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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자극으로 구

성된 이야기 정보들을 유지하면서 이를 언어적 요소로 통합하고 

처리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이 필요하다.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과정에는 수용된 정보를 다루는 처리속도(processing speed)

와 정보를 수용하는 처리용량(processing capacity)이 큰 역할을 

하며 이는 추후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Leonard et al., 2007; Pisoni et al., 2011). 한편, Weismer와 

Hesketh(1996)는 다양한 재생 속도를 아동에게 제시하였을 때 빠

르기가 빠를수록 아동의 어휘학습 성과가 낮아짐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처리능력에 제한이 따른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최근 학령

전기 아동들은 이야기를 영상의 형태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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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야기 속도에 따른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과 

처리속도 및 처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처리속도란 입력되는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며 처리속도가 빠를수록 작업기억 공간에서 효율성이 높아

진다(Bayliss et al., 2005). 처리속도가 언어학습과 능숙도를 높여

주는 주요 능력으로 여겨지는 가운데(Yim & Yang, 2018), 이

를 측정하기 위해 빠른 자동적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RAN)가 대표적인 과제로 고안되었다. RAN은 글자, 

숫자, 색상의 이름 등 특정 개체의 이름을 빠르게 말하는 과제

로, 전체 자극을 명명하는 데 소요된 속도를 측정한다(Denckla 

& Cutting, 1999). 이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사전 정보를 활용

하여 시각적 자극의 처리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처

리속도 측정에 적절한 과제로 사용된다(Kail et al., 1999). 또

한 RAN 자극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초기 

문해력 발달 후 문자와 숫자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문

자 혹은 숫자 RAN이 문자와 숫자 객체를 사용하지 않은 RAN

보다 읽기 성능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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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Araújo et al., 2015). 

처리용량은 작업이 가능한 공간의 크기와 가용할 수 있는 에너

지의 총합으로 작업기억 과제들을 수행할 때 중요한 요인이다(Kail 

& Salthouse, 1994; Leonard et al., 2007). 작업기억은 중앙집

행기(central executive), 청각, 언어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음운 루프(phonological loop), 시각과 공간적 정보를 처리하는 

시공간 스케치패드(visuospatial sketchpad)와 일화적 완충기

(episodic buffer)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Baddeley, 

2000). 이 중 음운 루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숫자 폭 

기억하기(digit span test) 과제는 제시된 순서대로 숫자를 구

어로 반복하는 과제로 단기적인 언어기억 용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과제이다(Pisoni et al., 2011). 

학령전기 아동은 담화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

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야기 이해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아동의 이야기 이해는 사회

성 기술과 연관이 있으며(Mun & Yim, 2021),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Yun & Kim, 

2005). 또한, 이야기의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여 연결된 사건을 이

해하고 언어-비언어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해 전반적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다(Chae & Kim, 2011; Lee & Kim, 

2004). 이야기 이해 능력은 사실적 정보 이해와 추론적 정보 이해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실적 정보는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드

러난 사건을 되물음으로써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추론적 정보는 아동이 가진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

야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리하여 이해하는 

것이다(Cain & Oakhill, 1999). 

Leonard 등(2007)과 Miller 등(2013)은 학령전기 아동의 

처리용량 및 처리속도는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한 선행 연구는 처리용

량이 큰 아동은 이야기 이해에 관한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에

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고, 처리속도가 빠른 아동은 이야기 이

해에 관한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과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 모

두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는 결과를 밝혔다(Park & Yim, 

2020). 또 다른 연구는 이야기 이해와 집행기능의 연관성을 보

여주며 아동의 작업기억 능력이 좋을수록 아동의 담화 이해력

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Kim et al., 2018). 이는 처리용량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

장(Williams et al., 2006)을 뒷받침하며, 읽기 시간과 이야기 

이해력 간 부적 상관관계가 나왔다는 결과(Kang & Yim, 

2018) 및 처리속도가 이야기 이해 수행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

임을 보여준 연구를 통해 처리속도와 이야기 이해의 상관관계

를 파악할 수 있다(Hess & Radtke, 1981; Huettig & Janse, 

2016). 처리속도는 언어처리 및 읽기, 학습 등 언어적 정보처

리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처리속도를 통해 이야기의 

구어-비구어적 의미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에 개개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다(Park & Yim, 2020).

