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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언어능력과 빠른 청각 처리 능력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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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심리학과 마인드빅 상담센터

본 연구는 아동의 언어능력과 빠른 청각 처리 능력간의 련성을 탐색하기 하여 실시되었

다. 만 3세에서 만 6세 사이의 학령 기 아동 65명을 상으로 언어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하여, 취학 아동의 언어발달 평가 이 지능평가를 실시하 고, 빠른 청각 처리 능

력을 평가하기 하여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와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수용언어 표 언어 능력은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와 유의한 상 이 있었다. 한, 계 회귀 분석 결과, 나이와 지능 변인을 통제 했을

때에도,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은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와 청각 주 수 변조 탐지 검사 능력은 수용언어 능력과 표 언어 능

력의 발달에 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빠른 청각 처

리 능력이 언어발달의 유의한 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존의 연구의 결과를 지

지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에 해 논의 하 다.

주요어 : 언어발달, 빠른 청각 처리 능력,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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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해 수 있는 효과

인 언어발달의 측요인(predictor)을 발견하

는 것은, 아동의 정상 언어 발달의 진이나

언어장애의 치료에 있어 매우 요한 일이 다.

언어발달과 련된 요인은 매우 복합 이며,

언어발달의 측요인에 한 연구는 다각 으

로 이루어 졌다. 먼 , 기 언어능력을 측정

하여 이후의 언어발달이나 인지능력과의

련성을 측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김진경,

2003; 이지연, 곽 주, 2008; 홍경훈, 김 태,

2004; Bornstein & Haynes, 1988; Lyytinen,

Ahonen, Eklund, Guttorm, Laakso, et al, 2001;

Lyytinen, Ahonen, Eklund, Guttorm, Kulju, et al,

2004). 어휘발달 언어발달과 인지기능과의

계를 탐색한 김진경(2003)은, 지능검사가

어려운 유아기 기에 발달지수를 평가하고,

이후 지능검사가 가능한 유아기 후기의 지능

지수와의 련성을 조사하여, 발달검사가 향

후 지 장애 여부를 측할 수 있는지를 탐

색하 다. 홍경훈과 김 태(2004)의 연구는,

표 어휘발달의 측요인을 탐색하기 하

여, 배소 (2003)의 어휘검사도구(MacArther

Communicative Inventory-Korean: MCDI-K)를 실

시하여, 말늦은 아동을 선발하고, 6개월 후에

자연 으로 표 어휘발달수 이 정상수 에

도달한 ‘정상수 도달집단’과 그 지 못한 ‘정

상수 미달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평가

변인과 언어발달 수 을 비교하 다. 한편, 아

직 언어습득이 되지 않은 보다 어린 유아기

아동을 상으로 보는 시간(looking time)을 측

정하여 이후의 언어발달을 측한 연구도 있

다(Fernald, Perfors, & Marchman, 2006; Fernald,

Pinto, Swingley, Amy, Weinberg, & McRobert,

1998; Golinkoff, Hirsh-Pasek, & Gordon, 1987;

Schafer & Plunkett, 1998). 이들 연구는 아직 언

어발달이 불완 한 시기의 언어발달을 보다

객 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실험 패

러다임을 사용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아

울러, 이들의 실험 방식은 미처 언어습득이

되지 않아 언어표 이 어려운 아동을 상으

로 고안되어, 도구 특성상 유아기 정상 발

달 아동에게 한 도구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방식은 주로 언어의 상 처리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거

나, 일부 연령에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다.

한, 정상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져, 언어발달

의 보다 근본 인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언어지연이나 언어장애를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 처리과정

의 문제를 다루는 측요인을 검증하여 기존

의 언어 측정 도구와 병행한다면, 아동의 언

어발달을 측하고 설명하는데, 효과 인 보

완 요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에서 빠른 청각 처리 능력(Rapid

auditory processing)1)에 한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이란, 짧고,

빠르게 변하거나 발생하는 청각 자극을 부

호화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Tallal, 1984; Tallal & Piercy, 1973a,

1973b, 1974, 1975; Tallal & Stark, 1981). 청각

자극의 빠른 처리능력이 기 언어발달의 기

가 되는 고유한 기제이자 언어발달의 측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언어장애가 말

소리 처리 이 의 보다 근본 인 처리능력의

문제와 련되었으며, 자극 처리를 담당하는

신경체계의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

1)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은 문헌에 따라 Auditory rate

processes 혹은 Auditory temporal processing 으로 표

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용 편의상 빠

른 청각 처리 능력이라고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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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alaburda, Menard, & Rosen, 1994). 즉, 언어

의 숙달은 문화에 상 없는 보편 상이며,

말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별하여 지각하는 능

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Pence & Justice, 2008). 생후 몇 주 안 된 어린

