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아동의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연구

이지영·이승환
(의정부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영·이승환 . 심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아동의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연구 . 언어청각장애

연구 , 20 0 0 , 제5권 , 제2호 , 15 9- 17 5. 본 연구에서는 심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아동 20

명을 대상으로 자음지각검사와 자음산출검사를 실시하여 (1) 자음지각에서 나타나는 특성,

(2) 자음산출에서 나타나는 특성, 그리고 (3) 청력손실,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따라 자음의 지각정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조음위치자질

보다 조음방법자질의 지각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음의 산출정확도에 있어서는 모음

환경,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음절 내 위치에 따라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조음방법자질보다 조음위치자질의 산출정확도가 유의하게 높

았다. 그리고 PTA, 자음의 지각정확도 및 자음의 산출정확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Ⅰ. 서 론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는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CN VIII)에서 중추신경계에 이르는 부

위의 병변으로 발생한다. 이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난청정도

도 경도(mild)부터 심도(profound)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청각장애가 심할 경우

에는 말지각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말산출에 비정상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Bamford & Saunder s , 1985; Carney & Moeller , 1998).

심도 청각장애아동의 말산출 능력은 말지각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심한 청각

장애를 가졌더라도 잔청을 충분히 활용하여 말지각 능력을 높여주면 명료도가 향상될 수 있

다(Berg , 1976). 청각장애아동은 보통 시각, 촉각, 잔청 등을 동원해서 말산출을 배운다. 시각

이 조음위치와 모음의 지속시간 등을, 촉각이 크기와 모음의 지속시간 등을 지각하는데 도움

을 주기는 하지만 모음과 자음의 지각은 결정적으로 청각에 의존하게 된다(Ling & Ling,

1978; Calvert & Silverman, 1983). 청각장애아동의 말지각 능력에 대한 연구들(Boothroyd,



1984; Martony et al., 1972)은 심도 청각장애아동이 수행정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말지각

시 음향학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도 청각장애아동이 말의 시각

적인 지각보다 청- 시각적인 지각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 연구결과들은(Erber , 1972; Bu sby et

al., 1988) 이들이 말을 지각하는데 음향학적인 단서를 사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아동은 조음뿐만 아니라 음성, 운율, 말속도 등 말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서 문제를 보인다. 따라서 청각장애아동들에 대한 치료는 다양한 성도움직임과 함께

발성을 증가, 음성·음소목록 증가, 명료도 증가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Carney & Moeller , 1998). 이 중에서 명료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장 실제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말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초분절적인 요소보

다는 분절적인 요소가, 모음보다는 자음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Markides, 1970; McGarr

& Osberger , 1978). 이것은 청각장애아동의 명료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분절적인 요소보

다는 분절적인 요소에, 모음보다는 자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PT A (Pure T one Average)는 청각장애아동의 말산출을 예견하는 가장 좋

은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력손실의 정도와 말산출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청력손실이 심도에 달할 때에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계가 깨어진다. 청각

장애아동의 청각적인 능력과 말산출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Erber & Alencewicz, 1975;

Markides , 1983; Monsen, 1978; Weisel & Reichstein , 1989)은 대부분 청력손실과 말지각 또

는 청력손실과 말산출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연구마다 사용한 과제가

다르므로 청력손실과 말지각 또는 청력손실과 말산출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

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심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아동의 PT A, 말지각 및 말산출 간의 관계를

자음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다면 PT A,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의 특

징을 분석하고 청력손실,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모음

환경, 음절 내 위치,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조음위치자질

과 조음방법자질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PT A와 자음지각, PT A

와 자음산출 및 자음지각과 자음산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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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난청이고, 더 좋은 쪽 귀의 PT A가 91 dB 이상인 심도(ANSI, 1989) 청각

장애아동이었다. PT A는 0.5, 1, 2 KHz에서의 순음청력역치를 4분법으로 계산한 값을 사용하

였다. 모두 언어이전시기에 청력을 손실하였으며 한쪽 또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

었다. 보청기의 착용기간은 5- 10년이었고, 보청기의 종류는 모두 귀걸이형이었다. 교사의 보

고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청각장애 이외에 감각장애, 인지

장애, 말기관의 기질적·기능적 장애, 행동장애 등을 나타내지 않으며, 글씨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교정 전과 후에 더 좋은 쪽 귀의 PT A 평균은 각각 98.3 dB 및 68.5 dB였다.

