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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젊은 성인에서 언어능력과 공간능력의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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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젊은 성인에서 언어능력이나 공간능력의 성차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204명의 젊은 성인(남성 

106명, 여성 98명)이었다.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단어유창성과 어휘문제를 사용하였

고, 공간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심적회전검사와 토막짜기를 사용하였다. 언어능력이나 공

간능력의 성차를 신장의 성차와 크기 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참여자의 신장도 측정하

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언어성 검사의 결과를 보면, 단어유창성과 어휘문제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우세하였다. 성차 크기는 단어유창성이 d=-0.27, 어휘문

제가 d=-0.24로 신장의 d=-2.51에 비해 약 10분의 1 수준이었다. 둘째, 공간성 검사의 결과

를 보면, 심적회전검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토막짜기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심적회전검사의 성차 크기는 d=1.35로 신장의 성차 크기에 비해 2분의 1을 

상회하였다. 결론적으로, 단어유창성과 어휘문제에 필요한 언어능력의 성차는 비교적 작으므

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은 되지만 실제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에 심적회

전에 필요한 공간능력의 성차는 상당히 크므로 과학적 관심뿐 아니라 현실적 중요성도 상대

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요어 : 성차, 언어능력, 공간능력, 심적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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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이 여러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은 일상 생활 및 과학적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다. 이러한 성차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확하

게 어떤 심리, 인지, 행동기능에서 성차가 있

는가? 이러한 성차가 어느 정도 크기이며 현실

적으로 중요한 정도인가? 어떤 생물학 및 환경

적 요인에서 이러한 성차가 비롯하는가? 여성

과 남성이 인지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은 성

차 연구에서 지속적 관심을 받아온 주제의 하

나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행을 보이는 

인지검사는 대부분 언어적 능력과 관련되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행을 보이는 인지검

사는 대부분 공간적 능력과 관련된다(Halpern, 

2013; Hyde & Linn, 1988; Voyer, Voyer, & 

Bryden, 1995). 이러한 성차는 수많은 연구들이 

보고한 바 있으므로, 특정 연구의 결과에 집중

하기 보다는 메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

이 전체적 경향성의 파악에 더 유용하다. 먼저 

언어능력을 살펴보면, Hyde(1981)는 27개 연구

의 메타분석에서 여성이 우세하며 효과 크기

는 d=0.24, 즉 4분의 1 표준편차 정도라고 하

였다. 더 많은 언어능력 연구들(n=165)을 포함

시킨 후속 메타분석에서도 여성 우세는 나타

났지만 효과 크기는 d=0.11로 매우 작은 편이

었다(Hyde & Linn, 1988). 언어능력을 유형별로 

세분했을 때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말산

출(speech production) 능력으로 d=0.33이었다. 메

타분석에서 언어능력의 여성 우세가 유의하지

만 크기가 작은 점은 남녀의 언어능력 차이가 

과장된 것이며 현실적 중요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을 낳기도 하였다(Hyde, 2005). 그러나 국

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에서 읽기능력을 분석

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65개국 모두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하였고 효과 

크기는 d=0.44였다(Reilly, 2012; Stoet & Geary, 

2013). 이 결과는 수십만 명의 참여자를 대상

으로 한 점에서 언어능력에서 여성이 남성보

다 우수한 점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공간능력의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

성의 우세가 긍정될 뿐 아니라 언어능력에 비

해 성차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언급한 Hyde(1981)의 메타분석은 

시공간능력을 연구한 10개 연구도 포함하였는

데, 남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 

크기는 d=0.45로 언어기능에 비해 2배 정도 

컸다. Linn과 Petersen(1985)의 메타분석은 공간

지각(spatial perception)과 심적회전(mental rotation) 

영역에서는 남성이 우세하지만 공간시각화

(spatial visualization) 영역에서는 성차가 없다고 

하였다. 심적회전 영역의 성차는 d=0.73으로 3

영역 중 가장 컸다. Voyer 등(1995)이 총 286개

의 공간능력 연구를 12개의 영역으로 세분하

여 메타분석한 바에 따르면 심적회전을 포함

한 8개 영역에서는 남성이 우세하였고, 토막

짜기(block design)를 포함한 4개 영역에서는 유

의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성

차가 큰 것은 역시 심적회전 영역으로 d=0.67

이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읽기, 수

학, 과학의 3교과만을 포함하므로 공간능력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없지만, 수학 교과가 

기하학(geometry)을 포함하는 점에서 부분적으

로 관련된다. 수학 성취도의 결과를 보면 남

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으며 d=0.13이었다

(Reilly, 2012). 효과 크기가 작은 것은 조사 대

상 65개국 중 10개국에서는 오히려 여학생의 

수학 성취도가 높은 것을 반영하였다.