아동이 모국어와 타국어의 소리를 구분하는

일이나, 자연스럽게 특정 말소리를 다른 말소

리와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

다(Benasich & Tallal, 1988, 1996, 2002). 청각 처

리의 에서는, 부분의 아동들이 이러한

근본 인 처리능력을 기반으로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쉽게 통합하여 언어를 습득함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기제에 결함이 있으면 언어습

득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빠른 청각 처리 능력에 한 연구의 흐름은

상당기간에 걸쳐, Tallal과 그의 동료들이 주도

하 다. 이들은 기과제에서 서로 다른 버튼

음 과제를 듣고, 시간 순서 로 소리를 변별

해내는 실험을 주로 사용하 다(Tallal & Piercy,

1973a, 1973b, 1974, 1975). 이들 실험에서는,

청각 자극의 자극간 간격(ISI)의 변화에 따라,

혹은 자극제시시간의 조정에 따라 정상 아동

과 언어장애 아동의 청각 처리의 수행 능력이

차이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를

토 로 연구자들은 언어의 음소 수 에

을 두게 되었으며, 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짧은 시간에 변하는 포먼트2)의 변이 인식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 다(Tallal & Piercy

1974, 1975; Tallal, Stark, 1981; Tallal, Stark, &

Mellits, 1985). 따라서, 이후의 빠른 청각 처리

능력 연구는,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언어

2) 짧은 시간에 주 수가 매우 빠르게 변하는 자음

과 모음의 음향 단서, 모음의 경우에는 음향 단

서가 고유하게 유지되는 반면 자음은 주 수가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르게 변함.

청각 자극을 변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복잡한 언어자극의 지각과 청각 빠른

변별 능력과의 계(Tallal, Stark, Kallman, &

Mellits, 1980b), 지각항상성 단어 변별 등의

실험(Tallal, Stark, Kallman, & Mellits, 1980a) 등

을 거치며, 언어장애 아동이 음소 뿐 아니라

음 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짐을

확인하 다. 이들이 기과제에서 사용한 버

튼음 변별 실험은 이후 시간순서 단과제의

토 가 되었다. 한편, 기 빠른 청각 처리 능

력의 다소 변형된 개념으로서, 빠르게 변화하

는 음향 신호의 역동 변화를 탐지하는 능

력을 강조하는 입장의 연구들도 출 하 다

(Studdert-Kennedy & Mody, 1995). 연구자들을

진폭 변조나 주 수 변조의 방법을 이용하는

실험자극을 사용하 는데, 주로 실험은 청각

역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로 발 하

다(김주희, 오경자, 2014; Boet, Wouters, van

Wieringen, & Ghesquière, 2006; McAnally &

Setin, 1997; Menell, McAnally, & Setin, 1999).

빠른 청각 처리 능력에 한 지속 연구를

통하여, 언어장애가 보다 근본 인 처리능력

결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능력은 이후

의 언어발달을 측함이 반복 으로 지지되었

다. 빠른 청각 처리 과제의 연구 상은 3세

이하의 어린 아동으로까지 확 되고(Benasich

& Tallal, 1996; Benasich & Tallal, 2002), 뇌 상

학 인 방식이 도입되어 정교한 연구로 발

되었다(Benasich, Choudhury, Fredman, Realpe-

Bonilla, Chojnowska, & Gou, 2006; Choudhury &

Benasich, 2010; Molfese, & Molfese, 1997). 빠른

청각 처리능력과 련된 최근의 연구는, 아동

의 언어 능력 향상 훈련 로그램의 효과 검

증 읽기와 쓰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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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훈련과 등과 같은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Lskshminarayanan & Tallal, 2007; Rogowsky,

Papamichalis, Villa, Heim, & Tallal, 2013; Tallal,

Miller, Bedi, Byma, Wang, Nagarajan, Schreiner,

Jenkin, & Merzenich, 1996). 빠른 청각 처리 능

력에 한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능력이 아

동의 언어발달의 기 를 이루는 신경인지 기

제라는 것을 실험 으로 입증하고, 이를 치료

역으로 확장하 다는데 있다(Heim &

Benasich, 2005).

하지만, 이들 빠른 청각 처리 능력에 한

선행 연구에서 그 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

계 이 존재한다. 일련의 연구 과제(Tallal &

Piercy, 1973a, 1973b, 1974, 1975)에서는 특수언

어학교에 다니는, 7세부터 9세의, 발달 실어증

(developmental dysphasia)으로 이미 진단된 아동

을 상으로 하 으나 표 화된 언어평가 실

시에 한 명시가 없고, 상의 연령 특성상

학습장애 아동이 배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5세에서 8.5세 사이

의 아동을 상으로 하 거나(Stark & Tallal,

1981; Tallal, Stark & Mellits, 1985), 혹은 3세 이

하의 아동을 상으로 종단 연구되어(Benasich

& Tallal, 1996; Benasich & Tallal, 2002), 학령

기 아동 체의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을 설명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만 3세 이후부터

