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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계의 읽기 음운 능력과

청각 시간처리 능력의 계

이 경 희 오 경 자†

연세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에서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 음운처리 능력간의 련성을

밝 보고자 수행되었다. 만 4, 5, 6세 유치원 아동 123명을 상으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해서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와 2Hz 청각 주 수변조 과제를 실시하 고, 이

지능검사, 음운인식 검사, 단어읽기 검사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와

2Hz 청각 주 수변조 탐지역치는 읽기정확성과 음운인식과 유의한 상 을 보 다. 한 2Hz

청각 주 수변조 탐지역치는 지능과 월령의 향을 통제하여도 읽기 능력의 발달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음운처리 능력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2Hz 청각

주 수변조 탐지역치와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는 음운인식과 유의한 상 을 보 다. 청각

주 수변조 탐지역치는 연령과 읽기를 통제하여도 음운인식에 해 유의한 설명력을 지녔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읽기발달과 음운처리의 발달에 요한 변인으로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해주며, 읽기 발달에 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의 향에 한 가설

이 한 과 같은 비서구권의 언어에도 일반화될 수 있음을 제안해 다. 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은 미취학 아동에서 읽기문제를 조기에 탐지하는데 요한 변인으로서 앞으로의 읽기연

구에서 좀 더 탐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요어 : 청각 시간처리, 청각 주 수변조, 청각 시간순서 단, 음운처리, 읽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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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는 자로 써진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인쇄된 문

자를 해부호화하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이다. 해부호화는 시각 인 상징인 문어와 청

각 상징인 구어 사이에 존재하는 응 계

에 기 해서 문자를 소리로 환하는 인지

작업이다(윤혜경, 1997). 아동기에 습득된 읽기

기술은 앞으로의 학업과 부분의 직업 수행

에 있어 필수 인 능력이 된다.

일부 아동들은 여러 다양한 시도들에도 불

구하고 자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

다. 평균 인 지능과 학습경험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읽기기술을 습득하는데 특정한 어려움

을 보이는 경우를 읽기장애라 진단한다. 국내

의 연구에 따르면 읽기장애 아동이 체 학령

기 아동의 약 3%에서 6%까지 비교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어(김 의, 1997; 서 연, 이

도헌, 1997), 읽기 문제는 문자를 통한 학습의

비 이 커지는 학령기에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읽기장애의 원인론에 해서는 음운처리의

손상이 읽기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음운처

리 손상설(Snowling, 2001; Wagner & Torgesen,

1987), 청각 시간처리 과정의 손상에 기 를

둔 이론(Farmer & Klein, 1995; Talcott, Witton,

McClean, Hansen, Rees, Green, & Stein, 1999;

Tallal, 1980), 시각체계의 거 세포 손상에 기

인한다는 이론(Lovegrove, Martin, & Slaghuis,

1986) 등이 있다. 그 리 받아들여지고 있

는 이론은 음운처리의 손상설이다.

음운처리는 화나 쓰여진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운 정보 즉, 해당 언어의 소리

(sound)를 인식하고 변환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다. 화 속에서 음운 수 에 의식 으로

근하여 표상들을 조작하는 음운인식 능력과

소리에 기 한 표상을 활성화함으로써 심성

어휘집(lexicon)에 근하는 음운인출, 문자 상

징들의 소리 표상을 형성한 채로 일정기간 동

안 유지할 수 있는 음운 단기기억력과 같은

음운처리 능력들의 손상이 읽기에 어려움을

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어

왔다(Snowling, 2001; Swan & Goswami, 1997;

Wagner & Torgesen, 1987).

하지만, 음운처리 손상설에서는 음운처리의

손상에 한 근본 인 원인에 해 밝히지 못

했다. 이에 읽기장애의 신경학 역기능에

한 연구들에서는 음운처리 손상이 청각 시간

처리와 같이 좀 더 기 인 지각의 손상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들이 제기되었고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Farmer & Klein, 1995;

Talcott et al., 1999; Tallal, 1980).

청각 시간처리 손상(auditory temporal processing

deficit)은 짧고 빠르게 제시되거나, 역동 으로

변화하는 음향 자극을 듣고 처리하는데 문제

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음향 신호(acoustic

signal)에서 빠른 변화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

은 말소리 지각(speech perception)에 필수 이다.

즉, 음소들의 구분은 수십 리세컨드(ms) 내

에 결정되므로 청각 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의 손상은 말소리에서

소리(speech sound)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음운

기술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향을 다(Hood

& Conlon, 2004). 시각 인 상징( 자)과 청각

인 상징(음운)의 응시키기(mapping)과정인 읽

기에서 청각 인 음운과정의 발달이 약하거나,

손상되어 있다면 읽기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뒤

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Tallal(1980)은 청각 시간처리의 개념을 ‘짧고

빠르게 연속 으로 제시되는 자극들을 처리하

는 능력’이라 하 다. 청각 시간처리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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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auditory temporal

order judgement: ATOJ)와 간격탐지(gap detection)

과제로 측정된다.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는

단순음(pure tones)이나 합성음(complex tones)들

의 높낮이가 다른 소리 을 이용해서 음 자

극간 간격(Inter Stimulus interval: 이후 ISI)을

여 나가면서 제시된 음들의 순서를 단하도록

한다. 간격탐지 과제는 음 간에 존재하는 백색

소음(white noise)의 지속시간을 여나가면서 소

음의 유무를 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Tallal(1980)은 읽기장애 아동을 상으로 청

각 시간순서 단과제를 실시하 다. 75ms동

안 지속되는 두 개의 높, 낮이가 다른 합성음

(105Hz와 305Hz)들을 음 간의 ISI를 달리하여

제시할 때(8, 15, 30, 60, 150, 305, 428ms), 정

상아동과 비교하여 읽기장애 아동들은 ISI가

짧은 자극 을 변별하거나 순서를 구분하는

데 손상이 있었다. 더불어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에서의 정확성과 음운기술을 측정하는

유사단어(pseudoword) 읽기 간에는 높은 상 이

나타났다(r=.81). 한편 Tallal과 Piercy(1974,

1975)는 단순 언어장애 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비언어 자극인 음(tone)에

한 변별과 순서 단뿐 아니라 /ba/, /da/와 같

은 음 구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

다. 한 합성된 음 들에서 변이(transitional)