국내의 관련 연구를 보면, K-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WAIS)의 표준화 자료에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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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작성, 전체 IQ 모두에서 남성이 유의하

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의 효

과를 통제한 경우에는 성차가 거의 없었다(통

계적 유의성 여부는 보고되지 않았음; 박영숙, 

염태호, 오경자, 김정규, 이영호, 1992). 소검사 

점수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주지은과 김아영(2010)은 5가지 유형의 공간과

제를 조합하여 만든 지필형 검사를 1,053명의 

젊은 성인에게 실시한 연구에서 남성이 우세

하다고 보고하였다. 김홍근과 김용숙(2015a)은 

16∼69세의 성인 736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

에서 도안유창성(design fluency)에서는 남성이 

우세하지만 단어유창성(word fluency)에서는 유

의한 성차가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용 Rey-Kim 기억검사’ 및 ‘성인용 Rey-Kim 기억

검사-II’의 표준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

면 아동과 성인 모두에서 언어적 기억력의 

여성 우세가 나타났다(김홍근, 김용숙, 2015b, 

2016). 언어적 기억력의 여성 우세는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Kramer, Delis, Kaplan, O’Donnell, & Prifitera, 

1997; Van Der Elst, Van Boxtel, Van Breukelen, 

& Jolles, 2005), 기억력의 우세도 있지만 언어

능력의 우세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러한 가설은 시각적 기억력이나 공간적 

기억력에서는 여성의 우세가 잘 나타나지 않

는 점에서 지지된다(Lewin, Wolgers, & Herlitz,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젊은 성인을 대상

으로 언어능력 및 공간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언어능력은 여성이 남

성보다 우세하고 공간능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세하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의의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성차가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Lippa, Collaer, & Peters, 2010; 

Mann, Sasanuma, Sakuma, & Masaki, 1990; Reilly, 

2012), 한국인 대상으로 인지적 성차를 살펴보

는 것은 외국의 관련 연구로는 대체할 수 없

는 정보를 준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관련 연

구가 매우 부족한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둘

째, 남녀가 언어능력이나 공간능력에서 차이

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 및 진로 선택 

같은 현실적 문제에 함의가 있다. 언어능력이

나 공간능력의 성차가 큰 수준일수록, 언어능

력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예, 작가, 번역가)에

서는 여성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고, 공간능력

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예, 설계, 지도 제작)에

서는 남성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진로 선택에

서 이러한 인지적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교육적으로는 이러한 성차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인지적 성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는 

임상에서 언어능력과 공간능력의 검사를 실시

하고 해석하는 것에도 함의를 가진다. 만약 

성차가 상당히 큰 수준이라면, 남성과 여성의 

점수 해석에서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궁극적으로는 관련 검사에서 남녀의 개별 

규준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계에는 다음 3가지를 특히 고

려하였다. 첫째, 검사 도구로는 WAIS에서 2가

지, WAIS 이외에서 2가지를 사용하여 임상적 

함의를 평가하려는 목적과 성차 자체를 검증

하려는 목적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WAIS

에서는 언어기능과 공간기능의 가장 대표적 

소검사라고 할 수 있는 어휘문제와 토막짜기

를 포함시켰다. WAIS 외에서는 인지능력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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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구에 특히 많이 쓰이는 검사인 단어유창

성과 심적회전검사를 포함시켰다(Halpern, 2013; 

Voyer et al., 1995). 둘째, 인지기능의 성차는 크

기가 작은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검증을 위

해서는 통계적 검증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녀 각 100명 정도의 중규모 표집을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인지능력의 성차에서 중요

한 논점 중 하나는 이러한 차이의 현실적 중

요성이다(Hyde, 1981, 2005). 이는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인 d나 ω2을 통해서 일차

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인지능력의 성

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익숙히 접하는 성차와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인지능력 성차를 신장

의 성차와 크기 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

교는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물리

적 변인을 심리적 변인과 비교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정식의 통계적 비교가 아니고, 단지 언어능력

