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2;6세 한국 아동의 표현어휘 연구

최은희*·서상규*·배소영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은희·서상규·배소영 . 1 ; 1- 2 ;6세 한국 아동의 표현어휘 연구 . 『언어청각장애연구』, 2 00 1, 제6

권 제 1호 , 1- 16. 본 연구는 부모보고서를 통해 1;1- 2;6세 한국 아동이 각 연령단계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목록과 평균어휘수를 조사하고, 평균어휘수가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아동의 초기 어휘습득이 언어보편성가설과 언어특정성가설 중 어느 것

을 지지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1- 2;6세 아동 180명을 대상

으로 하였는데, 3개월 간격으로 각 연령집단별로 30명씩, 남녀비율은 1:1이었다. 횡단연구 결과,

연령집단별로 평균어휘수가 1;1- 1;3세에 13개, 1;4- 1;6세에 54개, 1;7- 1;9세에 166개, 1;10- 2;0

세에 256개, 2;1- 2;3세에 326개, 2;4- 2;6세에 488개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연령 집단과 언어연

령 집단별 명사와 술어의 산출율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연령집단에서 명사의 비율이 50% 이상으

로 술어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종단연구 결과 아동별로 명사의 산출율이 술어의 산출율

보다 커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Choi ＆ Gopnik(1995)의 명사, 술어 증가 기준을 사용하

여 총 어휘수가 100개 이하 아동에게 적용하였을 때도 명사 증가가 동사 증가보다 유의미하게 빠

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아동에게도 언어보편성(명사선호성) 가설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Ⅰ. 서 론

최근 들어 아동 언어 진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어린 아동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각 연령단계에

사용되는 어휘목록과 평균어휘수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외국에서 언어발달 초기

의 어휘목록, 빈도, 어휘수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서는 30개월 이전 아

동에 대한 기초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 연구로는 F ens on e t al.( 1993)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제시된 어휘목록

(MCDI:MacAr thur Communicative Dev elopment Inv ent or ies )에 부모가 표시하도록 하는 부모

보고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백분위(p er centile ) 분석을 하였다. 국내연구로는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 (이성진·김광웅, 1976 ; 이성진 외, 1977 ; 허웅 외, 1978 , 1979)가 있는데, 생후부터 6

개월마다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설문지를 주어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P ae (1993)는 어휘체크리스트(MCDI- K)를 사용하여 1;0세에서 1;11세 이르는 아동 90명과 그 어

머니들을 대상으로 아동이 평균적으로 산출한 어휘수를 제시하였다. 장유경(1997)도 MCDI- K와

자발화를 통해 1;6세 아동 5명을 5개월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평균어휘수

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동일 연령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어휘수에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1;6세 아동의 경우 F ens on e t al.(1993)은 평균어휘수는 아니지만, 백분위가 50

인 아동들의 경우 어휘수가 여아가 113개, 남아가 74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평균어휘수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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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종단적 연구(이성진 외, 1977)는 18개, P ae (1993)는 4 7개, 장유경(1997)은 14개였다. 우

리 나라 아동의 경우 동일 연령의 외국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휘수가 적다. 한국행동과학연구

소의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이성진·김광웅, 1976 ; 이성진 외, 1977 ; 허웅 외, 1978, 1979)는

부모가 기억해서 그 어휘를 직접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로감 등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아 어휘수가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런데 P ae (1993)와 장유경(1997)은 F ens on e t al.( 1993)의

연구같이 모두 이미 나와 있는 어휘 항목에 부모가 기록하는 방법(che cklis ts )을 사용하였지만,

F ens on e t al.( 1993)과 어휘수에 차이가 크게 난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

겠지만, P ae (1993)나 장유경(1997)이 사용한 MCDI- K에 프렌치 프라이 나 푸딩 , 램프 등 한국

아동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체크리

스트(MCDI- K)를 사용한 P ae (1993)와 장유경(1997)의 연구에서도 평균어휘수에 차이가 크다. 그

런데, 장유경(1997)이 적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적인 한국 아동의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 어휘습득 연구에서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는 한국 아동이 어휘를 습득할 때, 언어보편

