 위치가 이전에 제시되었던 4개의 빨

간 색 별의 위치 중 하나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도록 지시받았다. 만약 노란 색 별이 이전에 

나왔던 빨간 색 별들의 위치 중 한 곳에 제시

되었다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검지)으로 숫

자 1 버튼을 누르고, 다른 새로운 위치에 제시

되었다면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중지)으로 숫

자 2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참여자에게

는 각 시행마다 4초간의 버튼을 누르는 시간

이 주어졌다. 이후에 화면의 중앙에 고정점(+)

이 또 다시 2초간 나타나며 참여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휴식 시간 동안에도 항상 고

정점을 바라보도록 요구 받았다.

시간 순서 작업 기억 과제(Temporal 

Working Memory: TWM)

연구 참여자는 12개의 별 중 순서대로 하나

씩 제시되는 4개의 빨간 색 별을 보게 된다. 

각각의 별은 1초에 하나씩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 때 4개의 빨간 색 별이 나타나는 순서를 

기억하는 것을 과제의 목표로 한다. 4개의 빨

간 색 별이 순서대로 제시된 이후에, 참가자는 

10초 동안 화면 중앙에 나타나는 고정점(+)을 

보게 된다. 참가자는 고정점이 나타나 있는 동

안은 고정점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전에 

나타났던 4개의 빨간 색 별의 순서를 기억하

도록 지시 받았다. 고정점이 사라진 이후 공간 

정보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의 

별 중 이전에 보았던 4개의 별이 굵은 선으로 

나타나고, 그 중 하나는 노란 색 별로 나타났

다. 이 때 참가자는 노란 색 별 안에 쓰여 있

는 숫자가 이전에 그 별이 나타났던 순서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도록 지시받았다. 만약 

노란 색 별 안에 쓰여 있는 숫자가 이전에 그 

별이 나타났던 순서와 같다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검지)으로 숫자 1 버튼을 누르고, 노란

색 별 안에 쓰여 있는 숫자가 이전에 그 별이 

나왔던 순서와 다르다면, 오른손 세 번째 손가

락(중지)으로 숫자 2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

았다. 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와 동일하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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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4초간의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주어

졌다. 이후 화면의 중앙에 고정점(+)이 또 다

시 2초 간 나타난다.

각 과제의 한 블록은 총 12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구 참여자는 과제 당 총 두 

블록을 시행하였다. 각 블록은 6분 동안 진행

되어 총 24분의 과제 수행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과제의 본 블록 시행 전 참가자는 총 2회

의 연습 시행을 수행하였다. 두 작업 기억 과

제의 예시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

아동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윤경, 

허현숙, 장승민(2015)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학

령기 아동 언어 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LSSC)를 사용하였다. LSSC는 초등학

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역적인 분포도를 

고려해 학년별 106-123명 씩 총 700명의 아동

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언

어 능력 평가도구이다. 검사자와 아동이 1대 1

로 대면하여 검사가 진행된다. LSSC는 상위 개

념 이해, 상위어 표현, 반의어 표현, 동의어 표

현, 구문 이해, 비유 문장 이해, 문법 오류 판

단, 문법 오류 수정, 복문 산출, 단락 듣기 이

해로 구성된 총 10개의 하위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조 검사로 문장 따라 말하기가 포함

되어 있다. 대부분의 하위검사는 검사자가 직

접 문항을 들려주고 아동이 듣고 응답하는 형

식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하위 검사는 그림이

나 음성 자료가 필요하다. 결과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로 구성된 “언어 양식”, 그리고 의미, 

문법, 화용/담화로 구성된 “언어 영역”에 따

라 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LSSC의 타당도

는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김영태 외, 

2009)와 .888과 .887로 보고되었고, K-WISC-Ⅲ

(곽금주 외, 2001)의 전체 점수와 .70~.90의 공

인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검사 후 처리 결과는 

각 하위 검사 별로 얻은 원점수를 환산 점수

로 변환하고 난 후, 각 환산 점수를 합산한 값

을 통해 언어 지수를 산출해서 얻게 된다. 이 

검사를 통해서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의 

평가가 가능하며, 언어 영역별 강․약점을 파

악할 수 있다.

