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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집단(남 6명, 여 7명, 평균연령 8.08개월)으로 나누었으며, 각 

월령 집단을 13명씩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연구 절차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No. IRB-2016-

078-1-C)을 받아 진행되었다. LENA 녹음기(LENA Research Foun-

dation, Boulder, CO, USA)를 이용하여 아동의 발성 자료를 수집하

였다. LENA 녹음기가 들어있는 조끼를 아침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

지 하루 동안 가정에서 아동에게 착용시켰다. 아동당 12-14시간 연

속으로 녹음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는 언어병리학전공 대학원생 2인과 언어치료사 1인

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성 분석은 음절의 수와 유형에 대한 

청지각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 시작 전에 체계적으로 분

석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자는 1차적으로 두 저자로부터 

20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듣기 및 분석 훈련을 받았다. 집중적인 훈

련 후 5분짜리 음성파일 15개(총 75분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

게 한 뒤 각 측정치별로 분석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여 신뢰도가 낮

은 분석치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논의와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

였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3번에 걸쳐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치에서 

상관계수가 .80 이상을 보여 자료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분석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LENA 음성 자동 분석 소프

트웨어인 LENA pro (LENA Research Foundation)를 이용하여 아

동 개인별 전체 녹음자료에서 아동의 발화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는 구간을 확인하였다. 전체 자료에서 5분 길이의 구간을 아동의 발

화수가 많은 순서로 20개 선택하여, 아동당 100분의 녹음 자료를 

분석하였다. 월령을 포함해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암맹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 발성에 대한 청지각적 분석은 Action Analysis Coding and 

Training (AACT; Delgado, Buder, & Oller, 20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AACT는 아동의 초기 발성을 위해 Oller 연구진에 의해 개

발된 프로그램으로, 분석자가 음성자료를 들으면서 미리 지정해 둔 

측정치 유형에 해당하는 컴퓨터 자판을 눌러 측정치 값을 입력하

여 실시간으로 음성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음성자료를 들으

면서 해당 음원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볼 

수 있어 청지각적 판단을 할 때 음향학적 특성을 보완적으로 참고

할 수 있다. Figure 1은 AACT를 이용하여 초기 발성을 분석한 예

로서 음원의 파형 및 스펙트로그램과 분석 입력창이 제시되었다. 

AACT를 이용한 음절성 옹알이 분석 방법과 기준은 Lee 등(2018)

을 참조하였다. 울음, 웃음, 재채기, 딸꾹질 소리와 같은 생리적인 소

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음절을 기본 분석 단위로 정하였다. 

Figure 1. Example of analysis window using the Action Analysis Coding and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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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음절은 모음핵을 포함한 일반적인 성인의 음절 구

조를 지칭하기보다는 한 호흡으로 산출되는 발화의 최소 리듬 단

위이며, 발성에서 지각되는 비트(beat)에 해당한다. 모든 분석자는 

발성의 리듬에서 지각되는 비트를 토대로 음절의 수를 셀 수 있게 

훈련받았다. 발성의 모든 음절을 (1) 적어도 하나의 자음과 모음으

로 구성된 음절성 옹알이와, (2) 자음-모음 구조가 포함되지 않은 

비음절성 옹알이(non-canonical babbling), (3) 활음을 포함한 옹알

이, (4) 성문파열음을 포함한 옹알이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본 음절(canonical syllable)을 포함하는 음절성 옹알

이는 Oller (2000)의 정의대로 성대 진동과 함께 턱, 입술 또는 혀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리드미컬한 정형화된 소리로서 (1) 완전 공

명핵, (2) 자음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상후두 조음기제(혀, 입술, 

턱)의 움직임, 그리고 (3) 공명핵과 자음 같은 소리 사이의 짧은 포

먼트 전이구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활음은 우리말에서는 자

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상후두 조음기제(혀, 입술, 턱)의 움직임

이 동반되어 자음에 보다 가까운 조음 및 음성 특성을 보이기 때문

에 활음 [j, w]가 포함된 음절의 경우는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AACT 프로그램에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자판을 미리 지정하여 

분석자가 녹음 자료를 들으면서 동시에 해당 자판을 음절수만큼 

누르게 하였다. 음절성 옹알이 비율(canonical babbling ratio)은 자

음과 활음이 포함된 음절의 비율로서 음절성 옹알이와 활음을 포

함한 옹알이의 음절수를 전체 음절수로 나누어 구하였다(Lynch, 

et al., 1995; Oller et al., 1994). 