영상의 재생 속도에 따른 이해 수행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

구 결과가 존재해 왔다. Haake 등(2014)은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 이해력 과제인 the Test for Reception of 

Grammar-version 2(TROG-2) 과제를 세 종류의 말 속도(빠

름, 보통, 느림)로 제시한 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느린 속

도와 비교하였을 때 빠른 재생 속도가 제시될수록 낮은 수행력

을 보인 결과가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말 

재생 속도에 따라 이해 수행 능력이 달라지며 영상 속도가 2.0

배속 이상이 되면 이야기 이해 수행력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

다(Murphy et al., 2022). 이와 같이 속도가 증가하면 이해력

에 손실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Foulke & Sticht, 

1969; Song et al., 2018; Vermuri et al., 2004). 반면 영상 

속도를 높이면 이해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도 있다(Lang et al., 2020; Nagahama & Morita, 2017; 

Wilson et al., 2018). 강의 속도와 이해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

한 선행 연구에서는 강의 영상의 재생 속도를 높일수록 정보의 

흐름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시각적 영역의 지각 부하를 일으켜 

작업 능력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Forster & 

Lavie, 2009).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이해력 과제의 수행 시기, 

필기 가능 여부, 참가자가 동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일시

정지, 되감기), 전체 동영상의 길이 등의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Murphy et al., 2022).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처리속도 및 용량과 

이야기 수행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성인들이 

아동과 함께 책 읽기 상호작용을 진행할 시 언어적 자극과 시각적

인 자료를 적절한 속도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생 속도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Park & Yim, 2020).

이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 이야기 또는 언어 이해력 과제에서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재생 속도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속도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의 

차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현재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요즘 아동에게 제시되는 이야기 및 내러티브의 

주 형식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Choi, 2020; Kim, 2014; Yang 

& Chun, 2021) 아동은 이야기 이해 여부와 무관하게 재생 속

도에 대한 기준이 없이 영상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영상 이야기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처리용량 및 처리속도에 따

라 영상으로 속도의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이 가장 높은 빈도로 노출되는 유튜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2)를 매개로 이들에게 적절

한 영상 속도를 제시함으로써 영상 속도에 따른 이야기 이해와 

처리속도 및 처리용량 간 관계 유무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

를 통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동이 영상 시청 

시간 동안 최대한의 질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탐색을 기

대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영상 속도가 아동의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아동의 처리속도와 처리용량이 이

야기 이해 정도와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내러티브 위주

로 이루어진 학령전기 아동 대상 유튜브 영상 속도는 빠를 때보다 

느릴 때 아동의 이야기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되며, 처리속도가 빠르고 처리용량이 많은 아동일수록 이야기 이해

력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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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상 재생 속도 및 질문 유형에 따라 학령전기 아동의 영

상 이야기 이해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령전기 아동의 영상 이야기 이해력(사실적 정보 이해, 

추론적 정보 이해)은 처리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학령전기 아동의 영상 이야기 이해력(사실적 정보 이해, 

추론적 정보 이해)은 처리용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ewha-202204-0015-02).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4~6세 아동 총 

23명(4세 5명, 5세 14명, 6세 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1)

부모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 신경학적 손상, 청각 및 시각 

등 감각적 문제, 구강 구조 및 운동 능력의 결함 등의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아동이며(Han & Yim, 2018), (2)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수용 어휘력 및 표현 어휘력의 

두 영역에서 모두 -1SD 이상의 수행력을 보이는 아동이며, 

(3)처리속도 및 처리용량 과제 수행을 위해 1부터 9까지의 숫

자를 학습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Characteristics M (SD)

Age (month) 66.26 (7.76)

REVT (raw score)
 REVT-r 67.91 (7.93)

 REVT-e 72.83 (9.62)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EVT=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REVT-r=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Kim et al., 2009).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2. 검사 도구

1) 부모설문

연구에 참여할 아동의 부모에게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

적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의 신체 및 인지ㆍ언어적 정보를 확인

하는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촬영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 사용된 영상 시청 여부에 대한 확인도 진행하였다. 