요소들을 연장(expanding)하여, 포만트 변이 지

속시간(formant transition duration)을 40ms에서

100ms으로 늘 을 때, 수행이 유의하게 향상

됨을 보여주었다. 비록 이러한 결과는 읽기장

애 아동을 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기

인 청각 시간처리가 말소리 지각이나 음운처

리와 같은 언어 처리와 직 으로 련된다

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아동을 상으로 하여 읽기장애에서 청각

시간처리의 손상과 읽기 능력과의 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그 수효가 많지 않다. Reed

(1989)는 8-10세이면서 읽기 능력 검사에서

22%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들과 정상 통제집

단을 상으로 Tallal(1980)이 사용하 던 시간

순서 단과제 패러다임을 사용하 다. 자극

은 250ms 지속시간의 자음-모음(/ba/와/da/) 자

극 과 모음-모음(/ɛ/와/æ/) 자극 , 75ms 지속

시간의 단순음 자극 을 ISI 400ms에서 10ms

로 다양하게 조작하 다. 기 35ms 안에 자

음의 변별이 이루어지는 자음-모음 자극 과

단순음 과제에서는 읽기 능력이 부진한 집

단이 시간순서 단과제의 수행에서 조하

지만, 자음보다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덜 요

구되는 과제인 모음-모음 자극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결과는 빠르게 연속 으

로 제시되는 자극에 한 청각 시간처리의 손

상설을 지지하여 주었다.

Van Ingelghem 등(2001, 2005)은 10세-12세 읽

기장애 아동들과 정상집단에서 간격탐지 과제

의 역치를 비교하여 읽기장애 아동들에서 유

의한 손상을 발견하 다. 더욱이 간격탐지 역

치는 단어 읽기(One-minute Real-Word reading

Test)와 유사단어 읽기(Pseudo-Word reading Test)

와 유의한 상 을 나타냈다. 한편, Meng 등

(2005)은 사건유발 (ERP: Event Related

Potentials)를 이용하여 읽기장애 아동들에서

청각 시간처리를 연구하 다. MMN(mismatch

negative)은 사건유발 의 음 요소로서 반

복 이고 동일한 청각자극이 지속되다 주 수,

진폭, 지속시간의 변화나 합성자극의 변화가

있을 때 발생된다. 특히 주의(preattentive)상

태나 자동 청각처리 상황에서 자극변화가

있을 때 신경활동의 증가를 보여 다. 연구자

들은 5학년의 국 아동들을 상으로 읽기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564 -

애와 정상 아동에게 국어 음 들과 단순음

으로 구성된 청각자극들을 수동 으로 듣게

한 뒤, MMN을 기록하 다. 결과 읽기장애 아

동들은 정상 아동들에 비해 시간 정보의 처

리가 요구되는 성자음과 합성음 패턴에서

MMN의 강도가 작게 나타나는 비정상성을 보

여주었다. 즉, 읽기장애 아동들이 빠르게 제시

되는 짧은 자극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신경학 인 수 에서도 검증하여

주었다. 이는 어권만이 아니라 국어와 같

이 표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읽기장애 아

동들에게 청각 시간처리에서 손상이 나타난다

는 것을 보여 으로써 청각 시간처리 손상설

이 여러 언어에 용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

안해주었다.

한편, Studdert-Kennedy와 Mody(1995)는 Tallal

(1980)의 ‘짧고 빠르고 연속 인’ 자극이라는

개념에 반 하여 다른 개념의 청각 시간처리

를 제안함으로써, 읽기장애에 한 청각 시간

처리 연구에서 두번째 흐름의 연구를 발시

켰다. 그들은 읽기장애에서 찰되는 음운

손상은 말소리 특정 인(speech -specific)것이며,

낮은 수 의 청각 손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

라고 반박하 다. 한 자극의 특성상 ‘시간

(temporal)’이란 자극이 ‘시간 내에 변화하는’

특성을 가질 때, 이것을 ‘시간 ’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즉, 말소리에

서 음소(phoneme: 자에 상응하는 소리들)를

구분하는 데는 일련의 빠르게 변화하는 음향

신호에서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시간 ’ 개념을 측

정하기 해서 청각자극의 진폭변조(amplitude

modulation), 주 수변조(frequency modulation:

FM)라는 새로운 청각 역동 과제를 이용하

다(McAnally & Stein, 1997; Menell, McAnally, &

Stein, 1999; Stein & McAnally, 1995). Van

Ingelghem 등(2005)은 11세 정상아동과 읽기장

애 아동 집단에게 2Hz 주 수변조 탐지과제를

실시하 는데, 읽기장애 아동 집단은 정상 아

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수행이 조하 다. 즉,

읽기장애 집단이 청각 역동 자극의 처리에

서 손상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각 시간처리 능력의 결손과 읽기장애와의

련성에 한 연구들이 지지됨에 따라 청각

시간처리 능력에 한 연구들은 정상 아동들

을 상으로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

과의 련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

장되었다. Talcott 등(2000)은 10세 아동 32명을

상으로 감각, 정신생리학 검사, 인지능력,

읽기 능력 검사 배터리를 실시한 결과 지능과

읽기 능력을 통제한 뒤에도 아동들의 2Hz 주

수변조 탐지자극에 한 민감성은 음운 기

술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었다. Talcott

등(2002)은 7세에서 11세의 등학생 350명을

상으로 읽기 능력과 청각 주 수변조 역치

간의 계를 알아보았다. 읽기 능력의 수 에

따라 나 집단 간에 청각 주 수변조 한

민감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

회귀분석에서 청각 주 수변조에 한 청각

민감성은 아동의 읽기 기술과 음운 수에

한 강력한 측변인이었다. 이들 연구에서 정

상읽기 능력에 있어서도 청각 시간처리 능력

이 읽기 능력과 읽기의 습득에 있어서 요한

요인임을 증명해주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극으로서의 청각

주 수변조 과제와 읽기 능력과의 계의 연

구에서는 체로 일 된 결과가 얻어졌다

(Talcott et al., 1999; Talcott et al., 2000; Van

Ingelghem et al., 2005). 하지만,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나 간격탐지 과제를 이용한 일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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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는 청각 시간처리 능력에서 읽기장애

와 정상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어 실제 련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Rosen, & Manganari, 2001). 이에