2 . 검사도구

목표음소는 우리나라의 자음 중 초성위치에서 산출이 가능한 18개의 자음과 종성위치

에서 산출이 가능한 7개의 자음이었다. 각 자음을 3개의 모음(/ a/ , / u/ , / i/ )과 결합시켜 초성

자음 54 (18×3)개와 종성자음 21 (7×3)개를 포함하는 75개의 무의미 1음절어를 만들었다.

75개의 목표음소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서로 다른 순서를 가진 5개의 테잎자료와 카드세트를

만들어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3 . 연구절차

가 . 자료수집

모든 검사는 소리의 반사가 없는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한 명에게

걸리는 소요시간은 15- 35분이었다. 자음지각검사시에는 스피커로부터 1 m 떨어진 의자에 앉

아 75 dB A의 강도로 제시되는 말자극을 듣고 글자로 쓰게 하였다. 아동의 반응은 검사자가

미리 준비한 반응기록지에 기록하였으며, 아동의 반응이 목표음과 일치하면 + 를, 일치하지

않으면 반응음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검사에 앞서 60 dB A에서 말자극을 들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검사가 적어도 15 dB SL을 확보하고 실시되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

한 것이었다(Most & Frank, 1991).



자음산출검사시에는 카드로 제시되는 글자자극을 읽게 하였으며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

음하였다. 그리고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이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

작위로 선택하여 아동의 산출자료를 전사하였다. 두 전사자의 자료전사 신뢰도를 측정한 결

과 .93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나 . 자료평가

자음지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각검사에서의 아동반응을 개별자음(자음지각정확

도), 조음위치자질(위치지각정확도) 및 조음방법자질(방법지각정확도)별로 정반응율을 계산

하여 지각정확도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음소 가 (연구개폐쇄음)를 다 (치조폐쇄음)로

반응한 경우 음소와 조음위치자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오반응이지만, 조음방법자질을 기

준으로 했을 때에는 정반응이 된다.

자음산출 능력 평가 역시 개별자음(자음산출정확도), 조음위치자질(위치산출정확도) 및

조음방법자질(방법산출정확도)의 산출정확도를 구하였다. 이것은 각각 음소, 조음위치자질

및 조음방법자질을 기준으로 정반응율을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목표음소 바 (양순폐쇄

음)를 마 (양순비음)로 반응한 경우 음소와 조음방법자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오반응이

지만, 조음위치자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정반응이 된다.

4 . 자료분석

먼저 모음환경, 음절 내 위치,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에 따라 자음의 지각정확도에 차이

를 보이는지 또한 산출정확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조음위치자질과 조음방법자질의 지각정확도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산

출정확도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두 종속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청각장애아동의 PT A, 자음의 지각정확도 및 산출정확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서 Pear son 단순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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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청각장애아동의 자음지각분석

가 .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지각분석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1>과 같

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 1>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 a/ / u/ / i/ 전체

초성
평균 5.56 3.33 4.44 4.44

표준편차 5.10 4.56 4.63 4.78

종성
평균 8.57 7.14 5.71 7.14

표준편차 11.73 11.82 8.55 10.68

전체
평균 7.06 5.24 5.08

*
표준편차 9.05 9.05 6.81

* 각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를 구성하는 자음의 수가 다르므로 전체 퍼센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일
치하지 않음

나 .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지각분석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2>와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3.17, p < .05),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양순음과 경구개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 2>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전체

평균 8.61 4.00 1.11 6.67 3.33 4.74

표준편차 9.45 4.27 3.42 6.84 10.26 7.68



다 .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지각분석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3>과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4.20, p < .05),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파찰음과 유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 1>은 조음방법에 따른 자

음지각정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초성에서 폐쇄음, 마찰음 및 파찰음의 상관계열에

대한 자음지각정확도의 평균은 격음(6.67 %)에서 가장 높았고 연음(4.33 %), 경음(2.33 %)의

순이었다. 상관계열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 3>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전체

평균 6.53 1.67 1.11 6.00 7.50 4.56

표준편차 4.25 5.44 3.42 6.81 10.08 6.84

<그림 - 1>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

라 . 조음위치자질과 조음방법자질 간의 지각 비교분석

전체 목표음소에 대한 위치지각정확도와 방법지각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종속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 .53, p < .001).