그림 1. 과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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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슬러 아동 지능검사(WISC-Ⅳ)

Wechsler가 개발하고 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이 표준화한 K-WISC-Ⅳ를 사용하였다. 

K-WISC-Ⅳ는 10개의 주요 소검사와 보충 소검

사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지적 능력(FSIQ)을 비롯해 특정 인지 영역에서

의 지적 기능을 나타내는 소검사와 합산 점수

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 기능과 관

련된 작업 기억 능력을 측정하였다. 작업 기억

은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인지 시스템으

로 정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유지

하거나 조작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산출해 내

는 능력을 말한다. 작업 기억은 유동적 지능 

및 상위 인지 과정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 및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Fry & Hale, 1996).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심리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모집 공고를 통하여 

지원한 연구 참가자 및 법정 대리인(부모 중 

한 명)과 대면하여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

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

자는 실험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고 참여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주의 사항

에 대해 안내하였다. 참가자들은 이후 일정한 

조명이 유지되고 있는 실험 공간에서 컴퓨터

를 이용한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 Tassone, Simon, Rivera(2014)가 개발한 시간 

순서 작업 기억 과제와 공간적 작업 기억 과

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모

니터와 일정거리(약 60cm)를 두고 시간 순서 

작업 기억 과제 수행 동안 자극이 제시되는 

순서를 기억하여 반응하였다. 공간적 작업 기

억 과제에서는 자극이 나타난 위치를 기억하

여 반응하였다. 시간 순서 작업 기억 과제와 

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의 순서는 역균형화 되

어 각 참가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도록 설정하

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본 실험 이후에, 실행 

기능을 볼 수 있는 표준화된 작업 기억 지표

를 측정하기 위해 WISC-Ⅳ를 이용한 지능검사 

중 숫자, 순차연결, 산수 소검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참가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

령기 아동 언어검사인 LSSC를 실시하였다. 

모든 검사를 마친 일주일 후 실험에 대한 보

상으로, 참가자들에게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

(LSSC)의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측정치에 포함된 인원과 평균 및 

표준 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2학년

과 3학년 간에 LSSC로 평가된 언어 능력 지수 

및 하위 지수,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작업 기

억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시행하

였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Wilk's Lambda 값

이 F(10.13)=3.12, p=.03, =.71로 학년 간 유

의미한 수행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언

어 능력 중 문법영역(F(1,22)=4.20, p=.05, 

=.16), TWM의 정확도(F(1,22)=7.14, p<.05, 

=.25), SWM의 정확도(F(1,22)=5.78, p<.05, 

=.21)에서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2학년과 비교하

여 3학년 학생들의 공간적, 시간적 작업 기억

의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2학년과 비교하여 3학년 학생들의 문법 능력

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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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분산 분석 결과에서 연령에 표준화

된 언어 검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 

영역에서 2학년과 3학년 참가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 효과가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월령

을 예측요인으로 추가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종속변인을 

LSSC 점수로, 독립변인을 시간 순서 작업 기억

(TWM)과 공간적 작업 기억(SWM) 정확도 점

수, 월령, WISC의 작업 기억 지표로 하여 일련

의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TWM의 정확도가 

언어 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함이 나타났다. 

즉, SWM의 정확도, 월령, WISC의 작업 지표에 

의해 설명 되어지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TWM 

정확도가 LSSC 검사로 얻어진 언어능력 지

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R²=.19, 

F(1,22)=5.08, =.43, t(23)=2.37, p<.05). 시간 

정보 처리 기능과 공간 정보 처리 기능이 

LSSC로 나타나는 언어 기능 중 어느 영역의 

기능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LSSC의 

세 하위 영역에 대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

다. 즉, 종속변인을 의미 영역, 문법 영역, 혹

2학년 3학년
F p

(n=12) (n=12)

M(SD) M(SD)