이나 공간능력에서의 성차가 어느 정도 크기

인지에 관한 ‘직관적’(intuitive) 이해를 돕기 위

함이었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심리학 관련 과

목을 수강중인 대학생들이었으며, 일부는 검

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모집한 대학 및 대학원

생이었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동의하

였으며, 면접에서 주요 신경과나 정신과적 질

환의 병력을 보고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손잡이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산성을 통

제하기 위하여(Willems, Van der Haegen, Fisher, 

& Francks, 2014) 오른손잡이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13 문항으로 구성된 손

잡이 설문지를 실시하고(Chapman & Chapman, 

1987) 한 문항이라도 왼손을 쓴다고 답하거나, 

전체 총점이 7점 이하인 자는 제외하였다. 최

종적으로 연구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남자 106

명과 여자 98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

은 20.7세(SD=2.5), 평균 교육년수는 14.0년

(SD=1.1)이었다. 어휘문제와 토막짜기에 근거

한 단축형 K-WAIS IQ(김중술, 이용승, 이민식, 

1994)의 평균은 110.2(SD=9.9)였다.

측정 도구

측정 도구로는 언어성 검사 2가지, 공간성 

검사 2가지를 사용하였다. 언어성 검사 2가지

는 어휘문제와 단어유창성이었다. 어휘문제는 

WAIS 소검사 중 언어능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단어유창성은 언

어능력의 성차 연구에 많이 사용되며, 말산출

이 개입된 언어성 검사에서 여성 우세가 보다 

현저하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Hyde 

& Linn, 1988). 공간성 검사 2가지는 토막짜기

와 심적회전검사였다. 토막짜기는 WAIS 소검

사 중 공간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심적회전검사는 공간능력

의 성차 연구에 많이 사용되며, 심적회전이 

개입된 공간성 검사에서 남성 우세가 특히 현

저하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Voyer et 

al., 1995). 선정된 4가지 검사를 각각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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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유창성

Benton(1994)이 만든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ㅅ’시

행을 3분간 실시하고 약간의 휴식 후에 ‘ㄷ’시

행을 3분간 실시하였다. 각 시행에서 피검자

가 할 일은 각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가

능한 많이 생각해내어 쓰는 것이었다. 고유명

사, 어미만을 바꾼 동사, 잘 쓰지 않는 외래어,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한 반응은 정답에서 제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Spearman-Brown 공식을 적용한 반분신뢰도는 

.83이었다. 두 번 시행의 정답 수를 합한 것을 

원점수로 사용하였다.

어휘문제

K-WAIS(염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 이

영호, 1992)의 언어성 소검사 중 하나이다. 난

이도 순으로 배열된 총 35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에서 피검자가 할 일은 검사자가 불러준 

단어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뜻을 정확하게 설

명하면 2점, 어느 정도 맞게 설명하면 1점, 틀

리게 설명하면 0점을 준다. 피검자가 연속적으

로 5문항을 틀리게 답하면 중지한다. K-WAIS 

개발자들이 측정한 반분신뢰도는 .93이었다. 원

점수의 가능한 최대값은 70이다.

심적회전검사

Vandenberg와 Kuse(1978)가 발표한 Mental 

Rotation Test를 Peters 등(1995)이 다시 그린 것

을 사용하였다. 1∼13번까지의 문항을 3분간 

실시하고 약간의 휴식 후에 14∼26번까지의 

문항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는 그림 1에 제

시된 바와 같이, 3차원 물체가 보기로 제시되

고 4개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4개의 선택지 

중 2개는 보기로 제시된 물체가 회전되어 그

려진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보기와 다른 물체

이다. 피검자가 할 일은 보기로 제시된 물체

와 동일한 2개의 물체를 선별하는 것이다. 원

래 연구에서 제시된 채점 규칙에 따라 2개를 

다 맞춰야지만 정답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Spearman-Brown 공

식을 적용한 반분신뢰도는 .78이었다.

토막짜기

K-WAIS의 동작성 소검사 중 하나이다. 난

이도 순으로 배열된 총 9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에서 피검자가 할 일은 주어진 토막을 가

지고 그림으로 제시된 모형과 똑 같이 만드는 

것이다. 각 문항에는 제한 시간이 있으며 빠

르게 완성할수록 가산점을 준다. 1∼5번 문항

은 토막 4개, 6∼9번 문항은 토막 9개를 사용

한다. 피검자가 연속적으로 3문항에서 실패하

면 중지한다. K-WAIS 개발자들이 측정한 반분

신뢰도는 .88이었다. 원점수의 가능한 최대값

은 51이다.