취학 시기에 해당하는 학령 기는 언어발

달과정에서 정상발달과 언어장애의 차이가 확

연해지며, 객 인 언어평가가 가능하여 구

체 진단이 가능하고, 학령기의 학습능력과

도 직 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요한

시기이다(Law, Boyle, Harris, Harkness, & Nye,

1998; Leonard, 1998; Snowling, Bishop, Stothard,

Chipchase, & Kaplan,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이 학령 기 정상발달 아

동의 언어능력을 측해 주는지에 한 국내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을 다룬 국내 연구로

는, 이경희와 오경자(2010)의 기 읽기 단계

음운 능력과의 계성에 한 확인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재학 인 만

4세-6세의 아동을 상으로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을 측정하 고, 이 지능검사와 음운

인식검사, 단어 읽기 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은 읽기 정확성과

음운인식과 유의한 상 을 보 으며, 한, 빠

른 청각 처리 능력이 읽기와 음운처리에 요

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

들의 연구는 빠른 청각 처리능력과 언어발달

간의 련성을 국내 아동에게 확인한 최신의

연구로서, 빠른 청각 처리 능력과 읽기능력,

음운처리능력 등 문어 발달과의 련성에

심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이 읽기 능력에 선행하는 구어 발달을 유

의하게 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해

을 두어 연구하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3개 유치원에 재원

인 만 3세에서 6세사이의 아동 , 학부모

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67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으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모국

어로 하는 아동이나 외국인은 없었다. 보호자

유치원 교사의 보고를 토 로 신경학 문

제나 발달장애, 지 장애, 정서 기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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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은 제외되었다. 연구에 참여

한 67명의 아동 1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

는 반 발달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고 있는 아동으로, 다른 한명은 과제에 끝까

지 집 하지 못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어,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모두 65명이었다. 이들

65명 남아는 32명, 여아는 33명이었으며, 월

령은 40개월에서 76개월 사이의 범 에 분포

하 다(평균=60.28개월, 표 편차=9.96).

측정 도구

취학 아동의 수용언어 표 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언어발달 평가 도구로는 김 태, 성태제,

이윤경(2003)의 취학 아동의 수용언어 표

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를 사용하 다. 이는 수용

언어 역 문항들과 표 언어 역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문항들은 의미론 언

어능력, 언어학 인 지식과 련된 구문론

언어능력, 사회 상호작용 능력과 련된 화

용 인 언어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는, 언

어 발달 속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3세까지는 3

개월 발달단계 마다 세 문항씩 구성되었고, 4

세부터 7세까지는 6개월 발달단계 마다 세 문

항씩 구성되어 있다. 한, 한 발달단계의 세

문항 두 문항은 해당 발달단계의 아동들에

게 보편 으로 습득될 수 있는 비교 쉬운

수 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한 문항은 다소

어려운 문항으로 선정되어 있다. 검사문항은

수용언어의 역과 표 언어의 역이 각각

45개씩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속하는 소문항이 2-6개 정도로 구성된

다. 이 규 에 정해진 개수 이상의 소문항

의 정답을 맞추어야 다음 문항으로 진행된다.

채 후, 수용언어 표 언어 발달연령을

구할 수 있으며, 통합언어 발달연령은 수용언

어와 표 언어 발달연령의 평균연령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 연령으로 환산하

지 않고 각 단계의 소검사 문항의 원 수 총

을 사용하 다. 체 연령에 한 재검사의

신뢰도는 수용 언어 .789, 표 언어 .919, 통합

언어 .817이었으며, 49-84개월에 한 Cronbach

ɑ=.809(수용언어), .835(표 언어) 다(김 태,

성태제 등, 2003). 공인타당도를 하여, 김

태, 장혜성, 임선숙, 백 정(1995)의 그림어휘

력 검사(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와의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 .756(수용언어),

.775(표 언어), .779(통합언어)로 나타났다.

빠른 청각 처리 능력 평가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Auditory Temporal

Order Judgement).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Auditory Temporal Order Judgement: ATOJ)는

빠른 청각 처리능력을 평가하기 해 고안된

검사로 아동이 빠르고 짧은 시간 안에 연속

으로 제시되는 소리 자극들의 순서를 변별하

는 능력을 평가한다. 청각 시간순서 단과

제는 Tallal(1980)의 시간순서 단과제의 단

순화된 형태인 읽기장애 기 스크리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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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소리 순서 단 하 검사(the Sound Order

sub-test)를 사용한 검사로, 어 지시문을 Sony

digital voice editor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녹음

재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희와 오경

자(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를 사용하 으며, 도구의 난이도에 따

른 아동의 평가 수행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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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155ms와 청각 시

간순서 단과제 75ms 두 가지 과제를 사용하

다.