해 Hautus, Setchell, Waldie와 Kirk(2003)는 나이

가 들어 성숙함에 따라 청각 시간처리가 향상

되어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 다. 이들은 6세부터 25세까지의 읽기

장애 집단과 나이를 맞춘 정상통제 집단에 간

격탐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 결과, 6-9

세까지의 어린 연령에서는 두 집단 간에 간격

탐지 역치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읽기장애

집단의 경우 간격탐지 과제의 수행이 조하

다. 반면, 10세 이후에는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의 청각 시간처리의 손상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느리지만 회복되거나 는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빠르고 짧게 제시되는 말소리를 정확하게 탐

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말소리에서 음을 분

하여 표상하고 인식하는 음운처리의 발달에

손상을 주게 되고, 결국 이후에 청각 시간처

리 능력이 회복되더라도 남아있는 음운처리

능력의 손상은 뒤이은 읽기나 언어발달 지연

과 같은 언어 련 능력의 발달 문제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Benasich와 Tallal

(2002)은 6-9개월의 아들을 36개월까지 추

연구한 결과, 청각 시간 처리능력의 역치가

이후 언어발달의 가장 좋은 측치라는 결과

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미 매우 이른

시기에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형성되며 이

것이 모국어에 기반이 되는 음소들에 한 민

감성을 발달시키면서 반 인 구어와 문어의

발달 결과에 한 기반을 마련하게 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각 시간처리

의 요성은 정상아동에서 읽기가 완성되기

이 단계인 미취학 시기로 단되며, 개입이

효과 이려면 취학 에 발견되고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임이 시사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재 시 에서는 미취학 연령의 아

동을 상으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을 다룬 연

구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시간처리 능력에서

의 손상이 읽기 능력이 습득되기 부터 나타

나고, 이것이 후에 읽기학습이 일어나는 시기

에 읽기 능력의 부진과 연 된다면, 미취학

연령을 상으로 한 연구는 직 인 인과

계의 탐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부 연구

자들은 유치원 시기의 시간처리 능력과 학령

기에 읽기 능력 간의 인과 계를 탐색하는 연

구들을 시행하여,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 간의 인과 계를 지지해주었다(Boets,

Wouters, van Wieringen, De Smedt, & Ghesquiere,

2008; Hood & Conlon, 2004). Hood와 Conlon

(2004)은 평균 5.36세 아동들에게서 얻은 시간

처리 능력 측정치가 1학년의 읽기 능력을

측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학령 기 아동

들의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측정치는 연령,

언어 환경, 기억, 주의력, 비언어 지능, 구

어/언어문제를 통제한 후에도 1학년 (5.94세)

의 읽기 속도(유창성), 자와 단어 인식(정확

성)을 측하 다. 읽기가 습득되기 과 후에

시간순서 단 측정치들 간에 읽기를 설명해

주는 반 인 변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의 유치원 측

정치와 1학년의 측정치는 모두 읽기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

령 기의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이후의 읽기

능력을 측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향후 연구들을 통

해 반복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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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음운 능력 간의 계

를 직 으로 연구한 경우는 지만, Tallal

(1984)은 빠르게 제시되는 청각자극을 분석하

지 못하면 음운표상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이 음소를 분 하고 조작함으로써 음소-

자소의 정확하고 일 인 응 계를 설정하

는데 어려움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주장함으로

써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음운처리의 연 성

을 보고하 다. 그러나 부분 연구에 사용된

음운 능력의 측정은 개 실제 단어(real word)

보다 음운의 처리가 좀 더 요구되는 비단어

(nonword)의 읽기를 통해서 간 으로 연구됨

으로써, 직 으로 음운을 다루지 않는 경우

도 있었다.

그러나 Boets, Wouters, van Wieringen과

Ghesquiere(2006)와 Boets, Ghesquier̀e, van

Wieringen과 Wouters(2007)는 5세 아동들을

상으로 2Hz 청각 주 수변조 탐지과제와 음운

인식 능력 간에 직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여주었으며, Cohen-Mimran과 Sapir(2007) 역시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와 음운인식 능력간의

유의한 상 계를 보고함으로써 청각 시간처

리 능력이 음운의 발달에도 향을 미칠 가능

성을 지지해주고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

들은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기 단계에서 읽

기와 음운발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취학 아

동을 상으로 이들 간의 련성을 탐색한 연

구들은 소수 으며(Boets et a.l, 2006; 2007;

2008; Heath & Hogben, 2004; Hood & Conlon,

2004),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청각 시간처리

과정이 읽기 능력과 음운처리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에 해서는 연구가 진행

된 바 없다. 그러나 읽기에 한 기 인 기

술들은 이미 취학 에 갖춰지므로, 이 시기

에 직 으로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

는 기 청각과정과 음운처리 능력의 발달과

의 연 성을 탐색하는 것은, 읽기의 발달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기에 악

하고, 개인차에 합한 치료 교육 근

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수 있으므로 요하겠다.

특히, 한 의 경우는 음운 규칙이 뚜렷한

표음문자이다. 한 한 은 어와 같이 각

자모를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주로 2-4개의

자음과 모음을 묶어 음 단 의 조합식 배열

을 취하고 있어, 시각 인 조직화 효과가 읽

기의 습득을 쉽게 해 다. Kim과 Davis(2004)는

읽기부진 집단과 정상 아동들의 기 지각능

력의 특성을 연구하 다. 결과에 따르면, 읽기

부진 집단은 시각처리에서는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나, 기 인 청각 시간처리에서는 어

려움을 나타냈다. 한국 아동은 기 인 시각

처리의 문제를 갖는 경우에도 한 의 시각

조직화의 향으로 시각 취약성이 읽기에

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반면, 한 에

서는 상 으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읽기

발달 단계에서 보다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가정을 해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한 에서

청각 시간처리와 읽기에 한 련성을 탐색

하는 것은 요하다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 음운 능력간의 련성이 한 을 사용

하는 취학 아동에게 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의 경우 어와 같이

표음 문자이므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각 시간처리

를 정확하게 잘 할수록 단어읽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짧고 빠르게 연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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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간 내에 변화하는’이라는 청각 시간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두 개념 어느 구인이 한

읽기 능력을 습득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는지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청각 시간처리능력을 평가하기 해 청각 시

간순서 단과 청각 주 수변조 탐지의 두 가

지 과제를 이용하여 읽기 능력과의 계를 살

펴보고자 하 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목 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한 읽기발달의 기에 단어읽기의 정확도에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둘째,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기의 음운처리