성가설에 따라 명사부터 발달시키느냐 아니면 언어특정성가설에 따라 동사부터 발달시키느냐에 관

한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Gentn er , 1982 ; Goldfield ＆ Reznick , 1990)가 아동들이 구체적 참조

물이 있는 명사를 먼저 발달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는데 반해, 어떤 연구(Ch oi ＆ Gopnik , 1995)

는 한국어 어휘습득 경우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로 동사가 문장의 끝에 오므로 영어의 경우

보다 동사가 지각적으로 현저하고, 명사는 종종 완전 생략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동사를 먼

저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Goldfie ld ＆ Reznick (1990)은 어휘수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아동들의 대부분이 명사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Gentn er (1982)는 독일어, 칼루리어, 만다린어, 터키어, 일본어를 배우는

1;0 - 2 ;6세 아동의 어휘 중 50 - 85%(평균 66%)가 명사이지만, 동사/술어는 0 - 35%(평균 22%)라고

제시하였다. Bates et al.( 1994)은 첫 100개 어휘습득까지는 명사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술어

수의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Gopnik ＆ Ch oi (1990)는 평균 연령이

1;5세인 한국 아동들의 초기 어휘습득과정을 6개월간 종단적으로 추적한 결과, 한국 아동들은 동사

를 명사보다 먼저 습득한다고 보고하였다. Ch oi ＆ Gopnik (1995)은 1;2 - 1;8세 아동 9명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한국 어머니들이 영어권 어머니보다 더 많은 행위 동사를 사용하여 한국 아동은

1;3세가 되면 동사를 생산적으로(pr oductive ly) 사용할 수 있었고, 9명 중 7명이 1;7세에 동사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명사수에 증가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Au, Dapr e tto ＆ S ong(1994)은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아

동과 영어를 배우는 미국 아동의 초기 어휘를 비교하였는데, 아동에게 제시되는 한국 어머니의 발

화는 영어권 어머니에 비해 동사가 명사보다 4배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3 - 1;11세 사이의 아동

들이 산출하는 초기 어휘에는 명사가 동사보다 2 - 4배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P ae (1993)도

1;0 - 1;11세에 이르는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자발화와 MCDI- K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산출

어휘수가 50 - 100개일 때 보통 명사가 전체어휘수의 54 %를 차지하고, 산출어휘수가 100개가 넘는

경우 전체 산출어휘수에 대한 동사비율이 10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장유경(1997)은 5명의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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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단적인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 1;6- 1;8세에 명사가 동사보다 3 - 10배 가량 더 많다고 보고하

였다.

선행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Gopnik ＆ Ch oi(1990), Ch oi ＆ Gopnik(1995)과

Au, Dapr et to ＆ S ong(1994)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

이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소수의 아동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아동 언어가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그 결과를 일반적인 한국 아동의 현상으로 보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아동 내

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명사와 동사 비율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Au ,

Dapr e tto ＆ S ong(1994)은 한 명의 아동만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였고, P ae (1993)는 횡단적인 방

법으로 수집하였다.기존의 연구는 23개월 이전 아동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는데, 23개월 이후에도

명사선호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는 분명치 않다.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모 보고를 통해 (1) 1;1- 2 ;6세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목록과 평균어휘수를 조사하고 (2)

평균어휘수가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횡단적방법과 종단적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하여 (3) 명사와 동사의 산출율을 살펴보아 한국 아동의 초기 어휘습득이 언어보편성가설과

언어특정성가설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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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1- 2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부모가 청

각 문제나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정상발달 아동이다. 자료수집은 이들 아동을 돌보

는 분들로 주로 어머니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총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3개월 간격으로 각

연령집단별로 30명씩 6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별 남녀 비율은 1:1이었다.

기록자의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하였다. 부모보고서는 2000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서

울 강북에 있는 한 교회와 연대 교직원·연대 대학원생, 신촌 짐보리,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분을 중

심으로 작성하였다.