2) 처리속도 및 처리용량 검사

(1)빠른 숫자 이름대기

한국어 읽기 검사(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 중 빠른 숫자 이름대기

를 사용하였다. KOLRA의 상세검사인 빠른 이름대기는 아동의 읽

기의 주요 기저인 처리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검사이며, 아

동의 정보 처리속도 중 음운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연구에 사용되

기도 하기에(Yoon & Kim, 2022) 처리속도를 측정하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빠른 숫자 이름대기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무작위로 적혀있는 

검사지를 보여주며 진행되었다. 이후 아동이 첫 숫자를 산출한 시

점부터 마지막 숫자를 산출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기

록하였다. 아동에게 연습 문항을 먼저 하도록 한 뒤 본 과제를 진

행했으며, PRAAT ver. 6.2.20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기록한 

시간에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의 기록을 소요 시간으로 산출

하였다.

 

(2)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4판(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urth edition: K-WISC-Ⅳ, 

Kwak et al., 2011)의 보충 검사 중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작업기억과 같은 

인지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작업기억 능력이 수용된 정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운데(Fazio, 1998), 

K-WISC-Ⅲ의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검사는 작업기억과 정적 상

관을 보였기에 처리속도를 측정하는 연구 과제로 채택하였다(Lee, 

2007).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는 숫자 2개로 이루어진 문항부터 

시작하여 10개까지 늘려 가는데, 숫자의 개수가 같은 문항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한 세트는 총 2점으로, 각 문항을 올바

르게 따라 말하면 1점씩 부여하였고, 한 세트 내 두 문항 모두 오

반응 시 검사를 종료하였다. 본 과제는 18점 만점으로 계산한 뒤 

백분율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3) 이야기 이해 능력 검사

아동의 이야기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과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을 실시하였다. 본 과제는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세 개의 영상을 보여준 직후 검사자가 영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아동에게 답하도록 하였다. 영상은 유튜브 키즈 

채널에서 최근 4~6세 아동들이 많이 시청한 영상들 중 조회 수가 

높은 4개를 우선 선정하여 각 영상 당 2~3개 에피소드의 초당 음

절 수를 측정하였다. 총 9개 영상의 초당 음절 수를 측정한 결과, 

평균 속도는 2.40음절/초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4~6세 아

동을 대상으로 사용한 ‘호야네 집(Caillou)’ 애니메이션(한글판)의 

초당 음절 수가 2.30음절인 것으로 확인되어(Y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최종 영상물로 호야네 집 애니메이션 3편을 선정하였

다. 3편의 에피소드는 재생시간 및 총 음절 수를 고려하여 모두 3

분 내외가 되도록 맞추었다. 

영상의 속도 설정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성인 대상 연구를 

참고하였다(Griffiths, 1990). 해당 연구에서 느림, 보통, 빠름 말 

속도를 각각 초당 1.90음절/초, 2.85음절/초, 3.80음절/초로 설정

하였다. 이는 아동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어와 언

어적 차이를 지닌 영어를 사용한 연구라는 사실을 참작하여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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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사용하기 위한 3편의 영상의 영상 속도를 평균 2.66음절/

초인 .75배속, 3.55음절/초인 1.00배속, 4.43음절/초인 1.25배속

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치는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인이며 대상자가 아동이라는 점, 시

각적 단서가 함께 제시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인 

아동들이 시청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속도

의 적합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4명의 연구원이 영상 속도를 .50

배속, .75배속, 1.00배속, 1.25배속, 1.50배속으로 설정하여 확인

하였으며, 그 결과 .50배속과 1.50배속은 각각 너무 느리거나 너

무 빨라서 영상 속 말소리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최종적으로 .75배속, 1.00배속, 1.25배속 영상을 연구