전체 목표음소에 대한 위치지각정확도와 방법지각정확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 결과는

<표 -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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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위치지각정확도와 방법지각정확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t

위치지각정확도 17.00 4.66
- 4.532* * *

방법지각정확도 24.53 8.34

***p < .001

2 . 청각장애아동의 자음산출분석

가 .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산출분석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5>와 같

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음환경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 = 7.87, p < .001),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 a/ 와 / u/ , / a/ 와 / i/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절 내 위

치의 효과 및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 5>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 a/ / u/ / i/ 전체

초성
평균 36.39 25.56 26.39 29.44

표준편차 19.37 17.04 14.29 17.46

종성
평균 48.57 27.86 27.14 34.52

표준편차 25.56 24.29 20.15 25.13

전체
평균 42.48 26.71 26.77

*
표준편차 23.22 20.75 17.25

* 각 모음환경과 음절 내 위치를 구성하는 자음의 수가 다르므로 전체 퍼센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일
치하지 않음

나 .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산출분석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6>과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6.29, p < .001),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양순음과 경구개음, 경구개음과 후두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 6>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전체

평균 43.61 30.83 12.78 22.00 45.00 30.84

표준편차 16.94 15.70 16.23 24.19 40.86 27.22

다 .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산출분석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7>과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6.291, p < .001),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마찰음과 유음, 파찰음과 비음, 파찰음과 유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림 - 2>는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초성에서 폐쇄음, 마

찰음 및 파찰음의 상관계열에 대한 자음산출정확도의 평균은 경음(30.33 %)에서 가장 높았고

격음(24.17 % ), 연음(20.67 %)의 순이었다. 상관계열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표 - 7>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전체

평균 30.97 21.11 12.78 38.78 51.67 31.06

표준편차 16.10 18.35 16.23 27.51 26.44 25.10

<그림 - 2>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산출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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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조음위치자질과 조음방법자질 간의 산출 비교분석

전체 목표음소에 대한 위치산출정확도와 방법산출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종속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37, p < .001).

전체 목표음소에 대한 위치산출정확도와 방법산출정확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 결과는

<표 - 8>과 같다.

<표 - 8> 위치산출정확도와 방법산출정확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t

위치산출정확도 56.80 16.23
3.368* * *

방법산출정확도 52.47 16.98

***p < .001

3 . 청각장애아동의 청력손실 ,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간의 관계분석

PT A , 자음지각정확도 및 자음산출정확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 son 단순적률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PT A와 자음지각정확도, PT A와 자음산출

정확도, 자음지각정확도와 자음산출정확도 간에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은 청각장애아동이 자음지각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었다.

모음환경에 따른 자음의 지각정확도를 살펴보면 / a/ 와 결합된 자음이 가장 높았고 / u/

와 결합된 자음, / i/ 와 결합된 자음의 순이었다. 분산분석을 했을 때 모음환경의 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의 지각정확도를 살펴보면 초성과 종성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CV보다 VC 구조에서 자음을 판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고한

Owen s et al. (1972)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우리나라 종성자음의 특성상 두 가지 측면에



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음이 종성위치에서 단지 7개의 말소리만 실현되

기 때문에 판별해야 하는 선택항목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개개의 음가를 정확

히 지각하지 못해도 정반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종성자음이 마찰

음과 파찰음이 없이 폐쇄음, 비음 및 유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아동이

지각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보이는 마찰음과 파찰음이 제외된 결과 종성자음의 지각정확도

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의 지각정확도를 살펴보면 양순음이 가장 높았고 연구개음, 치조

음, 후두음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경구개음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음위치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양순음과 경구개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순

음과 연구개음은 청각적으로 비교적 지각하기 쉬운 폐쇄음과 비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