LSSC-의미영역 74.67(5.73) 71.67(4.94) 1.89 .19

LSSC-문법영역 49.25(4.45) 52.67(3.68) 4.20 .05

LSSC-화용/담화영역 15.25(1.91) 14.58(1.38) .96 .34

WMI-숫자 9.75(1.96) 10.00(3.36) .05 .83

WMI-순차연결 11.17(2.76) 11.58(2.20) .17 .69

WMI-산수 9.50(2.97) 9.42(2.84) .01 .95

TWM 정확도 0.58(0.13) 0.72(0.14) 7.14 .01

SWM 정확도 0.5(0.08) 0.60(0.09) 5.78 .03

TWM_RT(ms) 2161.50(410.92) 1960.42(328.26) .30 .59

SWM_RT(ms) 2264.92(628.55) 2371.75(264.31) 1.75 .20

표 1. 참가자의 학년별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그림 2. 시간 순서 기억과 언어 능력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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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용 영역 점수로 두고, 독립변인을 TWM 

와 SWM의 정확도 점수, 월령, WISC의 작업 

기억 지표로 하여 추가적으로 단계적 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WM 정확도가 

SWM 과제 수행도, 월령, WISC의 작업 기억지

표에 대해 설명되어지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LSSC 검사로 얻어진 언어 능력 지수 중 문법 

영역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R²=.33, 

F(1,22)= 10.94, =.58, t(23)=3.31, p<.05). 종

합하면,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의미 영역, 

문법 영역, 담화/화용 영역 각각이 시간 순서 

작업 기억과 공간적 작업 기억 능력으로 설명

되어 질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공간적 작업 기억과 월령, WISC의 작업 기억 

지표로 설명되어지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시간 

순서 작업 기억 능력만이 언어 영역의 하위 

영역 중 문법 영역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끝으로, 각 학년별로(2학년과 3학년) 언어 

능력 중 문법 영역에서의 차이를 월령으로 설

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년 별 

회귀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β t p 

TWM 정확도

LSSC-문법

0.00 17.23 .00 .00 1.00 .00

SWM 정확도 15.56 15.49 .28 1.00 .40 .28

월령 7.69 4.51 .65 1.71 .13 .47

WMI 지표점수 .18 .22 .50 .82 .44 .23

R²=.22, F(1,10)= 2.76, p>.05

표 3. 2학년의 TWM과 SWM 정확도, 월령, 작업 기억과 문법 영역 간 회귀분석(N=12)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β t p 

TWM 정확도

LSSC

18.06 8.01  .43 2.25 .04  .43

SWM 정확도 -10.90 15.95 -.16 -.68 .50 -.14

월령 1.38 3.10 .17 .44 .66 .10

WMI 지표점수 .11 .15 .23 .76 .46 .15

R²=.19, F(1,22)= 5.08, p<.05

TWM 정확도

LSSC-문법

16.70 5.05 .58 3.31 .00 .58

SWM 정확도 -.79 9.32 -.02 -.08 .93 -.01

월령 3.46 1.81 .60 1.91 .07 .32

WMI 지표점수 .16 .09 .47 1.82 .08 .31

R²=.33, F(1,22)= 10.94, p<.05

표 2. TWM과 SWM 정확도, 월령, 작업 기억과 언어 능력 간 회귀분석(N=24)



송윤지․김소연 / 시간 정보 처리 기능이 아동의 문법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 157 -

3학년 참가자의 시간 순서 작업 기억 수행 

능력이 문법 영역을 유의미하게 설명함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 작업 기억 수

행 능력과 월령, WISC의 작업 기억 지표점수

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하였다(R²=.39, 

F(1,10)=6.49, r=.63, t(11)=2.55, p<.05). 결과는 

표 4와 그림 3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러나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2학년 아동에

게서는 모델의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R²=.22, F(1,10)=2.76, t(11)=.00, p>.05).