능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

러한 연구 문제를 통하여 청각 시간처리 능력

이 기 한 의 읽기 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살핌으로써 궁극 으로는 읽기 문제의 조기

발견과 과학 인 읽기 교육의 기 자료를 마

련하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수원지역에 소재하는

유치원 4곳에 재원 인 아동 부모의 동의

를 얻은 만 4, 5, 6세 아동을 상으로 실시되

었다. 결과에 해서는 상아동의 비언어성

지능검사와 읽기검사의 결과를 개별 보고서로

작성하여 부모 유치원 교사에게 달하

으며, 아동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상 아동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 으며,

한 학습 환경면에서 유치원의 정규 교과과

정 안에 한 학습 로그램이 포함되지는 않

았으나, 독서시간과 을 쓰는 활동들을 통해

직 혹은 간 으로 한 에 노출되는 시간

은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는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0월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26명이 검사에 참여

하 으나, 검사 도 다른 유치원으로 학한

아동이 1명 있었고, 2명의 아동은 청각 시간

처리 과제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 총 3명

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으로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총 123명(남 66명, 여 57명)

이었다. 체 아동의 지능환산 수의 평균은

108.31 이었고, 범 는 81에서 138 까지 평

균하 수 에서 우수 수 까지 분포하 다. 집

단을 월령을 기 으로 4세, 5세, 6세의 세 집

단으로 나 었을 때, 지능 환산 수에서 세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성비에서도 세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120)=1.525, ns,

χ2(2)=5.026, ns.

측정도구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Auditory

Frequency Modulation-detection test)

아동이 청각 으로 시간 내에 역동 으로

4세

(n=33)

5세

(n=50)

6세

(n=40)

체

(n=123)

월령 범
52~59

개월

60~71

개월

72~82

개월

성별
남(n)

여(n)

14

19

25

25

27

13

66

57

지능
평균

(SD)

105.48

(13.07)

110.07

(9.59)

108.45

(12.92)

108.31

(11.77)

표 1. 연구 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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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자극을 듣고 탐지하는 정도를 알아

보고자 Boets 등(2006)이 사용했던 2Hz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

하 다. 이 검사는 아동이 주 수변조의 깊이

를 얼마나 작은 단 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

역치를 찾아내는 검사다. 청각 주 수변조 탐

지과제의 역치는 세 개의 자극 다른 소리

를 선택하도록 하는 ‘three-interval forced choice

oddity paradigm’으로 측정하 다. 아동은 두 소

리와 다른(odd) 소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찾아

내야 하는 목표자극은 1 kHz(carrier tone) 기본

음에 1 안에 2번의 사인 형을 그리는 2Hz

주 수변조(frequency modulation)를 갖되, 주

수 깊이변화가 100Hz에서 0.5Hz까지 작

아지도록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는 pilot

study의 결과 주 수변조의 깊이가 큰 경우 자

극의 구분이 쉬워 아동들의 수행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을 감안하여, 경우의 수를

고 최종 으로 주 수변조의 깊이를 100,

69, 48, 33, 23, 16, 11, 9, 7, 5, 4, 3, 2, 1,

0.5Hz를 사용하 다. 기 자극은 1kHz의 단순

음이었고, 목표자극의 주 수변조는 사인

(sinusoidal)로 제시되었다. 2개의 기 자극과 1

개의 목표자극이 제시되는데, 자극제시 길이

는 1000ms 고, 자극간 간격은 350ms로 제시

되었다.

주 수변조 탐지과제는 엄마 공룡과 세 개

의 공룡알 그림을 제시하고, “엄마 공룡이 알

을 세 개 낳았는데 이 삐유삐유하는 이상

한 울음소리(목표자극)를 내는 공룡알이 알에

서 깨어나려고 합니다. 세 개의 소리를 듣고

어떤 알이 깨어나는지 맞춰 보세요”라는 지시

를 다. 아동은 “삐-삐-삐유삐유”라는 세 가

지 소리가 들리면 세 번째 공룡알 그림을 가

리키면 된다.

목표자극을 찾아내는데 실패하면 두 단계

내려가고, 정답을 맞히면 한 단계 올라가는

two down one up rule을 용하여 70.7% 정답

률에 상응하는 역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로

그램 하 다(Levitt, 1971). 검사는 역치를 얻어

내기 해서 8번의 역(reversal)시행 후에 종료

하 다. 역치는 마지막 네 번의 역 시행시의

값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과제를

수행하기 에 아동이 자극에 친숙해질 수 있

도록 8번의 연습을 수행하도록 하 다.

주 수변조 과제의 측정치는 역치를 이용하

다. 역치의 수치가 낮을수록 주 수변조의

깊이변화가 작은데도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논문에서는 2회기의

시행 후에 얻어진 2개의 역치의 평균값을 사

용하 다.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auditory temporal

order judgment)

아동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연속 으로

제시되는 소리 자극들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

를 알아보기 해서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를 사용하 다. Tallal(1980)이 사용하 던 청

각 시간순서 단과제는 8세 이상의 아동들

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지시와 개념의 이

해가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4세에서 6세 아동들을 상

으로 규 화된 읽기장애 기 스크리닝 검사

(Dyslexia Early Screening Test: DEST-II)의 소검사

인 소리 순서 단 하 검사(the Sound Order

sub-test)를 사용하 다(Nicolson & Fawcett,

2003). 본 연구에서는 어로 삽입되어 있는

지시문을 Sony digital voice editor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번안하여 녹음하 다. 소리 순서

단 하 검사에서는 아동에게 낮은 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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꽥: “quack”, 166Hz)과 높은 음(쥐 찍: “squeak”,

1430Hz)을 들려 뒤, 2개의 소리 어떤 소

리가 먼 제시되었는지를 고르도록 하는 것

이다. 오리 소리와 쥐의 소리의 자극 지속시

간은 155ms이고, ISI는 연습시행에서 300ms이

며, 이후에는 947, 300, 150, 60, 30, 15, 8ms

순으로 차 여나간다. 오리와 쥐의 소리

자극을 각각 변별학습하는 시행이 4회, 2소리

를 듣고 먼 난 소리를 맞추도록 하는 300ms

의 ISI 연습시행이 3회로 구성되었다. 본 시행

에서는 ISI 별로 947ms 2회, 300ms 3회, 150ms

3회, 60ms 3회, 30ms 2회, 15ms 2회, 8ms 2회

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는 “쥐와 오리가 나

무가 있는 곳까지 달리기 경주를 해요. 쪽

나무까지 도착하면 소리를 치기로 했어요.