각정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후두음은 마찰음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각정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치조음은 폐쇄음과 유음 외에 마찰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체 지각정확도가 상쇄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의 지각정확도를 살펴보면 유음이 가장 높았고, 폐쇄음과 비음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마찰음과 파찰음이 가장 낮았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음방법의 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유음과 파찰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성성과 비음성에 대

한 정보는 보통 800 Hz 이하에 있고(Liberman, 1957), 청각장애아동은 저주파수 대역을 상대

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음과 비음에서 지각정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유음은 모음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음으로서 비교적 저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강도의 포먼트를 가지므로 지각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양순폐쇄음은

비음처럼 주파수대가 낮은 곳에 형성되고, 치조폐쇄음은 비교적 높게, 연구개폐쇄음이 다양

하게 형성되긴 하지만(정동빈, 1990), 일반적으로 폐쇄음은 마찰음이나 파찰음에 비해 비교

적 낮은 주파수대에 위치하므로 마찰음이나 파찰음보다 지각정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파찰음이나 마찰음의 잡음 주파수는 매우 높게 형성되므로 지각정확도가 가장 낮

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 s/ 의 음향학적인 에너지 대부분이 3000 Hz 이상에 집중적으로 분

포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아동이 / s/ 를 듣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상관계열에 따

른 자음의 지각정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음위치자질과 조음방법자질의 지각정확도를 살펴보면 조음위치자질보다 조음방법자

질의 지각정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청각장애아동

이 조음위치자질보다 조음방법자질을 더 잘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Busby et al.

(1988)과 Flynn et al. (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음방법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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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의 전체적인 분포로부터, 조음위치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모음의 전이(transition ),

특히 F 2의 전이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청각장애아동은 비교적 높은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F 2를 지각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짧은 순간에 역동적으로 변하는 전이를

포착하여 지각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반면에 전체적인 주파수 분포의 특징을 통

해 조음방법의 특징을 지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고, 이러한 결과 조음위치자질보다 조

음방법자질의 지각정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청각장애아동이 자음산출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었다. 모음환경에 따른 자음의 산출정확도를 살펴보면 / a/ 와 결합된 자음이 가장

높았고 / u/ 와 결합된 자음, / i/ 와 결합된 자음의 순이었다. 분산분석을 했을 때 모음환경의 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 a/ 와 / u/ , / a/ 와 / i/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어떤 모음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자음의 산출정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청각장애아동이 보이는 모음산출의 오류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모음은 음절의

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접한 자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므로, 부정확한 모음의 산출은 청자

가 모음뿐만 아니라 자음을 잘못 지각하도록 이끌 수 있다(Monsen, 1976). Mangan (1961)과

Nober (1967)는 청각장애아동이 대체로 전설모음보다는 후설모음을, 중·고모음보다는 저모

음을 더 정확히 산출한다고 보고하였다. Boone (1966)도 농인 사람은 혀의 위치를 입 속에서

매우 뒤로, 낮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설모음과 고모음보다는 후설모음과 저모음을 더 잘

산출한다고 하였다. / a/ 는 [+후설성]과 [+저설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 u/ 나 / i/ 에

비해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쉬웠고, 이러한 특성이 / a/ 와 결합된 자음의 산출정확도를 상

대적으로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음의 산출정확도를 살펴보면 초성과 종성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braham (1989)과 Boothroyd (1985)는 낱말 시작보다 낱말 끝 위치에 있는

자음을 산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대치되는 것으로,

앞서 기술한 우리나라 종성자음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자음은

종성위치에서 7개의 말소리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판별해야 하는 선택항목 자체가 적고,

마찰음과 파찰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의 음가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해

도 정반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청각장애아동이 산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말소리

가 제외되므로 상대적으로 종성자음의 산출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의 산출정확도를 살펴보면 후두음과 양순음이 가장 높았고, 치조

음과 연구개음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경구개음이 가장 낮았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음

위치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양순음과 경구개음, 경구개음과 후두음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Nober (1967)의 연구에서도 양순음과 함께 후두음의 산출점수가 치조음, 경구개

음 및 연구개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후두음은 조음위치상 시각적으로 지각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마찰음을 포함하므로 청각적으로도 지각하기 어려운 말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후두음의 산출정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후두음의 산출이 혀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Huntington et

al. (1968)은 혀운동이 입술운동보다 어렵고 청각장애아동의 혀움직임이 정상아동에 비해 떨

어진다고 하였다. 후두음이 치조음, 경구개음 및 연구개음에 비해 혀의 정교한 움직임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후두음의 산출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하나는 / h/ 는 다른 자음처럼 고유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날숨을