그림 1. 심적회전검사의 문항례. 피검자의 과제는 오른편의 4도형 중 어느 2개가 왼편에 주어진 도형과 동

일한지를 선별하는 것임 (그림 출처: Krüger와 Suchan, 2016에서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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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심리학 전공의 학부생들이 검사 실시에 관

해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후에 검사를 실시하였

다. 모든 검사는 피검자를 한 명씩 개별적으

로 참여시켜 조용한 방에서 실시하였다. 채점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검사자가 1차적으

로 채점한 후, 충분한 훈련을 받은 심리학 전

공의 대학원생 2명이 2차적으로 모든 자료의 

채점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언어능력 

및 공간능력에서의 성차를 신장의 성차와 크

기 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피검자의 키

도 측정하였다. 전자식 측정기를 사용하였으

며 피검자가 받침대에 서면 측정 막대가 머리

에 접촉할 때까지 자동으로 내려온 후 멈추었

다. 신장은 cm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이 밖에 피검자들에게 정서와 성

격에 관한 설문지, 지각에 관한 검사, 뇌파 검

사도 시행하였지만, 본 연구와는 무관한 목적

이었으므로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자료 분석

다음 4가지 종류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째, 인구통계학 및 인지기능검사 변인에서 남

녀집단을 독립표집 t검증을 사용하여 비교하

였다. 인지기능검사의 분석에는 원점수를 사

용하였다. 둘째, 인지기능검사 점수 간 비교를 

위하여 4가지 원점수(단어유창성, 어휘문제, 

심적회전검사, 토막짜기)를 각각 T점수(M=50, 

SD=10)로 전환하여 측정 단위를 통일시켰다. 

T점수들에 기반을 둔 mixed ANOVA를 수행하

여 인지기능 점수들 간에 성차 크기를 비교하

였다. 셋째, 인지기능검사들의 수행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 분석에는 원점수

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기능검사 원

점수 4가지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

다. 요인 수는 고유값(eigenvalue) 1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고, 회전 방식은 사각회전인 프로맥

스(Promax)를 사용하였다. 요인점수들에 기반을 

둔 mixed ANOVA를 수행하여 요인간 성차 크

기를 비교하였다. 요인점수는 T점수 단위를 사

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2.0

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5를 기준

으로 하였다. 인지기능 점수를 남녀 간에 비

교하는 독립표집 t검증은 모두 방향성을 예측

한 검증이었다. 즉 언어성 검사인 단어유창성

과 어휘문제는 여성의 우세를 예측하였고, 공

간성검사인 심적회전검사와 토막짜기는 남성

의 우세를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이 검증들에

는 일방향 p를 적용하였다. 그 외의 모든 검증

들에는 양방향 p를 적용하였다. 효과 크기로는 

Cohen’s d(Cohen, 1988)를 보고하였다. d의 공식

으로는 [(M남 - M여)/통합SD]를 사용하였다. 그

러므로 d가 양수이면 남성 우세, 음수이면 여

성 우세를 나타내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 변인의 성차

표 1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성별로 제시되어있다. 연령, 교육년수, 

손잡이, 단축형 K-WAIS IQ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05). 그러

므로 인지능력에서의 성차는 이러한 변인들의 

차이와 무관하였다. 신장에서는 집단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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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컸다, t(202) 

=17.75, p<.001, d=-2.51.

언어능력과 공간능력의 성차

표 2에는 언어능력과 공간능력 검사의 원점

수 평균과 표준편차가 성별로 제시되어있다. 

먼저 언어성 검사의 결과를 보면, 단어유창성

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여성이 남

성보다 우수하였다, t(202)=-1.86, p<.05, d= 

-0.27. 어휘문제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

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였다 t(202)= 

-1.73, p<.05, d=-0.24. 그러므로 두 검사 모두

에서 예상했던 방향의 성차가 있었다. 

다음으로 공간성 검사의 결과를 보면, 심적

회전검사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남

성이 여성보다 우수하였다, t(202)=9.65, p< 

.001, d=1.35. 토막짜기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202)=-.93, ns, d=-0.12. 그러

므로 심적회전검사에서는 예상했던 방향의 성

차가 있었지만 토막짜기에서는 없었다.