청각 시간순서 단 과제는 시간 으로

매우 근 하게 제시되는 낮은 음(오리 “꽥:

quack”, 166Hz)과 높은 음(쥐 “찍:squeak”,

1430Hz) 소리를 듣고 첫소리를 알아맞히도록

한다. 155ms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에서 오

리 소리와 쥐 소리의 자극 지속시간은 각각

155ms이고, 자극간의 간격(Inter Stimulus Interval:

ISI)은 연습시행에서 300ms이며, 이후에는 947,

300, 150, 60, 30, 15, 8ms 순으로 차 어든

다. 오리와 쥐의 소리 자극을 구분하도록 학

습하는 시행이 4회, 300ms의 ISI인 연습 시행

이 3회로 구성되었고 본 시행은 ISI별로 947ms

은 2회, 300, 150, 60, 30, 15, 8ms은 각각 3회

씩 총 20회로 구성되어 있다. 75ms 청각시간

단과제는 난이도를 높이기 해 자극지속시

간을 75ms으로 으며, 자극간 간격은 연습

시행에서 300ms, 이후에는 947, 300, 150, 60,

30,15, 8ms로 제시된다. 변별학습 4회, 연습시

행 3회로 155ms 단과제와 구성이 동일하며

총 20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어린 아동들

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이야기 형

식으로 문제를 들려 다. “쥐와 오리가 나무가

있는 곳까지 달리기 경주를 해요. 쪽 나무

까지 도착하면 소리를 치기로 했어요. 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 두 소리를 듣고 말해보세

요”라고 지시하고, 검사자는 아동의 반응을 기

록하 다. 1시행을 맞추면 각 1 을 획득하여

총 20 까지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 시행의 총 을 사용하 다. 한, 분석과

정에서는 시간순서 단 과제 155ms와 시간순

서 단과제 75ms가 서로 다른 난이도이지만

같은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하여

(r=.705, p<.05), 이들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Auditory

Frequency Modulation-detection test).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는 빠른 시간 안에 역동

으로 변화하는 자극을 변별해내는 능력을 알

아보기 하여 고안된 검사로, Boets 등(2006)

이 사용했던 청각 주 수변조 탐지 검사를 이

경희와 오경자(2010)가 재구성한 2Hz 청각 주

수 탐지 검사를 사용하 다. 2Hz 청각 주

수 탐지 검사는, 말소리의 지각 변별에 필

수 인 음 에 해당하는 변조 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Talcott, Witton, McClean,

Hansen, Rees, Green, & Stein, 1999). 이 검사는

세 개의 소리 다른 하나의 소리를 찾아내

는 방식으로 아동의 청각 변별 역치를 측정

하게 되어 있다. 두 개의 소리는 1kHz의 단순

음이고, 다른 하나의 소리는 2Hz의 사인 로

제시되었다. 목표자극의 제시 시간은 1000ms

로 1회, 동일한 1000ms 의 거자극 2회와 함

께 순차 으로 제시되며, 그 사이의 자극간

간격은 350ms이다. 아동이 2Hz 주 수 변조의

깊이를 청각 으로 얼마나 작은 단 까지 인

식할 수 있는지 역치를 찾아내는 검사로 최종

으로 선택된 주 수 변조 깊이는 100, 69,

48, 33, 23, 16, 11, 9, 7, 5, 4, 3, 2, 1, 0.5Hz

이었으며, 목표자극을 찾아내는데 실패하면

두단계 내려가고, 정답을 맞히면 한 단계 올

라가는 규칙을 용하여 70.7% 정답률에 상응

하는 역치를 얻어내도록 매트랩 7.6 버 으로

로그래 되었다. 청각 주 수 변조 탐지 과

제에서는 아동의 이해를 돕기 해 컴퓨터 모

니터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 공룡이 세 개

의 알을 낳는 그림을 제시하며 “엄마 공룡이

알을 낳았어요, 이 ‘뿌우우우’ 하고 다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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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내는 알이 깨어난 요, 세 개의 소리를

듣고 어떤 알이 깨어나는지 알아 맞춰 보세

요” 라고 지시하며, 아동은 그림 다른 소리

가 나는 공룡알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게 된다.

시각자극은 Dell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15.6 인치 6:9 와이드 모니터에 제시되었고,

아동과 모니터와의 거리는 50cm를 유지하

다. 수행 결과, 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산

출된 역치의 수치가 낮을수록 주 수 변조의

인식이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2회 시행을 측정하여, 1회 시행과 2회

시행 수의 평균 역치값을 결과 분석에 사용

하 다.