에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동은 ‘호야네 집’ 영상 중 3편의 에피소드(A: 엄마가 된 

호야, B: 호박 농장에 간 호야, C: 호야와 광대)를 세 가지 속

도(.75배속, 1.0배속, 1.25배속)로 무작위 시청하였다. 영상 시

청 전, 검사자는 아동에게 미리 영상이 끝난 직후에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질문에 대한 답은 구두로 요구

하였다. 하나의 영상이 끝날 때마다 사실적 이해 질문을 먼저 

한 뒤에 추론적 이해 질문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사실적 정

보 이해 및 추론적 정보 이해 문항에 대한 정보의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되었다. 

이야기 이해 수행력 점수는 검사자 4인의 기준에 따라 채점되

었으며, 질문의 난이도 및 유형에 따라 1점 또는 2점으로 진행하

였다. 정답을 정확하게 말한 경우 2점, 검사자가 선정한 답을 말하

지는 않았지만 의미상 같은 답을 했을 경우 단일 점수를 채택하여 

1점으로 채점하였고, 아동의 설명이 요구되는 질문인 경우에는 답

의 구체성에 따라 점수를 나누었다.

질문은 검사자 4인이 논의하여 구성하였으며, 이후 예비 연구에

서 5세 아동 1명에게 영상과 질문의 난이도를 확인한 후 수정하였

다. 최종적으로 질문지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언어

병리학과 박사과정 2인에게 5점 척도(1점=매우 부적절하다~5

점=매우 적절하다)로 적절성 평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세 

개 영상 모두 평균 4.7점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영상에 대한 질문의 점수는 평가자로부터 수정

받은 질문의 타당도와 정답 및 오답의 예시를 근거로, ‘엄마가 된 

호야’ 영상은 사실적 이해 질문 6개(11점), 추론적 이해 질문 

4개(8점)로 총 19점, ‘호박 농장에 간 호야’ 영상은 사실적 이

해 질문 5개(10점), 추론적 이해 질문 5개(10점)로 총 20점, 

‘호야와 광대’ 영상은 사실적 이해 질문 6개(12점), 추론적 이

해 질문 4개(8점)로 총 20점이다. 모든 점수는 백분율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검사자 4인 간 이야기 이해력 질

문 채점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 1명의 이야기 이해 수

행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채점자 간 신뢰도는 96.7%로 나

타났다.

3.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생 4인이 실시하였

으며,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실험 전 검사자 간 실시 방법과 

채점방법을 통제하였다. 검사 전 구글 설문으로 부모설문을 실

시하였으며, 전체 아동은 선별검사에 참여한 뒤 처리속도 및 

처리용량 과제, 이야기 이해 평가 과제에 참여하였다. 처리속도 

과제는 A4 용지에 숫자를 출력한 뒤 제시하였다. 이야기 이해 

과제에 사용한 영상은 태블릿 PC로 제시하였으며 아동이 듣기 

편한 소리 크기와 보기 편한 위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였다. 세 개 영상은 세 가지 속도에 무작위 배치되었으

며, 모든 아동은 세 영상을 전체 시청하였다. 모든 검사는 연구

자와 대상자 간 일대일 방식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

며, 대상자별 1회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4. 결과 처리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ver. 29(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영상 재생 속도(느림, 보통, 빠

름)에 따른 이해력 및 처리용량, 처리속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으며, 영상 속도(느림, 보통, 빠름)에 따른 이야기 이해 질

문(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 유형 간 이야

기 이해 수행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영상 속도(느림, 보통, 빠름) 간 질문 유형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속도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 점

수에 따라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영상 속도에 따른 질문 유형 간 이야기 이해 수행력 

영상 속도에 따른 질문 유형 간 이야기 이해 수행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영상 속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21)=.251, p=.779). 그러나 기술통계 결과, 영상 속도에 따라 

이야기 수행력은 느린 속도(M=63.18, SD=26.04), 보통 속도

Slow speed video (%) Normal speed video (%) Fast speed video (%) Processing 
speed (sec.)