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 두 소리를 듣고 말해

보세요”라고 지시한다. 아동은 “찍-꽥”이라고

들리면 “쥐”라고 답하고, “꽥-찍”이라고 들

리면 “오리”라고 말하면 된다. 피험자에게 요

구되는 반응은 첫 번째 제시되는 소리가 구

의 소리인지 말하는 것이고, 맞으면 1 , 틀리

면 0 으로 0 에서 최 16 까지 얻을 수

있다.

이 진행렬 검사(Raven's 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Test)

읽기 능력에 미치는 지능의 향력을 통

제하기 해서 이 진행렬 검사(Raven's

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Test; Raven, 1962)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임호찬(2003)이

한국 아동들을 상으로 표 화한 한국

K-CPM 검사를 실시하 다. 도형그림 안의 빈

곳을 패턴에 따라 완성하기 해 6가지 안

들 에서 정확한 모양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

다. 검사는 12문항씩 3세트(A, Ab, B)로 이루어

져 있으며 총 36문항이다. 맞으면 1 , 틀리면

0 을 주며, 수의 범 는 0 에서 36 까지

이다. 이 검사는 33개월에서 128개월까지

6개월 단 로 원 수를 이용하여 백분 수

를 얻고 백분 에 해당되는 표 수를 산출

하도록 되어 있다. 표 화 연구에서 얻어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74 고, Cronbach α는

.89 다.

단어읽기 검사

연구 상자들의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해서 박유정(2006)이 등학교 1학년 아동들을

상으로 사용한 단어인지 검사를 사용하 다.

단어인지 검사는 고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비단어의 이음 단어 15개씩 총 45개의 실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연습단어 4개

와 본검사 단어 45개로, 낱자 하나당 1 으로

채 되어 고빈도, 빈도, 비단어 수가 각기

30 씩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정확

도를 합산한 읽기정확도의 수를 사용하 다.

정확도 수의 범 는 0 에서 90 까지이다.

단어읽기검사와 기 학습기능검사(한국교유개

발원, 1991)의 읽기 I과의 상 계수로 추정한

공인 타당도는 .95 으며, 평정자간 신뢰도

Kappa 계수는 .82 다(박유정, 2006).

음운인식 검사

음운인식 능력을 측정하기 해서 김선옥

(2005)이 미취학 아동을 상으로 제작한 음운

인식 검사를 사용하 다. 음운인식의 하 변

인들은 음 수 , 음소 수 에서 탈락, 합성,

변별 과제를 사용하고 있다. 음 수 에서는

첫음 , 끝음 치, 음소 수 에서는 성과

종성의 치에서 탈락, 합성, 변별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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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구성되어 있다. 탈락 검사는 아동에게

단어나 낱자를 들려주고, 음 과 음소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는지를 말하도록 하 다( :

‘나비’에서 첫소리를 나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는지?). 합성 검사는 아동에게 일음 낱소

리 혹은 음소를 들려주고 소리를 더하도록 하

다( : “꿀”소리에 “벌”소리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나?). 변별 검사의 경우는 3개의 단

어나 일음 단어를 들려주고. 첫소리나 끝소

리가 다른 것을 찾도록 하 다.

음운인식 검사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의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제는 연습문제 2

문항과 본검사 문제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 당 1 으로, 하 검사별 최 수

는 8 이며, 음운인식 검사는 6개의 하 변

인으로 검사가 구성되므로 총 은 48 이다

( 수범 : 0-48). 본 연구에서 음운인식 검사

의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94 다.

차

장치

실험은 Dell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 으며,

청각 주 수변조 탐지과제는 매트랩(Matlab)

7.6 버 으로 로그래 되어 자극 제시와 반

응을 통제하 다. 소리자극은 헤드폰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소리의 크기는 70db로 설정하

고, 청각검사의 이해를 한 그림과 읽기검사

의 단어 자극은 15.6인치 6:9 와이드 모니터로

제시되었다. 피험자와 모니터까지의 거리는

략 50cm 정도 다.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는 Sony digital voice editor 3.10 버 을 통해서

편집되고 재생되었다. 실험은 유치원이 제공

하는 장소에서 실시되었고, 아동의 반응은 실

험자가 에 앉아서 키보드로 입력하 다.

검사 차

검사는 3명의 임상심리 문가가 피험자에게

개별 으로 시행하 다. 검사는 사흘에 나

어 시행되었고, 첫째 날은 비언어성 지능검사,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1차 청각 주 수변

조 탐지과제를 실시하 고, 둘째 날은 2차 청

각 주 수변조 탐지과제와 단어읽기 검사를

실시하 으며, 셋째 날에는 음운인식 검사를

실시하 다.

단어읽기검사의 자극 단어는 PowerPoint의

슬라이드쇼를 통해서 화면의 앙에 한 번에

한 단어씩 제시되었다. 아동은 화면 앙을

응시한 뒤, 단어를 보고 소리 내어 읽고, 키

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러 연속 으

로 다음 자극을 보고 읽도록 지시받았다. 연

습시행을 통하여 아동은 검사 진행요령을 숙

지하고 본 시행으로 넘어갔다. 아동에게 45개

의 단어를 소리내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도

록 요구하 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동

스스로 다음 단어로 넘기도록 하 고, 검사자

가 정반응 수를 검사지에 기록하 다.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와 청각 주 수변조

탐지과제의 경우 아동에게 실험에 한 흥미

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기 해서 도입부분을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삽입그림과 함께

지시문을 들려주었다. 이해의 어려움이 있으

면 재차 연습시행을 시행하여 아동이 자극을

구분이 가능하고 검사에 해 이해했는가를

확인 후에 본검사에 들어가도록 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청각 시간

처리와 읽기 음운 능력간의 계를 분석하

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한 이원변량 분석과,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단어읽기의 정확성, 음운인식 능력, 지능간의

계를 확인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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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능, 월령,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읽기

능력과 음운처리 능력에 갖는 설명력을 알아보

기 해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능, 청각 시간처리 능력

과 읽기 능력의 차이

연령별로 성별에 따라 지능과 청각 시간처

리 능력과 읽기 능력 측정치, 음운인식 능력

의 평균과 표 편차를 표 2에 제시하 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읽기 측정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기 해서 연령(3)☓성별(2)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이 지능 원 수와 청각 시간처리

측정치, 읽기측정치, 음운측정치 모두에서 성

차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과 성별의 상호

작용 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연령에 따

라서 이 지능 원 수, 2Hz 청각 주 수변

조 탐지역치, 청각 시간순서 단 수, 읽기

정확도와 음운인식능력에서 주효과가 유의하

다, F(2, 117)=25.042, p<.001, F(2, 117)=

8.222, p<.001, F(2, 117)=7.341, p<.01, F(2,

117)=11.764, p<.001, F(2, 117)= 35.000, p<

.001.