한국 이 지능검사(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CPM)

본 연구에서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을 평가

하고, 언어발달 능력에 미치는 지능의 향력

을 통제하기 하여 임호찬(2003)의 한국

이 비언어성 지능검사(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CPM)를 사용하 다. CPM은 이

진 행렬 검사(Raven's 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Test: Raven, 1962)를 임호찬(2003)이 한

국 표 화한 것으로 색채 진 행렬 지능검사

라고도 한다. 이 검사는 유아와 노인층의 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다른

언어검사에 비하여 언어 표 능력을 게

요구하기 때문에 아동이나 지 장애인에게도

사용가능하다. 검사는 12문항씩 3세트(A, Ab,

B)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제시된 도형그림 안에 주어진 빈 칸을

채우기 해서 6개 보기 정확한 답을 선택

하도록 되어 있다. 세트 A는 연속 인 패턴에

서 동일성의 변화에 한 이해, 세트 Ab는 공

간 으로 련된 체로서의 분리된 상들의

이해, 세트 B는 공간 , 논리 으로 련된 상

들에서 유추 인 변화의 이해 등을 측정하도

록 구성되었다. 맞은 개수가 총 이며, 수

분포는 0에서 36 까지의 범 에 걸쳐 분포

한다. CPM 지능 검사는 33개월에서 128개월

까지 6개월 단 로 원 수를 이용하여 백분

수를 산출하고, 백분 에 해당되는 지

능지수를 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

수를 분석에 사용하 다.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r=.74 으며, Cronbach ɑ=.89 다(임

호찬, 2003).

연구 차

자료수집을 하여 본 연구에 동의하는 기

의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공지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아동을 모집하고 동의서

를 회수하 다. 임상심리 문가 1명에 의하여,

아동 한 명씩,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독립 인

공간에서 개별 으로 검사가 시행되었다. 연

구자는 아동의 에 앉아서 검사를 시행하고

반응을 기록하 으며, 청각 과제 수행시에는

연구자와 아동 모두 헤드폰을 착용하 다. 검

사는 청각 시간순서 단 과제, 청각 주 수

변조 탐지 검사, 지능검사, 언어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총 검사시간은 50분내지 60분정도

가 소요되었으며, 아동이 지루해 하거나 휴식

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에 쉬도록 하 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에게는 소정의 선물로 학

용품이 각각 지 되었으며, 모든 검사 종료

후에 65명에 한 개별 보고서가 기 에 제공

되었다. 본 연구는 연세 학교 심리학과 연구

심의 원회(Department Review Committee)의 연

구 승인 차를 통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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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

표 1에는 성별에 따른 월령, CPM 지능검사,

빠른 청각 처리 능력 과제(시간순서 단과제

155ms, 시간순서 단과제 75ms, 주 수변조

탐지과제 2Hz), 언어능력(통합언어능력, 수용언

어능력, 표 언어능력)의 평균과 표 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인에 있어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이후의 분석에서는

성별의 구분 없이 결과를 분석하 다.

주요변인에 한 상 분석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자료를 상으로

체 변인에 한 상 분석의 결과가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155ms와 75ms는 모두 월령 지능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주 수변조 탐지 검사

체 성별

체

(n=65)

남

(n=32)

여

(n=33)
t

월령
60.28

(9.96)

60.56

(9.26)

60.00

(10.74)
.22

CPM

지능검사

18.53

(5.05)

18.06

(4.81)

19.09

(5.31)
-.81

시간순서

단과제

155ms

15.60

(3.82)

15.88

(3.78)

15.33

(3.90)
.56

시간순서

단과제

75ms

13.92

(3.70)

14.06

(3.98)

13.78

(3.45)
.30

주 수변조

탐지과제

2Hz

39.12

(30.71)

39.20

(30.94)

39.04

(30.95)
.02

통합언어 수
179.11

(32.70)

176.25

(29.54)

181.97

(35.82)
-.69

수용언어 수
112.05

(16.65)

110.81

(15.94)

113.24

(17.47)
-.58

표 언어 수
67.16

(17.08)

65.66

(15.29)

68.66

(18.82)
-.70

*p<.05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표 편차와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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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z는 월령 지능과 유의한 부 상 을

나타내었다. 한,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155ms와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75ms는 수용

언어 표 언어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이

고 있다. 한편, 주 수변조 탐지 검사 2Hz는

수용언어 표 언어와 유의한 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 시간순서 단

과제 75ms와 155ms는 서로 정 상 을 보

으며, 청각 시간순서 단과제 155ms 75ms

는 주 수변조 탐지 검사 2Hz는 각각 서로 부

상 을 나타내었다.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변인들에 한 계

회귀 분석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의 수행이 언어발달을

유의하게 측해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빠른 청각 처리 능력 검사인 시간순서 단과

제와 주 수변조 탐지과제 2Hz를 독립변인으

로 투입하여 언어발달 변인인 수용언어, 표

언어에 한 고유한 설명력을 검증하는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월령 변인과 CPM

지능검사 수의 향력을 통제한 후에, 두

개의 빠른 청각 처리 과제를 동시 투입하여

이들이 언어발달 수에 끼치는 고유한 설명

력을 확인하 다.