종단적 연구는 생활 연령에 따른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언어연령에 따라 선정하였다. Bates

e t al.( 1994)을 참고해 어휘수가 0 - 50개, 5 1- 100개, 10 1- 200개, 20 1- 300개, 30 1- 400개, 40 1개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었다. 총 30명을 대상으로 언어연령별로 5명씩 선정하였다. 언어연령은 첫 평

가시 산출어휘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2 .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평가도구는 부모보고서이다. 현재 1;1- 2 ;6세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

휘목록에 관해 참고할만한 전반적인 어휘통계자료가 없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어휘

자료를 참고하여 어휘목록을 선정하였다. 우선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이성진·김광웅, 1976 ; 이

성진 외, 1977 ; 허웅 외, 1978 , 1979)에 나와 있는 150개 정도의 어휘를 포함하였다. 이수향

(1999)에서 2 ;6 - 2 ;11세(평균 연령 2 ;9세) 아동이 50% 이상 산출한 용언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가 대상 연령이 2 ;6세까지이므로, 2 ;6세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서이

다. 위의 두 연구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2 ;6세 이전 아동의 기초적인 어휘목록이나 빈도에 대한 연

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기타 어휘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3세 이후 아동의 연구로 이연섭 외(1980)

를 참고하였다. 이연섭 외(1982)는 자발화(s pontane ous s p e ech)로 수집하였는데, 이 중 3 ;3 - 5 ;6

세 아동이 한 번 사용한 어휘는 개인차로 인한 우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나타난 어휘

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선정된 어휘가 300개 정도에 불과하여 이상금 외(1972)를 참

고하였다. 3 , 4 , 5세 아동의 어휘 중 사용빈도 5회 이상의 어휘를 목록에 포함하였다. 이는

F ens on et al.( 1992)에서 680개 어휘까지만 신뢰도를 입증하였기 때문에, 본 어휘목록도 680개

어휘 안에서 목록을 선정하여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어휘유형(typ e)에 따른 연구

인데, 이연섭 외(1980)와 이상금 외(1972)는 어휘출현(t oken)에 따른 연구이므로, 한 아동이 자신

만 쓰는 어휘를 계속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어휘 중 한 연령집단에서만 사용된 어휘는

목록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연섭 외(1980), 이상금 외(1972)에서 나와 있지 않은 어미 는 2 ;6세

까지 서법표지습득순서를 제시한 이정민(1997)을 참고하였다.

위의 목록으로 예비실험을 한 결과 어머니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기록한 기타 목록 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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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외(1972)를 참고하여 28개 어휘를 목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휘목록은 총

656개로, 기존 MCDI- K(P ae , 1993) 목록에서 한국어에 자주 쓰이지 않는 어휘 159개를 제외하고

자주 사용되는 어휘 255개를 첨가한 것이다.

3 . 연구절차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문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알

아보기 위해 각 연령별로 2명씩, 12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에서 2명의 어

머니에게 1- 5일 안에 재작성하게 하여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 98%의 일치도를 보였다.

설문지를 기록할 때 어떤 기록자는 명사 부분부터(180명 중 98명), 어떤 기록자는 동사 부분

부터 제시하였고(180명 중 82명) , 종단적 자료도 한 번은 명사 부분부터, 한 번은 동사 부분부터

제시하여 기록자가 여러 장의 설문지를 하면서 피로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외부 영향을 상쇄하

고자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같이 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20

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전체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36명에 대해 2차 설문을 실시하여 1차 설문과의 일

치도를 평가하였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 후 1- 5일 안에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1차와 2차 설문지

작성의 일치도는 전체 어휘목록에서 일치도가 97%였고, 총 산출수에서 일치도는 90 %였다. 연구

자가 각 아동의 산출어휘를 계산하였다. 연구자 외 1인이 어머니의 설문지 점수 처리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자 외 1인 간의 일치도는 100 %였다.

4 . 자료분석

아동의 어휘는 설문 작성시 필자가 기록자에게 사용 방식을 물어보거나, 기록자가 직접 아동

이 그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하여 성인 언어의 품사 범주에 따라 분석하였다. 설문지 항목

에 나타난 어휘범주는 23개이다. 소리 (s oun d)는 어휘로 볼 수 없는 소리내기의 형태이다. 명사(N :

n ouns )는 참조대상(object - r e fer en ce)이 있는 항목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동물 , 탈 것 , 장난

하는 것 , 음식 , 옷 , 신체와 관련된 말 , 가정용품 , 가구 및 방 범주에 해당하는 명사와 외부사

물 , 장소 , 사람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이다. 술어(P : pr e dicates )에 속하는 어휘는 동사 와 형용