즉, 연령에 따라 지능, 청각 시간처리 능력,

읽기 능력, 음운인식 능력은 차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각 시간처리 과제를

살펴보면,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의 경우 6

세에서는 총 16 에서 평균 15.15 으로 거

의 최 치에 근 하고 있다. 한, 연령에 따

라 청각 주 수변조 탐지역치의 경우 평균 역

치 수가 낮아지고 있어 수행이 향상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표 편차 역

시 히 감소하고 있다. 읽기정확도에서도

역시 평균 수가 크게 향상되고 표 편차가

낮아짐으로써 개인차이가 상당히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4세 5세 6세 비고

남아

(n=14)

여아

(n=19)

체

(n=33)

남아

(n=25)

여아

(n=25)

체

(n=50)

남아

(n=27)

여아

(n=13)

체

(n=40)

성별

F(1,117)

연령

F(1,117)

성×연

F(1,117)

이

원 수

20.43

(4.89)

18.42

(4.07)

19.27

(4.48)

25.36

(5.11)

23.96

(4.07)

24.66

(4.63)

26.04

(4.73)

28.38

(4.61)

26.80

(4.76)
.167 25.042*** 2.354

주 수

변조

23.69

(21.11)

19.62

(18.97)

21.35

(19.69)

13.81

(17.75)

13.54

(14.13)

13.67

(15.88)

6.88

(7.41)

6.81

(3.94)

6.86

(6.43)
.272 8.222*** .197

순서

단

13.86

(1.74)

13.84

(1.71)

13.85

(1.70)

14.92

(1.44)

14.64

(1.75)

14.78

(1.59)

14.96

(1.37)

15.54

(0.78)

15.15

(1.23)
.106 7.341** .821

읽기

정확도

53.07

(32.51)

57.11

(30.28)

55.39

(30.81)

67.28

(28.46)

70.04

(24.20)

68.66

(26.18)

83.22

(12.51)

84.23

(9.10)

83.55

(11.40)
.326 11.764*** .033

음운

인식

23.79

(8.19)

21.58

(10.42)

22.52

(9.46)

28.12

(10.75)

29.12

(8.89)

28.62

(9.77)

39.12

(7.10)

41.85

(5.94)

40.05

(6.77)
.091 35.000***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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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능, 청각 시간처리 능력, 읽기 능력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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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

읽기 능력의 발달과 연 되어 있는 변인들

청각 주 수변조 탐지 역치 수, 청각 시

간순서 단 수, 음운인식 수, 월령, 이

지능 수와 읽기 능력 측정치간의 련성

을 알아보고자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

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

의 측청치들을 사용하 으므로, 보다 엄격한

기 을 용하여 유의도 수 을 .01로 사용하

다.

청각 시간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두 가지 과

제인 청각 주 수변조 역치 평균 수와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간에는 r=-.403(p<.001)의

등도의 부 인 상 을 나타냄으로써 두 변

인이 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각 시간처리

능력의 서로 다른 구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청각 주 수변조 역치 평균

수는 읽기 정확도 수와 유의한 부 상

을 보 고, r=-.517, p<.001, 청각 시간순서

단 수는 읽기정확도 수와 유의한 상 을

나타냈다, r=.348, p<.001.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음운인식 능력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청각 주 수변조 탐지

역치 평균 수는 음운인식과 모두 유의한 상

을 보 으며, r=-.468, p<.001, 청각 시간순

서 단 수 역시 음운인식과 유의한 상 을

나타냈다, r=.407, p<.001.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지능과의 련성을

살펴보면, 청각 주 수변조 역치 수는 이

지능 원 수와 유의한 부 상 을, r=-.424,

p<.001, 청각 시간순서 단 수와 이 지

능원 수와는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다,

r=.457, p<.001.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월령의 상 계에서

는, 청각 주 수변조 역치 수는 월령과 유

의한 부 상 을, r=-.307, p<.01, 청각 시간순

서 단 수는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다,

r=.295, p<.01.

이 지능 원 수는 읽기정확도와 유의한

정 인 상 을, r=.501, p<.001, 음운인식과도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r=.635, p<.001.

월령과 읽기정확도와 유의한 정 상 을,

r=.410, p<.001, 음운인식과는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 r=.623, p<.001.

1 2 3 4 5 6

1 이 원 수 -

2 월령 .556*** -

3 청각 주 수변조 -.424*** -.307** -

4 청각 시간순서 단 .457*** .295** -.403*** -

5 읽기정확도 .501*** .410*** -.517*** .348*** -

6 음운인식 .635*** .623*** -.468*** .407***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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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체아동의 청각 시간처리 측정치들과 읽기 련변인들 간의 상 계 (n=123)



이경희․오경자 / 기 단계의 읽기 음운 능력과 청각 시간처리 능력의 계

- 573 -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기단계의 읽기와 음

운처리에 미치는 향

읽기 능력에 해 지능, 월령의 설명력에

이어 추가 으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계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청각 시간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두

가지 과제인 청각 주 수변조 탐지역치와 청

각 시간순서 단과제는 ‘빠른 시간 안에 변

화하는 자극의 처리’와 ‘짧고 빠르게 연속 으

로 제시되는 자극의 처리’라는 다른 개념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읽기 능력의 종속치로는 읽기정

확성 수를, 음운인식 능력의 종속치로는 음

운인식 수를 분석에 이용하 다. 월령과

이 원 수가 읽기정확성에 미치는 향을

차례로 통제한 후 청각 주 수변조 탐지역치

가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1단계에서

월령을, 2단계에서 이 지능 원 수를, 3단

계에서는 청각 주 수변조 탐지 역치를 투입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에 회

귀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읽기정확성의 경우 월령과 이 지능 원

수가 각각 16.8%와 10.8%를 유의하게 설명

하 으며, F(1,120)=24.490, p<.001, F(1,119)=

17.900, p<.001, 청각 주 수변조 탐지 역치는

추가 으로 10.4%를 유의하게 설명하 다,

F(1,118)=19.973, P<.001.