표 3에서는, 빠른 청각 처리 과제가 표 언

어능력에 미치는 고유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하여 1단계에서 월령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CPM 지능을, 3단계에서 2개의 빠른 청각 처리

능력과제를 투입하 다. 그 결과, 월령 변인

이 통합 언어를 61% 유의하게 설명하 으며,

F(1,60)=97.01, p<.001, CPM지능 변인이 추가

으로 투입되었을 때 체 설명 변량은 63%

로 증가하 다, F(1,59)=4.94, p<.05. 빠른 청각

처리 능력 과제가 투입되었을 때 추가 인 설

명 변량은 4% 으며, 빠른 청각 처리 과제의

추가 설명량이 CPM 지능의 추가 설명량 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2,57)=3.89, p<.05.

1 2 3 4 5 6 7

1 월령 1.00

2 CPM 지능 .569* 1.00

3
시간순서 단

155ms
.573* .389* 1.00

4
시간순서 단

75ms
.476* .353* .705* 1.00

5
주 수변조 탐지

2Hz
-.720* -.432* -.669* -.583* 1.00

6 수용언어 .805* .666* .600* .504* -.682* 1.00

7 표 언어 .799* .605* .630* .534* -.660* .8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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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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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는, 빠른 청각 처리 과제가 수용언

어능력에 미치는 고유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하여 1단계에서 월령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CPM 지능을, 역시 3단계에서 2개의 빠른 청각

처리능력 과제를 투입하 다. 그 결과 월령

변인이 통합 언어를 60% 유의하게 설명하

으며, F(1,60)=94.26, p<.001, CPM 지능 변인이

추가 으로 투입되었을 때 체 설명 변량은

67%로 증가하 으며, F(1,59)=13.08, p<.01, 빠

른 청각 처리 과제가 투입되었을 때 추가 인

설명변량은 3% 다. 이번에도 빠른 청각 처리

과제의 추가 설명량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2,57)=3.38, p<.05. 한, 계 회귀분

석과정의 3단계에서, 빠른 청각 처리 과제

시간순서 단과제는 표 언어에 한 설명력

이 유의하 고, 주 수 변조 탐지과제는 수용

언어에 한 설명력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빠른 청각 처리 능력과 언어

발달과의 련성을 알아보았다. 기존의 연구

단계 변인 B β t
Adjusted

R2
R2

change

F

change

표

언어

1 월령 .84 .52 4.57*** .61 .61 97.01***

2 CPM 지능 .57 .17 2.02** .63 .03 4.94**

3

시간순서

단과제
.99 .21 2.14*

.66 .04 3.89*

주 수변조

탐지 2Hz
-.03 -.0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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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표 언어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에 한 계 다회귀분석

단계 변인 B β t
Adjusted

R2
R2

change

F

change

수용

언어

1 월령 .69 .44 4.12*** .60 .61 94.26***

2 CPM 지능 .90 .29 3.50** .67 .07 13.08**

3

시간순서

단과제
.32 .07 .93

.69 .03 3.38*

주 수변조

탐지 2Hz
-.09 -.2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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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수용언어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에 한 계 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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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 로 빠른 시간에 짧게 제시되는 청각자

극의 순서를 단하는 청각 시간순서 단 과

제(155ms, 75ms), 그리고 빠르게 역동 으로 변

화하는 소리자극을 청각 으로 변별하는 능력

의 역치를 측정하는 주 수변조 탐지 검사

2Hz를 실시하고 언어발달 능력 평가를 실시하

여 이들의 련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를 토 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 등을 세

부 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은 언어발달의

유의한 측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청각 으로 제시된 빠른 자극의 변별을

잘 할수록 수용언어 표 언어의 발달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본

으로 이는 본 연구의 목 인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이 언어발달의 유의한 측요인이 될 것

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 할 뿐 아니라, 빠른

청각 처리능력과 언어발달의 유의한 계성을

보여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Benasich & Tallal, 2002; Choudhury & Benasich,

2010; Molfese, & Molfese, 1997). 한, 시간순서

단과제 뿐 아니라 주 수변조 탐지 과제가

수용언어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라는 이

확인되었다는 도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간순서 단과제가 반복

연구를 통하여 안정 인 결과를 보이는 것에

비해, 주 수변조 탐지검사의 결과는 다소 비

일 인 측면이 있는데, 일부 연구(Boet et al.,

2006; Talcott. Witton, McClean, Hansen, Rees,

Green, & Stein, 1999)에서는 주 수변조검사

2Hz, 40Hz와 음운인식, 읽기 능력과의 계를

탐색하여 검증하 고, 이경희와 오경자(2010)