강하게 함으로써 모음 속에 무성마찰음으로 섞여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h/ 는 상당한 압

력을 가진 공기가 뒤의 모음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음성기관을 지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말

소리로, 모음을 강한 무성으로 시작할 때에 나타난다(Gim son , 1980). 따라서 말산출에 대한

과도한 모델링으로 강한 날숨이 학습되었거나 검사동안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강하게 숨을

내쉼으로써 후두음의 산출정확도를 높였을 수 있다. 양순음의 산출정확도가 높았던 것은

Abraham (1989), Nober (196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들은 양순음의 높은 수행을 보

고하며 양순음이 시각적으로 지각하기 쉽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양순음은 시각적인 정

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청각적으로 지각하기 쉬운 폐쇄음과 비음으로 이

루어져 있고, 혀의 움직임이 필요치 않으므로 산출정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조음위치 중에서 경구개음의 산출정확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조음방법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연구개음은 폐쇄음과 비음을 포함하는 데 반해 경구개음은 파찰음을 포

함하고 있다. 연구개음과 경구개음은 모두 시각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지만, 파찰음은 폐쇄음

이나 비음에 비해 청각적인 지각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구개음의 산출정확도가 연

구개음에 비해 더 낮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의 산출정확도를 살펴보면 유음이 가장 높았고, 비음과 폐쇄음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마찰음과 파찰음이 가장 낮았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음방법의 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마찰음과 유음, 파찰음과 비음, 파찰음과 유음 간에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유음과 비음은 자음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대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양순

음과 치조음이 75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적·시각적인 지각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산출정확도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폐쇄음은 마찰음과 파찰음에 비

해 저주파수 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순음과 치조음이 66.67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마찰음과 파찰음에 비해 청각적·시각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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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확도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찰음과 파찰음은 3000 Hz 이상의 고주파대역에서 잡

음 주파수의 특징을 보인다. 또 / h/ 와 파찰음은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 s ,

s / 도 위아랫니를 거의 맞물어 조음해야 하므로 다른 치조음에 비해 시각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마찰음과 파찰음은 청각적인 지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음위치의 특성상 시각적

인 정보를 많이 간직하고 있지 못하므로 산출정확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관계

열에 따른 자음의 지각정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폐

쇄음에서는 경음(47.22 % )의 수행이 가장 높고 격음(26.11 %)과 연음(25.00 %)이 비슷하게 낮

았던 것에 반해서 마찰음에서는 연음(16.67 %)이 가장 높고 경음(9.33 % )이 낮았으며, 파찰음

에서는 격음(18.33 % ), 연음(11.67 %), 경음(9.33 %)의 순이었다. 청각장애아동의 말산출을 음

운변동 측면에서 조사한 연구들(Abraham , 1989; Oller et al., 1978)은 청각장애아동에게서 더

어린 정상아동이 사용하는 음운변동이 발견된다고 보고하였다. 폐쇄음의 경음화는 이러한

음운변동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출에 어려움이 많은 마찰음과 파찰음에서

는 이런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조음위치자질과 조음방법자질의 산출정확도를 살펴보면 조음방법자질보다 조음위치자

질의 산출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조음위치자

질보다 조음방법자질의 지각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대조적이다. 앞서 기술하였듯

이 청각장애아동은 조음방법자질보다 조음위치자질을 청각적으로 지각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인다. 한편 시각적인 정보는 자음의 조음방법자질보다 조음위치자질을 지각하는 데에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청각장애아동은 시각적인 지각에서 정상아동이나 고도 청각장애아동

과 비슷한 수행을 보인다(Busby et al., 1988; Erber , 1972; Hack & Erber , 1982). 청각장애아

동은 청각적인 지각보다 시각적인 지각능력이 우수하므로 전자를 통한 조음방법자질의 지각

보다 후자를 통한 조음위치자질의 지각이 우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음위치자질의 산출정확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은 청각장애아동의 청력손실,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간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PT A, 자음의 지각정확도 및 자음의 산출정확도 간

에 어느 쌍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목표음소에 대한 자음의 산출정

확도(14.67- 70.67 %)는 자음의 지각정확도(2.67- 12.00 % ) 및 PT A (92.5- 108.8 dB)의 범위에

비해 폭넓게 나타났다.