사 이다. 일상생활 범주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이나 놀이의 한 구성요소처럼 말하는 언어

이다. 기타에 속하는 어휘범주는 시간과 관련된 말 , 물어보는 말·대신하는 말 , 공간과 관련된 말 ,

양과 수를 나타낸 말 , 연결하는 말 이다. 조사 , 보조 용언 , 어미 범주 등은 구분하여 설정하였

는데 한국어의 첨가어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영어에는 없는 범주이다. 조사 와 어미 의

경우 출현 빈도를 구할 때에는 하나의 단위(chunk)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어휘에 다른 조사나 어미가 붙어 사용되었다거나, 혹은 다른 어휘에 그 조사나 어미가 붙어

사용한 것을 습득 어휘로 보았다. 이 방법은 문법 형태소가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판별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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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은 SPSS 9 .0을 사용하였다. 평균어휘수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

분석(ANOVA)을 통해 알아보았고, S ch 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생활연령 증가에 따른 평균어휘수 결과

전체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상하 10%를 제외하고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평

균어휘수의 결과는 <표 - 1>과 같다. 연령집단별 평균어휘수의 변화는 <그림 - 1>에 제시하였다.

남녀의 평균어휘수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의 평균어휘수보다 1;4 - 1;6세에 1.5배, 1;7 - 1;9

세에 2배 정도 더 많다. 이후 차이가 점점 감소하여, 2 ;4 - 2 ;6세에는 남녀 평균어휘수에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다. 1;4 - 1;6세, 1;7 - 1;9세는 어휘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으로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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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연령별 평균어휘수, 표준편차 및 범위

연령(세)

전체(180명) 상하 10% 제외(144명)
평균

편차 범위
평균

편차 범위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1;1- 1;3

1;4- 1;6

1;7- 1;9

1;10- 2;0

2;1- 2;3

2;4- 2;6

13

64

22 1

278

339

486

12

43

110

233

3 12

504

12

54

165

256

325

495

10

47

103

106

143

87

3- 53

7- 234

29- 440

63- 430

121- 618

328- 646

11

59

179

29 1

338

487

11

33

129

213

305

490

11

46

154

256

320

489

4

26

61

85

104

64

4- 2 1

16- 93

39- 3 18

112- 385

127- 499

356- 619

<그림 - 1> 연령별 평균어휘수 변화

으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어휘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 1;9세

에 여자 아동의 경우 15명 모두 100개 이상의 어휘를 지니고 있었으나, 남자 아동의 경우에는 6명

만이 100개 이상의 어휘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자 아동 15명 중 8명이 200개 이상의 어휘를 지

니고 있었으나, 남자 아동은 1명만이 200개 이상의 어휘를 지니고 있었다.

연령집단에 따른 평균어휘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1.50 , p <.00 1). 사후검증 결과 유의 수준 0 .0 5에서 1;1- 1;3세 집단은 1;7- 1;9세 이상의 집

단간에, 1;4 - 1;6세 집단은 1;7 - 1;9세 이상의 집단간에, 1;7 - 1;9세 집단은 1;10 - 2 ;0세 이상의 모

든 집단간에, 1;10 - 2 ;0세 집단은 2 ;4 - 2 ;6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23개의 어휘 범주를 5개 범주로 묶어서 전체적인 범주간의 발달현상을 살펴보았다. 다섯

범주는 Bates e t al.( 1994)과 P ae(1993)를 참고하여 발달적 차이를 반영하여 소리·일상생활, 명사,

술어, 기타, 조사·보조용언·어미로 나누었다. 다섯 개의 범주로 살펴본 연령 집단별 평균어휘수를 <

표 - 2>에, 평균어휘수와 각 범주가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그림 - 2> 및 <그림 - 3>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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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범주별 평균어휘수와 각 범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령(세)
범주

1;1- 1;3 1;4- 1;6 1;7- 1;9 1;10- 2;0 2;1- 2;3 2;4- 2;6

소리·일상생활

명사

술어

기타

조사·보조용언·어미

5(36)

7(58)

0( 2)

0( 4)

0( 0)

12(22)