의 연구에서 주 수 변조 역치 2Hz와 읽기 정

확도와의 련성을 검증하 지만 40Hz와 음운

인식, 읽기정확도간의 련성은 지지되지 못

하 다. 아울러, 회귀 분석의 결과를 고려할

때, 2Hz 주 수변조 탐지 과제는 수용언어 발

달의 측을, 시간순서 단과제는 표 언어

의 발달을 측하는 변량이 좀 더 높았다. 그

이유로는 평가 도구의 특성상 시간순서 단

과제는 보다 극 인 반응과 정확한 표 이

반복 으로 필요한 과, 주 수변조 탐지 과

제는 과제의 수행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

간순서 단과제에 비해 유사한 소리의 세

한 변조에 해서 구별이 필요하다는 , 비

교 지속 인 주의력과 이해력을 필요로 하

는 평가의 특성과 련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

화하기 해서는 후속 연구의 반복 검증이 필

요할 것이다.

추가 논의 으로는, 다회귀 분석에서

월령과 지능을 통제한 이후에 시간순서 단

과제가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추가설명 변량은

통계 으로 유의하 지만, 3%내외로 크지 않

다는 이다. 이는, 이경희와 오경자(2010)의

연구에서 월령과 인지변인을 통제한 이후에

제시된 유의한 추가변량의 양과 거의 비슷한

수 으로, 기본 으로 정상 언어발달에서 월

령과 인지변인이 차지하는 설명량이 기본 으

로 상당히 크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결과의

해석에서 과제특성상 인지 요인, 즉, 기억력

이나 주의력 등도 청각 처리 과제의 수행에

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분의 정보를 청각 으로 수용하는

기 언어 습득기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청각

주의력이 언어발달에 요한 향을 끼치며

(박 정, 이무경, 권도하, 2011; Grimm, 1999),

인지처리과정에는 별개의 청각처리과정과 언

어처리과정이 존재하므로(석동일, 2009), 도구

제작이나 실험설계, 결과 해석에서 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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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계 회

귀분석의 특성상, 먼 투입된 변인에 공통변

량이 포함되는 비교 엄격한 분석 방법에서

마지막으로 투입된 빠른 청각변별능력 과제가

유의한 설명량을 보 다는 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설명 변량이 작아진

다른 이유는 연구 상이 정상집단으로 한정되

어 검사 수의 분포가 한정되었을 수 있으므

로, 추후, 상 으로 분산이 클 것으로 상

되는 임상아동집단에서는 빠른 청각 처리 능

력의 추가 고유 설명량의 증가를 상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경희와 오경자

(2010)의 연구 결과에서 빠른 청각 처리 능력

과 읽기 능력과 유의한 계성을 보인 것에

이어서,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이 문어 뿐 아니

라 구어의 과정에서도 유의한 기제가 됨을 지

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

과는 구어와 문어의 문제는 연속선상에 있으

며, 병인론 으로 상당부분 복된다는 견해

(Bishop & Snowling, 2004; Galaburda, 1993;

Galaburda, Sherman, Rosen, Aboitiz & Geschwind,

1985; Humphreys, Kaufmann & Galaburda, 1990;

Jenner, Rosen & Gallaburda, 1999)를 지지해

으로써,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의 기제가 구어

장애와 읽기장애에서 모두 유의미한 계를

가질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언어장애의 병인 에서, 단순언어장애

와 읽기장애 간의 복성에 한 견해는 반

복 으로 보고되었다. 즉, 단순언어장애가 있

는 아동의 50% 이상은 읽기 쓰기 역에

서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으로 발 하며(Stark,

Bernstein, Condino, Bender, Tallal, & Catts, 1984;

Tomblin, Smith, & Zang, 1997), 난독증이 있는

개인들은 구어 능력의 결함을 보인다는 것이

다(Byrne, 1981; Joanisse, Manis, Keating, &

Seidenberg, 2000). 가족 유 연구 종단 연

구들은 단순언어장애와 난독증의 병인

동시발병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Catts, 1993; Flax, Realpe-Bonilla, Hirsch,

Brzustowicz, Bartlett, & Tallal, 2003; Rissman,

Curtiss, & Tallal, 1990; Leonard, 1998). 한, 생

물학 으로도 이러한 주장들이 지지되는 근거

들이 있는데, 자기공명 상장치(MRI)를 이용한

실험에서 단순언어장애나 난독증을 가진 사람

의 측두평면에서 비정상 인 비 칭성- 를

들면, 우반구와 좌반구의 크기가 같거나, 우반

구의 크기가 좌반구보다 더 큰 경우-이 보고

되고 있다(Gauger, Lombardino & Leonard, 1997;