종합하면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

이 LSSC로 나타나는 언어 능력을 설명할 수 

있었으며, 특히 문법 영역의 기능을 유의미하

게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3학년 아동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며, 언어 발달에 미치는 월령(연령) 효과와 

WISC로 측정된 작업 기억 능력의 효과를 제외

하고도 문법 영역이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이 언어 능력 중 문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시간 정보 처리 능력

에 언어 능력의 발달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β t p 

TWM 정확도

LSSC-문법

16.85 6.62 .63 2.55 .03 .63

SWM 정확도 -11.41 11.17 -.28 -1.02 .34 -.24

월령 3.22 3.48 .50 .92 .39 .22

WMI 지표점수 .16 .11 .63 1.46 .19 .34

R²=.39, F(1,10)= 6.49, p<.05

표 4. 3학년의 TWM과 SWM 정확도, 월령, 작업 기억과 문법 영역 간 회귀분석(N=12)

그림 3. 3학년 참가자의 시간 순서 기억과 언어 능력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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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SSC로 측정된 언어 능력 중 문법 영

역,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정확성, 공간적 작

업 기억의 정확성에서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즉, 3학년 아동의 수행이 언급한 

세 과제에서 2학년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이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로 

나타나는 언어 능력을 예측할 수 있었다. 즉,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은 아동의 언어 기능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관계

는 아동의 월령과 작업 기억 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간적 

작업 기억 능력은 아동의 언어 능력을 설명하

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간 정보 처리 능력과 아동의 언어 기능 간

의 관계는 3학년 아동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즉, 2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시간 정보 처리 능력과 언어 

능력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이 학

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로 나타나는 언어 

능력 중 문법 영역을 예측할 수 있었다. 즉,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은 아동의 문법 능력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관계

는 아동의 작업 기억 능력과 월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3학년 아동의 문법 능력은 2

학년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들은 입학 시기에 약 20,000개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졸업 시의 획득 예

상 단어는 크게 증가하여 약 50,000개의 단어

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Anglin, Miller, & 

Wakefield, 1993). 또한, 수동형의 문장이나 조

건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복잡한 구문론

적 법칙을 획득하고(Boloh & Champaud, 1993), 

수동태와 부정사 구문 같은 복잡한 문법적 구

조를 정교화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이 단어

를 정의하는 능력은 단일 단어의 정의를 사용

하는 것에서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의 

정의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Johnson & 

Anglin, 1995). 또한, 문법 형태소에서 피동은 1

학년에 발달이 시작되며 2, 3학년까지 점차 발

달하고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은 2, 3학년에 이

해 능력이 향상된다(이숙 & 김화수, 2013). 교

육부(2015)의 국어교육 과정에서도 1, 2학년은 

기초 문해성 습득과 함께 낱말과 문장,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후 3, 4학년 시기부터 낱말의 의미 관계와 문

장의 문법 구조, 높임법을 학습하게 된다. 이

와 같이 언어 능력 중 특히 문법 영역은 유아

기와 아동 중기를 거쳐 왕성하게 발달(김현자 

& 조증열, 2001; 장유경 & 엄윤주, 2003; 장유

경, 2004)하며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인 

만 7-9세에 약간의 급등을 보인다(Thomson, 

Richardson, & Goswami, 2005).

만 6-8세경에 아동이 문법성 판단 과제를 

정확히 수행한다는 Kamhi(1987)의 선행 연구도 

본 논문의 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법적 판단 능력

이 증가하며(김명희, 2003), 만 5-7세 정상 발달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문법 판단 능력을 측

정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은 감

소하고 정확도는 증가함이 밝혀졌다(정미란 & 

황민아, 2007). 또한 학령기 아동의 언어 능력

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

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학년별 발달의 단계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이재분(2001)은 

학령기 아동의 언어 능력을 연구하여 발달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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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연구자들은 

언어 능력에 있어서 2, 4, 6학년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으며, 2학년에서 4학년까지 언어

기능 향상이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2학년 이후의 시기에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언어 능력 발달이 이루어

지므로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이 

LSSC로 나타나는 언어 능력, 그중에서도 문법 

영역을 예측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며, 문법 기능이 3학년 아동에게 더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

한다.