T점수의 성차

네 개의 인지기능 점수를 각각 T점수로 전

환하였다. 그림 2에는 T점수들의 평균이 성별

로 제시되어있다. T점수들에 기반한 2번의 

ANOVA를 실시하였다. 첫째, 단어유창성과 어

휘문제가 반복측정변인, 성별이 독립변인인 

mixed ANOVA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202)=0.01, ns. 그러

므로 두 언어성 검사에서의 성차는 유사한 크

기였다.

둘째, 심적회전검사와 토막짜기가 반복측정

변인, 성별이 독립변인인 mixed ANOVA를 실

시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02)=87.85, p<.001. 이 결과는 심적회전검사

에서는 성차가 유의한 반면에 토막짜기에서는 

성차가 없음을 반영하였다.

남성(n=106) 여성(n=98)

M SD M SD

연령(세) 20.7 2.7 20.7 2.4

교육수준(년) 13.9 1.1 14.2 1.1

손잡이(max=13) 12.4 1.2 12.6 1.0

신장(cm) 173.4 5.2 160.1 5.4

단축형 K-WAIS IQ* 109.7 11.0 110.7 8.5

*김중술 등(1994)의 공식에 의거하여 산출함.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남성(n=106) 여성(n=98)

M SD M SD

단어유창성 46.5 11.8 49.7 12.3

어휘문제 43.7 6.9 45.2 5.4

심적회전검사 12.5 4.6 7.1 3.2

토막짜기 41.2 7.4 42 5.4

표 2. 인지기능검사 원점수의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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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및 요인분석

네 개의 인지기능검사 원점수 간에 Pearson 

상관을 분석하였다. 단어유창성과 어휘문제는 

r=.16, p<.05, 심적회전검사와 토막짜기는 r= 

.35, p<.01, 단어유창성과 토막짜기는 r=.30, 

p<.01로 각각 상관이 유의하였다. 단어유창성

과 심적회전검사는 r=.05, 어휘문제와 심적회

전검사는 r=-.05, 어휘문제와 토막짜기는 r= 

.14로 각각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네 개의 인지기능 점수를 대상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을 보면 공

간성 검사들은 부하(loading)계수가 높지만, 언

어성 검사들의 부하계수는 낮았다. 반면에 요

인 2를 보면 언어성 검사들의 부하계수가 높

지만, 공간성 검사들의 부하계수는 낮았다. 2

개의 요인을 합쳐 전체 변량의 65.7%를 설명

할 수 있었다.

그림 3에는 요인 1(공간능력)과 요인2(언어능

력)의 T점수 평균이 성별로 제시되어있다. 두 

개의 요인점수가 반복측정변인, 성별이 독립변

인인 mixed ANOVA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02)=52.26, p<.001. 

공간능력 요인점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

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t(202)=4.76, 

p<.001, d=0.67. 언어능력 요인점수에서도 집

단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요인부하계수

변인 1 2

단어유창성 .219 .663

어휘문제 -.221 .807

심적회전검사 .872 -.242

토막짜기 .723 .322

고유값 1.527 1.101

설명변량(%) 38.2 27.5

누적변량(%) 38.2 65.7

표 3. 인지기능검사 점수의 요인분석 결과

***p<.001.

그림 3. 남성과 여성의 요인점수 평균. 오차막대는 1

SE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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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남성과 여성의 T점수 평균. 오차막대는 1

SE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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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t(202)=-3.97, p<.001, d=-0.56.

논  의

언어능력과 공간능력의 성차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젊은 성인을 대상

으로 언어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하고 

공간능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세하다는 가설

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언어능력의 성차는 단

어유창성과 어휘문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

며, 공간능력의 성차는 심적회전검사와 토막

짜기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영역의 결과

를 보면 단어유창성과 어휘 문제 모두에서 여

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네 검사의 

요인분석에서 언어성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점수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성차 크기를 보면 단어유창성이 d= 

-0.27, 어휘문제가 d=-0.24로 신장의 d=-2.51과 

비교하였을 때 약 10분의 1이었다. 그림 4는 

정규 곡선을 사용하여 d를 나타낸 것으로 단

어유창성과 어휘문제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매우 광범위하게 중복함을 볼 수 있다. 