33(62)

6(10)

2( 4)

2( 3)

21(13)

91(55)

35(21)

12( 7)

8( 5)

26(10)

142(55)

59(23)

18( 7)

12( 5)

27( 8)

176(54)

78(24)

27( 8)

19( 6)

57( 6)

253(52)

132(27)

45( 9)

29( 6)

( ) 안의 수는 해당 범주의 어휘수가 총어휘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 (%)

<그림 - 2> 범주별 평균어휘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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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각 범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그림 - 2> 및 <그림 - 3>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명사의 평균어휘수가 다른 네 가지 범주보

다 훨씬 컸다. 소리·일상생활 어휘는 1;1- 1;3세의 경우 30% 이상 포함되어 있다가 연령이 증가하

면서 감소하였다. 명사 는 1;1- 1;3세에서 1;4 - 1;6개월이 되면서 증가하였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술어 는 1;1- 1;3세, 1;4 - 1;6세에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연령이 증가

하면서 명사 와 달리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범주는 1;4 - 1;6세에서

1;7 - 1;9세가 될 때 2배 정도 증가하고 그 이후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조사·보조용언·어미는

1;7 - 1;9세에서 1;10 - 2 ;0세가 되면서 0 .7배 정도 증가하다가 그 이후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2 . 연령 집단별 명사와 술어의 산출율

가 . 생활연령 집단별 명사와 술어의 산출율

<표 - 2>를 보면, 전체적으로 아동의 어휘는 명사(n omin al)가 50% 이상으로 다른 어휘 범주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1;1- 1;3세에 명사의 비율은 이미 58%를 차지하는데 반해, 술어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명사의 비율은 1;4 - 1;6세에 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 2 ;4 - 2 ;6

세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술어의 비율은 1;1- 1;3세에서 2 ;4 - 2 ;6세가 되면서 계속 증가하여 연

령이 증가하며 명사와 술어의 비율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어휘에서 명사와 술어의 산출수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타

어휘 목록을 분석하였다. 명사의 산출수는 1;1- 1;3세에 0개, 1;4 - 1;6세에 20개, 1;7- 1;9세에 23

개, 1;10 - 2 ;0세에 37개, 2 ;1- 2 ;3세에 74개, 2 ;4 - 2 ;6세에 50개였다. 술어의 산출수는 1;1- 1;3세에

0개, 1;4 - 1;6세에 3개, 1;7- 1;9세에 8개, 1;10 - 2 ;0세에 2개, 2 ;1- 2 ;3세에 17개, 2 ;4 - 2 ;6세에 7개

였다. 기타 목록에서 나타난 명사와 술어의 산출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본고의 결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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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가 50 %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 언어연령 집단별 명사와 술어의 산출율

생활연령에 따른 개인차 문제를 최소화하여 어휘발달이 비슷한 아동끼리 언어사용을 비교하

기 위해 6개의 언어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명사와 술어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 3>과 같다.

<표 - 3> 언어연령별 명사와 술어의 산출수와 산출율

범주
언어연령

명사 술어
총어
휘수

범주
언어연령

명사 술어
총어
휘수

1- 50개

51- 100개

10 1- 200개

491(54)

838(59)

25 12(61)

54( 6)

163(11)

630(15)

904

1420

4087

20 1- 300개

30 1- 400개

40 1개 이상

3226(56)

4062(55)

9918(50)

1202(21)

184 1(25)

5378(28)

5792

7386

19479

( ) 안의 수는 백분율 (%)

앞의 생활연령 집단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명사 비율이 50 % 이상으로 다른 범주를 합한 것보

다 훨씬 컸다. 명사의 비율은 총 어휘수가 10 1- 200개일 때 6 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 어휘수

가 200개 이상이 되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술어의 비율은 처음부터 계속 증가하다 총 어휘수가

40 1개 이상이 되었을 때 28%로 나타난다.

3 . 연령 증가에 따른 아동별 명사와 술어의 산출율

아동은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아동의 개인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어연령에 따

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 4 >와 같다.