Flowers, 1993; Hynd, Semrud-Clickeman, Lorys,

Navey & Eliopulos, 1990; Larsen, Hoien, Lundberg

& Odegaard, 1990). 한, 단순언어장애와 난독

증에 있어 모두 측두평면 인근 실비우스 주변

역의 크기확장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학 인 근거 빠른 청각 처리 과정의

연구 결과들은, 단순언어장애의 읽기 장애

의 복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의 해외 연구에서 충분히 확인

되지 못한 연령 를 상으로 일 인 연

구결과를 얻음으로써 빠른 청각 처리 능력

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 하 다. 이는 이

해외 연구들(Benasich, Choudhury, Fredman,

Realpe-Bonilla, Chojnowska, & Gou, 2006;

Benasich & Tallal, 2002; Choudhury, & Benasich,

2010)에서 증명된 생애 기의 빠른 청각 처

리 능력이 이후의 수용언어와 표 언어의

측요인이 됨을 확인한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연구 상과

실험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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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기존의 유아기에 이어서 학령 기

아동을 상으로,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이 언

어 발달 측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므

로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빠른 청각 처리 능력

의 의의를 확장 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넷째, 실질 인 측면에서 빠른 청각 처리

능력 도구의 난이도에 따른 수행 연령 기 의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는 이다. 도구의 난이

도와 련된 연령별 수행 결과 차이에 한

논의는 이경희와 오경자(2010)의 연구에서 이

미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 기

아동의 수행을 연령 구분 없이 분석하 으나,

정상아동 집단에 있어서 청각 처리 과제의 수

행 수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연령별로

다른 수행 수 을 보 다. 세부 으로 살펴보

면, 시간 순서 단 과제 155ms의 수행 수에

서, 수행 만 인 20 이 14명인데, 이들 만

6세 아동이 11명으로 6세 아동의 45.8% 를 차

지하 다. 따라서 만 6세가 되면 시간 순서

단 과제 155ms는 천장 효과를 보여, 이들에

게는 난이도상 히 않은 평가로 생각된다.

시간순서 단과제 75ms의 수행 결과에서는

20 획득 아동이 5명으로 어든 것으로 나

타나, 자극제시시간에 의하여 난이도가 조정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Tallal의

기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 자극제시 시간

이나 자극간 간격의 구성에 따라 과제의 난이

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주

수 변조 탐지 과제 2Hz 검사에서는 주 수 변

조 역치의 최하 수 수에 12명이 분포하

고 있고, 이들 11명이 가장 어린 반 아동

인 만 4세반 아동(57%)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

은 빠른 청각 처리 능력 도구라 할지라도 검

사 특성이나 난이도 평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를 들어, 만 6세 아동의 경우에는 시간

순서 단과제 155ms가 낮은 난이도로 인하여

치 않으며, 만 4세반의 경우에는 주 수

변조 탐지과제 2Hz의 난이도가 높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연령별로 사례수를 충분히 표집하여 연구분석

을 하는 방법도 이러한 논의의 안이 될 것

이다. 아울러, 임상 집단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이도의 문제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언어장애 집단

에 맞는 도구 난이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빠른 청각 처리

능력과 언어발달과의 유의한 련성에 한

지지 증거를 제공하 으며, 이를 통하여 빠

른 청각 처리 능력이 언어 발달을 설명하는

유의한 측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설이 국내 정상 발달 아동 집단 내에서 확인

되었다. 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만 3세와 6세 사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하여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이 유의한 설명력

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 다는데 의의가 있

다. 더욱이, 언어지연 언어장애 아동의 경

우에는, 월령이나 지능의 설명량이 상 으

로 어지고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이 설명해

수 있는 변량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국

내 임상집단을 상으로 확장 연구가 필요하

다. 아울러, 이를 토 로, 국내 정상발달 아동

과 언어장애 아동 집단의 빠른 청각 처리 능

력의 수행 차이에 한 비교 연구 빠른 청

각 처리 능력의 언어장애 변별력에 한 추

가 연구, 빠른 청각 처리 능력을 활용한 치료

로그램의 계발 등도 유용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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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of language development ability and

Rapid Auditory Processing

Joohee Kim Kyungja Oh Kyunghee Lee

Yonsei University Mindbig counseling center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development ability

and rapid auditory processing. 65 preschoolers aged between 4 and 6 years old were administered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and 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in order to measure language

development ability and nonverbal IQ, respectively. In addition, rapid auditory processing was measured by

Auditory temporal order judgement task and Auditory Frequency modulation-detection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ability of preschooler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rapid

auditory processing, measured by Auditory temporal order judgement task and Auditory Frequency

modulation-detection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apid auditory processing ability

significantly predicted language development ability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age and non

verbal IQ.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pid auditory processing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language

development ability for preschool children.

Key words : language development, rapid auditory processing, auditory temporal order judgement task, auditory

frequency modulation-detection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