먼저 PT A와 자음의 지각정확도에 대한 산포도를 살펴보면 PT A와 자음의 지각정확도

모두 비슷하게 낮은 극단값을 보였다. 반면 Erber (1974)는 PT A와 말지각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심도 청각장애아동이 넓은 범위의 말지각 능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 일

음절어를 사용하여 자음의 지각을 검사하였다. 자음을 지각하는 것은 말지각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특히 일음절어는 다음절어로 구성된 낱말에 비해 판별하기가 어렵다

(Erber , 1974; Geer s, 1994). 반면 그의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지각한 낱말의 퍼센트와 강세패

턴을 정확하게 지각한 낱말의 퍼센트를 점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과제가 본 연구에 비해

훨씬 쉬웠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심도의 청력손실의 범위 내에서도 말지각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PT A와 자음의 산출정확도에 대한 산포도를 살펴보면 PT A는 비슷하게 낮은 반면 자

음의 산출정확도는 넓게 퍼져 있었다. 이것은 PT A로 심도 청각장애아동의 말산출을 예견할

수 없다는 여러 연구들(Monsen, 1978; Weisel & Reichstein , 1989)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

은 PT A가 이들의 말산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들의 다양한 말산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Markides , 1983).

자음의 지각정확도와 산출정확도에 대한 산포도를 살펴보면 자음의 지각정확도는 비슷

하게 낮은 반면 자음의 산출정확도는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다. Boothroyd (1984)는 명료도

와 말지각 간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55- 74 dB, 75- 89 dB, 90- 104 dB, 105- 114 dB, 115- 124 dB

의 집단에서 청력손실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에도 명료도와 말지각능력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말산출을 나타내는 점수로 명료도를 사용하였고,

말지각을 나타내는 점수로 음절패턴, 모음, 자음의 유성·지속성 및 자음의 조음위치에 대한

폐쇄형 검사결과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아동의

지각수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음지각을 무의

미 일음절어로 검사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음지각의 수행이 심도의

청력손실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낮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자음산출은 비교적 넓은 범위

에 걸쳐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각장애아동이 자음을 청각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 자음을 정

확하게 산출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억양의 청각적인 지각과 산출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결과(Most & Frank,

1991)와 대조적이다. 억양의 지각은 대부분 청각적인 지각에 의존하게 되므로 청각적인 지각

과 산출 간에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음의 경우에는 청각

적인 지각 외에 여러 요인들을 통합하여 산출을 학습하게 되므로 자음의 청각적인 지각과 산

출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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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아동의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연구

AB ST RA CT

A Study of Con son an t P er cept ion an d Pr oduct ion
by Childr en with Pr ofound Sen sor in eur a l Hear ing Los s

Ji Y oung Lee * (Dept . of Rehabilitation Medicine,

Uijongbu St. Mary s Hospital)

S eung H w an Lee (Professor Emeritus , Ewha Womans University)

T 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con sonant perception and pro-

duction in Korean by children with profound sen sorineural hearing los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ships among the consonant perception , consonant production , and

degree of the hearing loss. T wenty hearing - impaired children (HI), whose ages ranged

from 7 to 13 year 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 All of the subject s were given two

test s : the consonant perception and production test . T he result s of the experiment s w ere

as follow s : (1) HI s perception scores of con sonant s w 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articulation places and articulation manner s , but were not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vowel context s and positions of the syllables, (2) HI s perception scores of

articulation place features w 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articulation manner fea-

tures, (3) HI s production scores of consonant 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vowel context s , articulation places , and articulation manner s, but were not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position s of the syllables . (4) HI s production scores of articulation

place featu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articulation manner features, (5)

Pear son s Correlation Coefficient s showed that the correlation s were not significant

between any pair s of PT A , HI s perception scores of con sonant s , and production scores of

consonant s.

* e- m ail : lee_ji_y oun g @h anm 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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