언어능력의 성차가 유의는 하지만 크기가 작

은 점은 여러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일치하다

(Hyde, 2005; Hyde & Linn, 1988). 언어능력의 

여성 우세가 문화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공

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과학적 관심을 정당

화시킬 만큼 충분히 흥미롭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어떤 생물학 및 환경적 요인과 관련되

는지에 관해서도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반

면에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이므로 현실적 중

그림 4. (A), (B), (C), (D)는 각각 0.27, 0.24, 1.35, 2.51 SD가 떨어져 있는 2개의 정규 곡선임.

이는 각각 단어유창성, 어휘문제, 심적회전검사, 신장의 성차 크기에 유사한 차이임.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64 -

요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남

녀의 진로 선택에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거

나, 임상 평가에서 남자와 여자의 개별적 규

준이 반드시 요구될 만큼의 크기는 아니다.

둘째, 공간 영역의 결과를 보면, 심적회전검

사에서는 남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에, 토막짜기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토

막짜기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남성이 높게 나

타난 경우와 성차가 없는 경우가 혼재한다

(Irwing, 2012; Lynn & Dai, 1993; Snow & 

Weinstock, 1990; Voyer et al., 1995). 아마도 심

적회전검사는 공간적 전략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에 토막짜기는 공간적 및 분석적(analytical) 

전략이 모두 가능한 점이 심적회전검사에서 

성차가 보다 뚜렷한 이유일 수 있다(Harris, 

Hirsh-Pasek, & Newcombe, 2013). 네 검사의 요

인분석에서 공간성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점수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심적회전검사의 성차 크기를 보면 d= 

1.35로 단어유창성이나 어휘문제의 성차에 비

해 약 5배 정도 컸으며, 신장의 성차와 비교

해서는 2분의 1을 상회하였다. 그림 4의 정규 

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심적회

전 점수는 상당히 분리되어있다. 심적회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조사 대상이 된 53개

국 모두에서 남성이 우세하였고(Lippa et al., 

2010), 성차 크기도 인지능력 중에서 가장 높

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Linn & Petersen, 

1985; Voyer et al., 1995). 예를 들어 캐나다, 독

일, 일본 대학생들의 비교 연구에서는 d가 각

각 0.95, 0.91, 0.96인 것으로 나타났다(Peters, 

Lehmann, Takahira, Takeuchi, & Jordan, 2006). 그

러므로 심적회전에 필요한 공간능력은 현실적 

중요성이 있다고 할 만큼의 성차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심적회전이 많이 요

구되는 업무(예, 건축 설계, 3차원 디자인, 지

도 제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우

수한 적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심적회전검

사를 임상에서 사용한다면 성차가 지수점수 

단위(M=100, SD=15)로 20점(=15x1.35)에 이르

므로 남녀의 규준을 따로 제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인지능력 성차의 가능한 원인

인지능력의 성차는 생물학 및 환경적 요인

이 모두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agly & Wood, 2013; Miller & Halpern, 2014).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여성은 언어성 반구인 

좌반구가 보다 발달되어 있으며, 남성은 공간

성 반구인 우반구가 보다 발달되어 있다는 가

설이 제안된 바 있다(Springer & Deutsch, 1998). 

그러나 기능적 신경영상 연구에서 이러한 가

설을 지지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편이다

(Sommer, Aleman, Bouma, & Kahn, 2004). 예를 

들어, Halari 등(2006)이 단어유창성과 심적회전 

과제를 하는 동안의 뇌활동을 fMRI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두 과제 모두에서 성차가 없었다. 

다른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태아기에 남성호르

몬(androgen)에 노출되는 것이 뇌발달을 ‘남

성화’시켜 공간능력을 높인다는 가설이 있다

(Hines, 2010). 이 가설은 선천성부신과다형성증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으로 남성호르몬에 

과다 노출된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보다 공간

력이 높다는 점에서 지지되며 메타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Puts, McDaniel, Jordan, & Breedlove, 

2008). 또한 이란성 쌍생아들 중 다른 쌍생아

가 남성인 여성들이 다른 쌍생아가 여성인 여

성들에 비해 심적회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보고에서도 지지된다(Heil, Kavš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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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ke, Beste, & Jansen, 2011; Vuoksimaa et al., 

2010). 이 밖에 남성 및 여성 호르몬 체내 농

도의 개인차가 언어능력 및 공간능력의 개인

차와 관련된다는 가설도 제안된 바 있지만 지

지 증거는 약한 편이다(Puts et al., 2010). 