<표 - 4 > 연령 증가에 따른 아동별 명사와 술어의 산출율



언어청각장애연구

아동
연령

(개월;일
)

명사 술어 전체 아동
연령

(개월;일
)

명사 술어 전체

아동 1
(여)

15;0
16;6
17;6

11(61)
20(63)
45(59)

0( 0)
3( 9)

13(17)

18
32
76

아동 16
(여)

20;24
21;27
22;29

121(49)
190(52)
210(53)

61(25)
91(25)

100(25)

247
364
399

아동 2
(여)

16;2
7
17;2
7
18;3
0

4(57)
4(44)

10(63)

1(14)
1(11)
1( 6)

7
9

16

아동 17
(여)

21;11
22;13
23;13

146(64)
163(59)
187(57)

3 1(14)
48(17)
67(20)

229
276
330

아동 3
(남)

17;2
6
18;2
8
19;2
8

17(71)
33(79)
45(70)

0( 0)
2( 5)
8(13)

24
42
64

아동 18
(여)

22;10
23;13
24;13

176(59)
191(52)
204(52)

69(23)
102(28)
113(29)

299
364
393

아동 4
(여)

18;2
19;2
20;5

29(59)
59(69)
84(65)

1( 2)
2( 2)

13(10)

49
86

129

아동 19
(남)

23;4
24;10
25;10

134(59)
174(49)
188(48)

45(20)
104(29)
114(29)

227
356
389

아동 5
(남)

18;2
5
19;3
0
20;2
9

12(55)
25(64)
55(56)

0( 0)
0( 0)

11(11)

22
39
98

아동 20
(남)

25;3
26;5
27;5

153(62)
158(58)
174(56)

33(13)
38(14)
50(16)

245
273
309

아동 6
(여)

16;0
17;2
18;2

46(75)
53(66)
68(64)

0( 0)
0( 0)
7( 7)

6 1
80

106

아동 21
(남)

21;9
22;15
23;17

207(65)
246(54)
256(54)

76(24)
125(27)
128(27)

3 19
456
475

아동 7
(남)

16;2
7
17;3
0
19;6

43(61)
74(70)
88(65)

5( 7)
8( 8)

18(13)

7 1
105
136

아동 22
(여)

23;1
24;3
25;5

184(50)
210(46)
230(46)

112(30)
148(32)
158(32)

370
460
499

아동 8
(남)

17;6
18;7
19;1
0

40(63)
66(69)
90(66)

4( 6)
8( 8)

17(13)

64
96

136

아동 23
(여)

24;10
25;16
26;18

197(57)
229(57)
238(55)

82(24)
98(24)

104(24)

345
405
429

아동 9
(여)

18;1
1
19;1
7
20;1
8

71(76)
118(63)
182(54)

2( 2)
28(15)
84(25)

93
188
340

아동 24
(남)

25;25
26;27
27;30

190(57)
221(54)
233(54)

84(25)
119(29)
120(28)

335
4 12
433

아동 10
(여)

18;1
4
19;1
8
20;2
0

65(75)
91(65)

120(60)

2( 2)
14(10)
36(18)

87
139
200

아동 25
(여)

27;22
28;22
29;25

194(52)
213(51)
228(51)

10 1(27)
117(28)
127(28)

370
4 17
450

아동 11
(여)

2 1;2
1
2 1;2
3
2 1;3
0

146(73)
177(61)
194(59)

26(13)
67(23)
78(24)

199
289
328

아동 26
(여)

25;18
26;20
27;20

247(56)
265(54)
273(53)

102(23)
121(25)
13 1(26)

247
364
39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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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 수는 백분율 (%)

총어휘수가 1- 50개인 아동의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2를 제외하고는 명사의 비율이 전체 어

휘의 5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 평가시(총어휘수 0 - 5 1개) 명사의 비율은 평균 6 1%,

술어의 비율은 평균 5%였다. 이후 명사의 비율은 계속 50%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술어의 경우 연

령이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 아동의 명사와 술어 비율은 전체어휘수의 증가에서 명

사가 차지하는 비율과 술어가 차지하는 비율, 그 외의 범주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동2는 두 번째 평가시 전체어휘수가 2개 증가하였지만 명사, 술어 이외의 범주에서 증가하

여 상대적으로 명사와 술어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세 번째 평가시에는 어휘수가 7개 증가하였는데

명사가 6개 증가하여 명사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였다.