음운인식 능력의 경우 역시, 월령이 38.9%

를, 이 지능 원 수가 12.3%를 유의하게

설명하 으며, F(1,120)=75.633, p<.001, F

(1,119)=29.825, p<.001, 청각 주 수변조 탐지

역치는 추가 으로 3.7%를 유의하게 설명하

다, F(1,118)=9.623, P<.01.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가 읽기 능력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월령과 이

원 수가 읽기정확성과 음운인식에 미치는

향을 차례로 통제한 후 청각 시간순서 단

수가 미치는 향을 계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읽기정확성에 해 월령과 이 지능 원

수가 각각 16.8%와 10.8%를 유의하게 설명

하 으며, F(1,120)=24.490, p<.001, F(1,119)=

17.900, p<.001, 청각 시간순서 단 수는

1.6%로 추가 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

했다.

음운인식 능력에 해서는 월령이 38.9%를,

이 지능 원 수가 12.3%로 유의하게 설명

단계 측 변인 β t R2 R2 change F change

읽기정확성

1 월령 .410 4.949*** .168 .168 24.490***

2 이 지능 .395 4.231*** .276 .108 17.900***

3 주 수변조탐지 -.358 -4.469*** .380 .104 19.973***

음운인식

1 월령 .623 8.697*** .389 .389 75.633***

2 이 지능 .419 5.461*** .512 .123 29.825***

3 주 수변조탐지 -.213 -3.102** .549 .037 9.623**

* P<.05, ** P<.01, *** P<.001

표 4. 읽기 능력과 음운인식을 측하는 변인들에 한 계 다회귀분석 결과 (n=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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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F(1,120)=75.633, p<.01, F(1,119)=

29.825, p<.001, 청각 시간순서 단 수는 역

시 1.3%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한

읽기 음운처리 능력의 련성을 확인하

고자 하는 것이었다.

먼 , 각 측정치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 다. 변량분

석 결과, 만 4, 5, 6세 집단에서는 연령에 따

라 모든 과제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읽기정확도,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과제와 청

각 시간순서 단과제는 연령에 따라 수행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 다. 이는 청각 시간처리

를 측정하는 두 과제와 읽기정확도의 측정치

가 아동의 발달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

연령 의 아동들의 능력을 연령 발달에 따라

변별력있게 측정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과제들의 타당성을 입증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

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2Hz 청각 주

수변조 탐지 역치와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를 취학 아동들에게 실시한 뒤 단어 읽기정

확도와의 계를 살펴보았다.

청각 시간처리 측정치와 읽기와의 련성을

탐색해보기 해서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2Hz 청각 주 수변조 역치 평균 수는 읽기정

확도 수와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즉,

역치가 낮아 청각 으로 섬세한 주 수변조를

잘 탐지할수록 역치가 높은 아동들보다 단어

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빠른 시간 안에

소리자극의 미세한 변화를 잘 탐지할수록 보

다 정확하게 단어를 읽을 수 있었고, 이는 선

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 다(Boets et al.,

2007; Talcott et al., 2002; Van Ingelghem et al.,

2005).

한 청각 주 수변조 역치가 읽기 능력에

하여 갖는 고유한 설명 변량을 알아보기

해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연

령과 비언어성 지능이 공유하는 설명량을 제

외하여도 청각 주 수변조 탐지의 역치는 읽

기정확성의 10.4%를 추가 으로 유의하게 설

명하 다. 유치원 시기는 특히 연령에 따라

단계 측 변인 β t R2 R2 change F change

읽기정확성

1 월령 .410 4.949*** .168 .168 24.490***

2 이 지능 .395 4.231*** .276 .108 17.900***

3 청각순서 단 .141 1.623 .292 .016 2.633

음운인식

1 월령 .623 8.697*** .389 .389 75.633***

2 이 지능 .419 5.461*** .512 .123 29.825***

3 청각순서 단 .129 1.807 .525 .013 3.264

* P<.05, ** P<.01, *** P<.001

표 5. 읽기 능력과 음운인식을 측하는 변인들에 한 계 다회귀분석 결과 (n=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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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지 발달이 격하게 달라지는 시기

이다. 따라서 연령과 지능은 아동의 인지과제

수행에서 요한 변인일 수 있다. 그러나 연

령과 지능과 같이 아동인지 발달의 요한 변

인의 향을 제외하여도 청각 주 수변조 자

극에 한 민감성이 읽기 능력의 발달에 유의

한 향을 끼친다는 것은 청각 시간처리 능력

만이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과정이 읽기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

는 읽기문제의 조기 탐지의 가능성과 개입에

도 시사 을 갖는다 하겠다. 한, 시간 안에

음향의 변화라는 ‘청각 역동 ’ 개념에서의 청

각 시간처리 능력이 읽기 능력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는 가설이 한 에서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학 수 에서도 뒷받침

되고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거 세포 체계(magnocellular system)의 손상이

읽기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었

고, 청각체계에서 내측 슬상핵(medial geniculate

nucleus)의 거 세포 층과 청각 시간처리의

련성을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Galaburada, Menard, & Rosen, 1994).

한편, 청각 시간순서 단 수는 읽기 능

력을 측정하는 읽기정확성과는 유의한 상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Tallal(1980)에서 유사단

어 읽기와 시간순서 단 수와 유의한 상

을 보여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반면, 연령과 비언어성 지능의 향력을 통

제한 뒤 청각 시간순서 단 수가 읽기 능

력의 변량에 한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하

다.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각 시

간순서 단 수는 읽기 능력의 변량에 해

추가 인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Hood와 Conlon(2004)의 연구에서 청각 시간순

서 단과제가 지능, 기억, 주의력의 기본 인

인지기능을 통제한 뒤에도 이후 읽기정확성에

향을 미쳤던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

지 고려해야 할 이 있다. 첫째로, 6세 집단

을 상으로 추가 으로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6세 집단에서는 2Hz 청각 주 수변조

탐지 능력과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와 읽기

능력간의 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정

상 아동에게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의 발달이

5세까지의 기 연령에 요한 발달을 보이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기 인 청각 시간처리

능력은 읽기와 련된 다른 인지변인들의 발

달을 진시키면서 재 는 이후의 읽기와

상 을 갖는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반면,

략 6세 이후 시기의 정상 아동들에서는 이

미 기 인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충분히 발

달되어 더 이상 읽기 능력에 해서는 직

인 설명력을 갖지 않고, 신 기 인 청각

시간처리 능력을 통해 형성된 음운처리 능력

과 같은 좀 더 고차 인 능력이 읽기 능력을

측하는데 요해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각 시간순서

단 과제는 6세 아동의 58%, 5세 아동의

48%가 만 을 얻어 과제의 난이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 간에 수행의 변

산이 크지 않아 같은 연령 안에서는 변별력이

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Tallal(1980)이 사용하

던 시간순서 단과제의 자극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은 몇 가지 에서 차이가 있다.