환경적 영향의 일반적 예를 들면 남아가 여

아에 비해 조립식 장난감이나 비디오 게임과 

접촉하는 기회가 더 많은 것이 공간능력의 개

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남아보

다 여아에게 사회적 친밀성을 보다 강조하는 

양육 방식은 여아의 언어능력 개발에 유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회경제

적 수준이 성차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Lippa 등(2010)이 심적회전의 성차에서 53개국

의 자료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경제 개발 수

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차가 더 큰 경향이 

있었다. 이는 경제 개발이 높아져 학습 기회가 

많아질수록 남성의 공간능력은 많이 향상되는 

반면에, 여성의 공간능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만 향상되는 것에서 비롯할 수 있다. Levine, 

Vasilyeva, Lourenco, Newcombe과 Huttenlocher 

(2005)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중간인 계

층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간력이 높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성차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을수록 남아들이 자신의 공간력을 더 

많이 개발시키기 때문일 수 있다. ‘언어능력은 

여성이 더 뛰어나고, 공간능력은 남성이 더 

뛰어나다’는 성고정관념(gender stereotype)도 성

차에 영향을 주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적회전검사를 하기 전에 ‘남성이 더 

잘한다’는 정보가 주어진 여성들은 ‘여성이 

더 잘한다’는 정보가 주어진 여성들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다(Moè, Meneghetti, & Cadinu, 

2009). 방향은 반대이지만 유사한 성고정관념 

효과가 남성의 단어유창성 수행에서도 보고되

었다(Hirnstein, Freund, & Hausmann, 2015).

제한점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으로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

로 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주

의를 요한다. 특히 단어유창성이나 어휘문제

는 성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표집이나 

연령대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인 16∼69세의 성인 736명의 자료

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단어유창성의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김홍근, 김용숙, 2015a). 이 결

과는 본 연구와는 단어유창성의 시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거나, 고연령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기 때문에 여성 우세의 성

차가 발견되기 어려운 점이 원인일 수 있다. 

둘째, 언어능력과 공간능력은 각각 여러 세부 

요소들로 구성되며 검사에 따라 강조하는 세

부 요소가 다르다(Harris et al., 2013; Hyde & 

Linn, 1988).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언어성 및 공간성 검사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 자체에서도 심적회전

과제의 성차 결과는 토막짜기의 성차에 일반

화될 수 없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언

어능력과 공간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세부 요

소들 중 어느 것에서 성차가 있고 어느 것에

서 없는 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단어유창성과 어휘문제에 필요한 언

어능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하며, 심

적회전에 필요한 공간능력에서는 남성이 여성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66 -

보다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단어유창성과 어

휘문제의 성차는 크기가 작아서 과학적 연구

의 대상은 되지만 실제적 중요성은 비교적 낮

은 편이다. 반면에 심적회전에서의 성차는 상

당히 크므로 과학적 관심뿐 아니라 현실적 중

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능력의 여성 우세와 공간

능력의 남성 우세가 서구 문화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횡문화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차가 어떤 생물학 및 환경적 요인과 관련되

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불문명한 점이 많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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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and to what extent Korean young men and women 

differ in their verbal and spatial ability. To this end, 204 Korean adults (106 men, 98 women) were 

tested on two verbal tests, Word Fluency and Vocabulary, and two spatial tests, Mental Rotation and 

Block Design. The height of each participant was also measured to compare the magnitude of sex 

differences in verbal and spatial ability to that of height.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Korean 

young women were superior to their male counterparts in both verbal tests. The effect size for Word 

Fluency was d=-0.27 and that for Vocabulary was d=-0.24, approximately amounting to 1/10 of the 

effect size for height, d=2.51. Second, Korean young men were superior to their female counterparts in 

Mental Rotation but equal to them in Block Design. The effect size for Mental Rotation was d=1.35, 

slightly exceeding 1/2 of the effect size for height. In conclusion, sex differences in verbal ability, probed 

by Word Fluency or Vocabulary, are relatively small and thus may be of scientific, but not necessarily 

practical, significance. In contrast, sex differences in spatial ability, probed by Mental Rotation, is 

relatively large and thus, may be of both scientif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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