이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언어 발달과 관

련된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매트릭스 과제를 

시공간적 작업 기억과제라고 명명하여 사용하

였지만, 이러한 과제는 시간적 정보와 공간적 

정보를 분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정보 처리와 공간 정보 처리

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Kim 등(2014)의 

연구 과제를 수정하여 시간적 처리와 공간적 

처리 중 어떤 요인이 더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은 아동의 언어 능력을 설명하

는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며 아동의 작업 기억 

능력과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설

명력을 보였지만, 공간적 작업 기억 능력은 언

어 기능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김주희 등(2014)은 만 3-6세의 학령전

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언어 능력 중 음

운 영역의 발달과 빠른 청각 처리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빠른 청각 정

보 처리 능력은 유아의 음운 영역 발달의 유

의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Steinbrink와 동료들(2014)은 독일의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문해성 발달과 빠른 시간 순서 

정보 처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

해 1년 반 동안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를 위해 시각적 시간 정보 처리 패러다임과 

청각적 시간 정보 패러다임을 동시에 사용하

였다. 그 결과, 시각적인 시간 순서 정보 처리

의 중요성이 학년이 올라가며 증가한다는 것

을 밝혔으며, 1학년보다 2학년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2, 3

학년을 대상으로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 처리 

기능을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패러다임

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더불어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언어 기

능 평가는 읽기와 철자법 혹은 음운론적 영역

과 같이 언어 영역의 일부에 국한되었거나 문

해성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언어 기능 평가의 초

점은 언어 영역 중 일부에 국한되어 다각적으

로 언어 기능을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 

정보 처리 능력이 문법 영역에 대해 예측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 기능을 다각적으로 평

가하였으며, 그 중 문법 영역의 발달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3학년 아동에게 시간 정보 처리 

능력과 언어 기능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언어 발달의 유의한 

예측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언어 발달의 유의한 관계성을 보여준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Benasich & Tallal, 

2002). 또한 대부분의 정보를 청각적으로 수

용하는 초기 언어 습득기에 있는 학령기 전 

아동들에게 청각 주의력이 언어 발달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치며(김주희, 오경자, & 이경희, 

2014), 이는 초기 문해성 발달과 관련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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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올라갈수록 시각적 정보 처리의 중요성

이 증가한다(Steinbrink et al., 2014)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사

용한 실험 패러다임 역시 시각적 정보 처리를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3학년 아동에게서만 

시간 정보 처리 능력과 문법 능력과의 관계가 

나타났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으며 시간 정보 

처리 능력이 이후의 문법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문법 능력은 

암묵적 기억의 한 유형에 의해 처리되는 언어

적 규칙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절차적 기

억을 통해 연속적 규칙 또는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여 순서를 일반화시키고 학습할 수 있

게 된다.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정보를 제시

하는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를 통해 언어적 

규칙 학습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기억이 언어 

영역 중에서 특히 문법 영역(Yang & Yim, 

2017), 형태론 및 구문 구조를 저장하는 것과 

더불어 시간 정보 처리와도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Gabriel et al., 2012).

Steinbrink와 동료들(2014)은 독일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시간 순서 정보 처리와 문해성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독일어를 사용

하는 문화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

한 경향성이 나타났으므로 언어 능력과 시간 

정보 처리간의 관계가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정

상 언어 발달에서 연령과 함께 학령기 아동의 

학년이 차지하는 설명력이 크기 때문에 시간

적 작업 기억과 공간적 작업 기억에서 학년차

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을 의미 영역, 문법 

영역, 화용/담화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이 언어 능

력 중 문법 영역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

었다.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은 공

간 정보 처리 수행 능력이나 표준화된 작업 

기억 능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문법 기능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시간 정보 처리 기능과 학령기 아동의 

문법 발달과의 관계를 새로이 규명하였다.

최근 신경학적 연구들은 시간 정보를 처리

하는 뇌 영역이 측두 두정접합(TPJ)임을 확인

하였고(Battelli, Pascual-Leone & Cavanagh, 2007; 

Davis et al., 2009; Kim, Tassone, Simon, & Rivera, 

2014) 여러 연구에서 지각적인 시간 순서 판단

(Temporal order judgement)능력이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의 기능과 관

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Fridriksson, Bonilha, 

Baker, Moser, & Rorden 2009; Wittmann et al., 

2004). 시간 순서 판단을 담당하는 좌측 측두 

두정접합(TPJ) 영역은 베르니케 영역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영역에 손상이 