 

통계 분석

통계 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수에 따

른 정규분포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부 측정치에서 정규분포가 나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test를 월

령 집단 및 성별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대표값으로 중앙값과 범위

를 살펴보았다. 모든 유의 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총 음절수

아동당 총 100분의 분석 자료에서 관찰된 총 음절수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월령 집단에 따라 총 음절수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총 음절수는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2. The percentage of each type of syllables in the two age groups: (A) 4-6 months group and (B) 7-9 month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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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syllables in vocalization 

4-6 mo group 7-9 mo group

Boy (N= 5) Girl (N= 8) Boy (N= 6) Girl (N= 7)

Number of syllables 1,221 (1,163.00) 805 (1,396) 1,318 (1,396) 864 (1,382)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Table 2. The number of each type of syllables in vocalization

4-6 mo group 7-9 mo group

Boy Girl Boy Girl

Canonical syllables 65 (104) 16 (29) 178 (698) 169 (329)
Non-canonical syllables 962 (896) 685 (983) 1,022 (574) 707 (1,016)
Glides 4 (73) 1.5 (33) 16 (83) 15 (28)
Glottal stops 101 (164) 75.5 (378) 32 (165) 70 (119)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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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 유형별 수와 비율 

아동이 산출한 음절을 (1) 적어도 하나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

된 음절성 옹알이와, (2) 자음-모음을 포함하지 않는 비음절성 옹알

이(non-canonical babbling), (3) 활음을 포함한 옹알이, (4) 성문파

열음을 포함한 옹알이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각 유형별 음절수가 전체 음절수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두 월령 집단별로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두 월령 집단 

모두 비음절성 옹알이 산출이 가장 높았다. 음절성 옹알이는 월령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성문파열음이 포함된 옹알이는 감

소하였다. 음절성 옹알이는 4-6개월에는 전체 음절에서 평균 4% 정

도에 해당하였는데 7-9개월에는 평균 15% 정도로 증가하였다. 

4가지 음절 유형 중 음절성 옹알이만이 월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U=36.00, p= .013). 성별에 따라서도 음

절성 옹알이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U=40.00, p= .027),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음절성 옹알이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절성 옹알이 비율 

아동 개인별로 자음과 활음이 포함된 음절이 전체 음절에서 차

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음절성 옹알이 비율을 구하였다(Table 3). 

4-6개월과 7-9개월 두 월령 집단의 평균 음절성 옹알이 비율은 각

각 .047과 .162로 나타났다. 음절성 옹알이에 관한 선행연구(Lynch 

et al., 1995; Oller et al., 1994)에서 제시된 .15의 기준을 토대로 결과

를 살펴보면 7-9개월 집단의 13명 중 총 8명이 음절성 옹알이 단계

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6개월 집단에서는 모든 아동

이 음절성 옹알이 비율이 .15 이하로 나타났다. 아동별 수행력을 자

세히 살펴보면 4-6개월은 음절성 옹알이 비율의 범위가 .118로 비

교적 개인차가 적은 반면에 7-9개월은 그 범위가 .376로 아동 개인 

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동20은 7개월이지만 전체 711

개의 음절 중 1개만이 음절성 옹알이로 분석되어 음절성 옹알이 비

율이 .001로 나타나 발성 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Mann-Whitney U-test로 검증한 결과, 음절성 옹알이 비율은 월