총어휘수 5 1- 100개 아동의 경우 첫 번째 평가시 명사의 비율은 평균 70%로, 술어의 비율은

3%로 나타났다. 총어휘수가 5 1- 100개일 때에는 명사수의 증가가 커지면서 총어휘수가 50개 미만

일 때보다 전체어휘수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아동 7 , 8의 경우 두 번째 평가

시 명사의 증가가 다른 범주의 어휘수 증가보다 커서 첫 번째 평가시보다 명사의 비율이 높게 나왔

고, 세 번째 평가시에는 전체어휘수에서 술어나 기타 어휘범주수의 상대적 증가로 전체어휘수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아동 6 , 9 , 10은 전체어휘수에서 명사의 증가보다 술어와 기

타 범주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 명사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총어휘수 10 1- 200개 아동의 경우 전체적으로 명사의 비율이 다른 범주보다 훨씬 높게 나왔

다. 명사의 비율은 첫 번째 평가시 70 %로 나타났고, 술어의 비율은 9%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하

면서 술어나 기타 범주의 증가가 많아 명사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술어의 비율은 계속 증

가하고 있다.

총어휘수가 20 1- 300개인 아동은 전체적으로 명사의 비율이 첫 번째 평가시 평균 59%로 나

타나고, 술어의 비율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총어휘수가 10 1- 200일 때보다 명사의 비율이 10%

정도 줄어들었고 술어의 비율은 10 %정도 증가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며 명사와 술어간의 비

율차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총어휘수가 30 1- 400개인 아동은 첫 번째 평가시 명사의 비율이 평균 56%이고 술어의 비율

은 평균 26%로 나타났다. 명사의 비율은 총어휘수가 200 - 30 1개일 때에 비해 3% 줄어들었지만 술

어의 비율은 평균 6% 늘어났다. 총어휘수가 20 1- 300개일 때에 비해 명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술어

의 비율이 감소하여 연령간 명사와 술어 비율 차이가 총어휘수 20 1- 300개인 아동일 때보다 줄어

들었다.

총어휘수가 400개 이상인 아동은 첫 번째 평가시 명사의 비율이 평균 53%이고, 술어의 비율

이 평균 27%로 연령 집단 중 명사, 술어의 비율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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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평균어휘수를 영어의 MCDI 결과(F ens on e t al., 1993)와 비교해 보면, 2 ;0세까지는 F ens on

e t al.(1993)의 백분위가 50인 아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2 ;1- 2 ;6세까지는 F ens on e t

al.( 1993)의 백분위가 50인 남자 아동의 어휘수와 비슷하게, 또는 약간 적게 나왔다. 비록 한국 아

동이 이 시기에 영어권 아동에 비해 어휘수가 더 적었지만,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영

어권 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이 1700명 정도인데 비해, 본 연구는 대상 아동이 180명으로 연령 집

단별로 평균 아동수가 30명 내외였기 때문에, 개인차가 클 경우 한 아동이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예를 들어 2 ;1- 2 ;3세 집단에 어휘수가 6 18개인 아동과 12 1개인 아동이 있는데, 이런 아동들

이 몇 명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평균어휘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표본 집단이 더 확대되

었을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연령집단간에 평균어휘수의 차이가 유의한가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1;1- 1;3세 집단과

1;4 - 1;6세 집단간, 그리고 1;10 - 2 ;0세 집단과 2 ;1- 2 ;3세 집단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1- 1;3세 집단과 1;4 - 1;6세 집단은 평균값은 작은데, 표준편차가 평균값 정도로 커서 집

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1;10 - 2 ;0세 집단과 2 ;1- 2 ;3세 집단 사이에는 다

른 집단과 비교해 평균의 증가량이 적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림 - 1>에서

보듯이 2 ;1- 2 ;3세에 어휘 증가 곡선이 가장 완만하여 1;10 - 2 ;0세 집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다.