있을 경우 상대의 단어나 말의 의미를 이해하

지 못할 수 있다(Dronkers, 2000). 따라서 단어

를 문장으로 배열하는 규칙을 사용하거나 문

법적 표시나 순서에 관한 사용 규칙을 이해하

는데 문제가 있어 문법적 오류가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Hickok & Poeppel, 2004; Jung-Beeman, 

2005). 또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TPJ 영역

이 시간 순서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Davis et al., 2009; Farzin, Rivera & Whitney, 

2011; Kim, Tassone, Simon, & Rivera, 2014). 즉, 

다양한 신경학적 근거들이 언어 발달에는 시

간 처리 기능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지

지하며 본 연구도 시간 정보 처리 기능이 초

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아동의 문법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함을 통해 이러한 신

경학적 근거들을 지지한다.

학령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언어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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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보 처리 기능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언어 능력과 시간 

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가 적으며, 언어 능력과 

다른 인지 기능간의 관계(예: 작업 기억, 주의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 아동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김금자, 황상심, 2014; 최

지은, 오소정, 이윤경, 2015; 이경희, 오경자, 

2010). 주로 읽기 장애(이경희, 오경자, 2010)나 

실어증(Oron et al., 2015), 단순 언어 장애(김주

희, 오경자, 2014; Dispaldro & Corradi, 2015)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언어 발달에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은 정상 발

달 아동에 비해 더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작

업 기억 능력을 나타냈다(Marton & Schwartz, 

2003; Kover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언어 기능을 평가

하였으며 또한 작업 기억, 시간 정보 처리, 공

간 정보 처리 기능, 연령을 다각적 언어기능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시간 정

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언어 발달의 유의한 예

측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간 정보 처

리 기능이 분석 모델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문법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

교적 적은 참가자 수로 인해 성별에 따른 영

향을 살펴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본 연구 참가

자의 각 학년별 남녀 비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 제곱(Chi-square)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재분(2001)은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언어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는데 언어 능력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단어 유창성

이나 단어 이해력 등의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문법 영역의 기능에서는 의미 

있는 성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시간 정보 처리는 언어 기능 중 특히 문법 

발달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지만, 성차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적은 참

가자의 수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은 참가자 수에도 불구하고 시간 순서 작업 

기억의 수행 능력이 언어 능력 중 문법 영역

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효

과는 일반적 작업 기억 능력을 통제하였을 때

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다 많은 참가자

를 포함한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가 재

검증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는 적은 참가자 

수에도 불구하고 시간 정보 처리 능력과 문법 

기능과의 관계를 최초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셋째, 시간 순서 작업 기억과 공간적 

작업 기억의 수행이 2학년 아동의 언어 기능

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작

업 기억 과제의 난이도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과제의 난이도가 2학년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

았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시간 정보 

처리 기능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더 많은 참

가자를 대상으로 다시 검증해보거나 4학년 이

상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검증해보는 추후 연

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

간 정보 처리가 학령기 아동의 언어 기능 발

달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문법 영역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임을 새로이 규명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간 정보 처리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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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언어 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발달적 추이

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언

어 기능 중 질적인 발달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양적인 발달은 2학년에

서 4학년까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를 

근거로 보았을 때(이재분, 2001), 더 많은 수의 

아동과 다양한 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검증

한다면, 문법 능력과 시간 정보 처리 발달 및 

그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보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기능과 

시간 정보 처리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 등

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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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emporal processing on the

development of grammar in second and third grade students

Yoon-Ji Song                    So-Y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We investigated whether temporal processing can explain language development in school-aged children. 

Specifically, we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functions and Temporal or Spatial Working 

Memory (SWM or TWM) functions in 2nd and 3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nts 

performed SWM and TWM tasks, as well as standardized WM tests in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V. The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was conducted to evaluate language 

functions. Third grad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bilities in SWM, TWM, and the grammar domain of 

language function. Further,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WM can explain significant variances in 

language functions measured by LSSC in all participants, after ruling out the effects of age, SWM, and 

general WM functions. Notably, for the third grader, the grammar domain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temporal processing functions measured by TWM,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SWM, age, and 

general WM functions. In sum, our study demonstrates a novel finding that temporal processing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language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domain of grammar in school-aged children.

Key words : temporal working memory, temporal processing, grammar functions, language development, school-aged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