자극제시 지속시간의 경우 Tallal(1980)은 75ms

을 사용하 고, 본 연구는 155ms을 사용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각 시간순서

단 검사는 아동의 이해를 돕고자 소리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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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친숙한 동물의 소리와 연합시켜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게 한 반면, Tallal(1980)의 연구에서

는 고음(305Hz)과 음(105Hz)(complex tone)을

버튼과 연합 학습시킨 뒤 과제를 수행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ISI를 차 여나갔으나,

Tallal(1980)의 연구에서는 무선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 다. 이러한 차이가 과제 난이도

와 민감성을 낮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의 경우 자극의 제

시 지속시간의 변화는 수행에 향을 미쳐 자

극간의 제시간격의 역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 를 들어 클릭(Click) 소리와

같이 1ms 정도의 짧은 자극제시 시간을 갖는

어려운 과제의 경우 성인 난독증에서도 수행

하를 발견할 수 있었다(Farmer & Klein,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순서 단

과제의 난이도 민감성의 문제는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후속 연구에서는 자극의

제시 시간을 75ms으로 짧게 만들거나, 아동들

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음들로 자극을 구성

하는 등으로 과제의 난이도의 문제를 조 하

여 자극을 변형시킨 뒤 련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빠르고 연속 으로 제시되는

자극에 한 처리’로서의 청각 시간처리와 읽

기와의 련성을 반복검증하지 못했다. 그러

나 매우 어린 아에서도 동시 으로 자극을

처리하는 시각 양식의 자극과는 다르게 청각

으로 빠른 연속 인 자극을 정확하게 처리

하는 청각 시간처리 능력은 말소리를 변별하

고 지각하고 음운을 분 하고 처리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들이 있다(Benasich, &

Tallal, 2002). 따라서 앞선 문제 을 보완한 후

속 연구를 통해 빠르고 짧은 연속 인 자극의

처리로서의 청각 시간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

간의 계를 보다 면 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청각 시간처리 능력을 알아보는 두

과제와 음운인식 능력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청각 주 수변조 탐지 능력은

연령과 지능의 향을 통제한 후에도 음운인

식에 해 추가 인 설명력을 가졌다. 시간

내에 청각 인 변화를 민감하게 지각할수록

음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도 우수하 다.

이는 Talcott 등(1999)과 Boets 등(2006)의 연구

에서 2Hz 주 수변조 탐지과제와 음운인식

음운기억과 같은 음운 능력을 알아보는 측정

치들과의 유의한 련성을 보고하 던 결과와

일치한다. Talcott 등(1999)은 2Hz의 주 수변조

는 략 언어에서 한 음 의 변화에 응하는

것으로 음 변별과 련된다는 가능성을 제안

하면서, 주 수변조에 한 정확한 탐지는 정

확한 음운표상을 발달시키기 한 말소리 구

분에 필수 이고, 음운 능력은 읽기를 습득하

는데 요한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다. 즉, 청각

시간처리는 음운처리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읽기의 발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

사해주고 있다.

반면, 청각 시간순서 단 수로 측정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은 연령과 지능을 통제한

후 음운인식 능력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하

지 않았다. 이 역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의 난이도 민감성

의 문제가 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운인식 과제의 경우, 외국

이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는 음운인식 능력을 측정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수행시 음운을 탈락,

합성, 변별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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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경로를 이용한 해결책을 사용하

기 보다는 시각 인 심상을 이용하려는 경향

이 찰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 음

소들의 을 들려주고 변별하는 형태로 청각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 시간처리 능력은 읽기 능력의 발

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청각 주 수변조에 한 역

치는 읽기를 본격 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학

교에 입학하기 4, 5세 연령에서 읽기문제

의 가능성을 미리 탐지해 낼 수 있는 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도 다른 언어권에서 행해

진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게 청각 시간처리 능

력의 측정치와 읽기 능력과의 련성이 검증

되었다. 표음문자 체계를 따르는 언어권이나,

표의문자를 따르는 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도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읽기 능력의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각 시간처리 능력이 자체계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음운을 구분하고 음운에 한 표상

을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

응성을 습득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가능

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

구에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은 읽기에 향을

미치는 여러 과정 에 요한 하나의 과정으

로써 유아의 읽기발달이나 읽기장애의 조기진

단에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청각 시간처리 과제

에 향을 미칠 수 있었던 언어 환경과 기억

주의력이 통제되지 못했다는 제한 이 있

다. 지능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본 연구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들은 읽기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 으

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추후 연구를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능력과 음운 능력 각각에

한 청각 시간처리 능력의 향력을 알아보았

다. 결과에 따르면 청각 시간처리 능력은 음

운처리 능력의 발달의 기 가 되고, 음운처리

능력은 읽기발달에 향을 다는 가설을 설

정해 볼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세 변인

간의 계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읽기 능력에

향을 미치는 기제를 조사한다면 읽기과정을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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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of Auditory Temporal Processing and

Early Reading Ability and Phonological Awareness

Kyunghee Lee Kyungj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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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auditory temporal processing and early

reading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in 123 preschoolers who were 4 to 6 year old. Auditory

temporal processing was measured by administering ‘frequency modulation(FM) detection’ and ‘auditory

temporal order judgment(ATOJ)’ tasks. Also, non-verbal IQ,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accuracy

were administered. The results showed that preschooler's FM detection threshold and ATOJ sco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reading accuracy and phonological awaren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M detection threshold significantly predicted reading accuracy and phonological awareness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age and nonverbal intelligenc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auditory temporal processing is a contributing factor in early reading and phonological development.

Key words : auditory temporal processing, frequency modulation detection, auditory temporal order judgment, reading

development, phonological awar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