P ae (1993)의 연구에 비해 평균어휘수는 더 많았다. 이는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휘목록

이 P ae (1993)에서 사용한 어휘목록 중 한국 아동에게 자주 쓰이지 않는 어휘 159개를 제외하고

자주 사용되는 어휘 255개를 첨가하였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가 평균어휘수에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P ae (1993)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

지를 작성하였고, 본 연구는 주로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되어 피로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때 필자와의 친숙도가 어휘를 좀더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기록자 학력 수준이 높은 점, 교육열

이 높은 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술어를 강조하는 한국어의 특징상 한국어 습득에서 술어가 명사보다

더 빨리 습득된다는 Ch oi ＆ Gopnik (1995)의 결과와 일치되지 않았다. 생활연령 집단별, 언어연령

집단별 명사와 술어의 산출수와 산출율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명사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다른 어휘 범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Choi ＆ Gopnik (1995)과 달리 명사의 비율이 50 % 이상으로 나타나 언어

보편적으로 명사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Gentn er (1982)는 1;0 - 2 ;6세 아동

을 대상으로 명사와 술어의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명사가 전체 어휘의 50 - 85%(평균 66%), 술어가

전체 어휘의 0 - 35%(평균 22%)를 차지했다. Bates e t al.( 1994)에서도 명사(보통 명사)는 100개

어휘를 습득하는 시기에 크게 증가하는 반면, 술어는 총어휘수가 100개일 때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명사의 비율은 총어휘수가 200개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200개를 전후로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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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술어는 천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술어

의 비율 증가는 Bates et al.( 1994)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술어 증가 기준을 Choi ＆ Gopnik(1995)에서와 같이 명사와 동사를 처

음으로 10개 이상 습득했을 때를 명사, 술어 증가 기준으로 사용했는데, 본 연구에서 아직 술어 증

가가 나타나지 않은 100개 어휘 이하의 아동에게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명사 증가가 동사 증가

보다 더 빨리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Choi ＆ Gopnik (1995)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들

은 미국에 거주하는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일반적인 한국 아동의 습득 현

상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상 아동이 180명으로 연령집단별로 평균 아동

수가 30명 내외였기 때문에, 한 아동이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표본 집단이 더 확대

되었을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미리 선정한 어휘에

대해 아동의 산출여부를 어머니에게 물어본 것으로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어휘에 대해서는 그 산

출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설문지 작성시 여러 장의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피로감 때문에 나

타날 수 있는 외부 영향을 상쇄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기록자의 피로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출어휘수는 성별, 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열, 형제관계에 의

해 차이가 있다고 한다. 연구대상 선정에서 성별은 통제되었지만, 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부모

의 교육열, 형제관계는 통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고 교육열도 높은

편이어서 다른 연구에 비해 산출어휘수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명사와 술어

의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본 설문지에서 나와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

발화에서는 설문지에 나와 있지 않은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여 명사와 술어류의 차이가 여전히 클

지도 모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아동 발화에서의 어휘발달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어휘목록은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 어휘연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대부분 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후 해당 연령 아동의 실제 발화를 수집하여 검증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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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 CT

A Study of Ex pr es sive Vocabu lary of K or ean Childr en at
1;1- 2;7 Year s of A ge

E unh e e Ch o i * , S an g k y u S e o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Yonsei Univer sity)

S o y o un g P a 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Hallym Univer sity)

T he main purpos es of this s tudy ar e to inves tigate the mean number of vocabulary of Kor ean

childr en aged 1;1- 2 ;6, us ing the par ent r epor t , and to examine which hypothes is the ear ly

vocabulary acquis ition of Kor ean childr en s uppor ts , either language - univers ality hypothes is or

language - specificity hypothes is . One hundr ed and eighty s ubjects , aged 1;1 to 2 ;6 , s ectioned

in s ix gr oups with age - intervals of thr ee months , par ticipated in the s tudy . We ex amined the

mean numbers of vocabulary items and the pr oduction pr opor tions in terms of age incr eas e .

T he r atio of nouns as agains t that of predicates was als o inves tigated. T he r es ults showed

that noun spur t was fas ter than that of pr edicates . T he total number of nouns and their

pr opor tions to total wor ds wer e far gr eater than thos e of verbs in all age gr oups . It was als o

found that the pr opor tions of nouns wer e mor e than 50% r elative to the pr opor tions of verbs .

T he r es ults of the s tudy definitely s uppor ted the language - univers ality hypothes is .

*e - m ail : eh ch oi7 @y ah oo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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