령(U=29.00, p= .004)과 성별(U=43.00, p= .040)에 따라 각각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LENA를 이용하여 자연스런 아동의 언어환경에서 12

시간 이상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생후 4-9개월 한국 아동의 음절성 

옹알이 발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절

성 옹알이가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보고되는 6개월을 기점으로 발

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을 4-6개월과 7-9개월로 월령 집

단을 나누었으며, 월령과 성별에 따라서 음절성 옹알이의 비율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당 총 100분의 분석 자료에서 관찰된 총 음절수는 월령 

집단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이 산출

한 음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 월령 집단 모두 

비음절성 옹알이 산출이 가장 높았다.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절

성 옹알이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성문파열음이 포함된 옹알이 수는 

감소하였다. 월령 집단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4가지 음절 유형 중 음절성 옹알이만 월령 집단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 개인별로 전체 음절에서 자음과 활음

이 포함된 음절이 차지하는 비율인 음절성 옹알이 비율을 구한 결

과도 월령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음절수 결과와 함

께 음절 유형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후 4-9개월 동안에는 발성의 

Table 3. Canonical babbling ratio (CBR)

Child no. Age (mo) Gender CBR

4-6 mo group   1 4 Boy .066
  2 4 Boy .039
  3 5 Boy .088
  4 5 Boy .085
  5 5 Boy .129
  6 4 Girl .027
  7 5 Girl .056
  8 5 Girl .023
  9 5 Girl .011
10 6 Girl .031
11 6 Girl .018
12 6 Girl .030
13 6 Girl .012

7-9 mo group 14 7 Boy .174a

15 8 Boy .378a

16 9 Boy .033
17 9 Boy .080
18 9 Boy .376a

19 9 Boy .159a

20 7 Girl .001
21 7 Girl .155a

22 7 Girl .186a

23 8 Girl .042
24 8 Girl .210a

25 8 Girl .088
26 9 Girl .227a

In 4-6 mo group, mean = 0.047, median = 0.031, range = 0.118; in 7-9 mo group, 
mean= 0.162, median= 0.159, range= 0.376.
aIndicates a child who achieved the canonical babbl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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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4-9개월 한국 아동의 음절성 옹알이

하승희1·D. Kimbrough Oller2

1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한림청각언어연구소, 2University of Memphis

배경 및 목적: 음절성 옹알이의 출현은 생후 1년 동안 점진적으로 습득해가는 말산출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달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자연스런 가정 환경에서 하루 동안 수집된 발성 자료를 토대로 4-9개월 한국 아동의 음절성 옹알이의 발달을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주양육자의 보고에 따라 출생 전-중-후와 발달상의 문제가 없었던 생후 4-9개월 된 26명의 일반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언어환경분석기(Language ENvironment Analysis, LENA)를 이용하여 아동의 가정에서 하루 동안 녹음자료를 수집하였

다. LENA 녹음 자료에서 아동의 발성 수가 많은 순서로 5분 길이의 구간을 20개 선택하여, 아동당 100분의 녹음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

기 발성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마친 분석자가 선택된 녹음 자료를 들으면서 발성의 4가지 음절 유형(음절성, 비음절성, 활음, 성문파열

음이 포함된 음절)을 정하였다. 아동을 4-6개월과 7-9개월의 월령 집단으로 나누어 월령과 성별에 따라 각 발성 음절의 수와 음절성 옹

알이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결과: 7-9개월 집단은 4-6개월 집단보다 음절 유형 중 음절성 옹알이의 수가 유의미하게 

많아 음절성 옹알이 비율이 높았다. 7-9개월 월령 집단에서 8명이 음절성 옹알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음절

성 옹알이의 수와 음절성 옹알이 비율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연스런 가정 환경에서 아동

의 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녹음 자료를 토대로 6개월 미만의 어린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음절성 옹알이의 발달상의 변화를 자세

히 제시하였다. 

핵심어: 음절성 옹알이, 언어환경분석기, 4-9개월, 한국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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