Processing 
capacity (%)LQ IQ Avg. LQ IQ Avg. LQ IQ Avg.

73.43
(22.07)

52.93
(26.09)

63.18
(26.04)

71.24
(19.27)

53.28
(24.05)

62.26
(23.39)

68.50
(22.52)

51.63
(14.13)

60.06
(20.46)

47.39
(15.23)

37.92
(10.00)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Q=literal question; IQ=inferential question; Avg.=average; Processing speed (sec.)=rapid 
automatized naming from KOLRA (Pae et al., 2015); Processing capacity (%)=Digit span from K-WISC-Ⅳ (Kwak et al., 201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formance results on differen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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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2.26, SD=23.39), 빠른 속도(M=60.06, SD=20.46) 순으로 

나타나 속도에 따른 수행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느린 속도에서 가장 높은 이야기 이해 수행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질문 유형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21)=24.923, p=.000). 사실적 정보 이해 점수(M=71.06, 

SD=21.12)가 추론적 정보 이해 점수(M=52.62, SD=21.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영상 시청할 시 추론적 질문보다 

사실적 질문에서 더 높은 이야기 이해 수행력을 보였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질문 유형과 영상 속도의 이차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1)=.084, p=.919). 이에 대한 결과

를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p<.05

Figure 1. Performance results on story comprehension 
based on video speeds

2. 처리용량 및 처리속도와 이야기 이해 수행력 간 상관관계

학령전기 아동의 처리용량 및 처리속도와 다양한 속도의 영

상을 시청한 후 이들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 간 상관관계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하여 처리용량 과제인 K-WISC 4판의 숫자 바

로 따라 말하기와 처리속도 평가 과제인 KOLRA의 빠른 숫자 

이름대기, 그리고 이야기 이해에 관한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

과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처리용량 과제 수행력과 영상 속도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 간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처리속도를 측

정한 과제와 느린 속도로 시청한 영상의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에 

대한 수행력(r=-.556, p=.006)과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에 대한 

수행력(r=-.460, p=.027)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통 속도로 시청한 영상의 추론적 정보 

이해에 대한 수행력 간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527, p=.010). 즉, 처리속도를 측정한 과제에서 수행력이 높

을수록 시청한 영상의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 또는 추론적 정보 

이해에 대한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나타낸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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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Significant correlation shown between 
processing speed, comprehension of literal question score based 

on slow speed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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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processing speed, comprehension 
of inferential question score based on slow speed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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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Correlation between processing speed, comprehension 
of inferential question score based on normal speed video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야기 영상 재생 속도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사실적 정보 이해력 및 추론적 정보 이해력과 처리속도 및 처

리용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6세 아동은 영상 재생 속도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

Slow speed 
video

Normal speed 
video

Fast speed 
video

LQ IQ LQ IQ LQ IQ

Processing 
capacity

.231  .060   .332 .021 -.186 -.020

Processing 
speed

-.556** -.460* -.356 -.527**   .059   .184

Note. LQ=literal question; IQ=inferential question.
*p<.05, **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ocessing speed, processing 
capacity, and story comprehension score based on different video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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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느린 속도 영상에서 빠른 속

도 영상보다 더 높은 이야기 수행력을 보이는 경향성을 확인하였

다. 본 결과는 말 속도 및 이야기 속도가 느리게 제시되었을 때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이 더 높았다는 기존 연구와 결을 같이 하지

만(Berry & Erickson, 1973; Haake et al., 2014; Weismer & 

Hesketh, 1996), 언어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정상 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이 언어와 관련된 장애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처리속도에는 개

인 차가 존재한다. 장애군과 일반 집단을 비교하였다면 Weismer

와 Hesketh(1996)의 연구와 같이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

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일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차

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각 영상 재생 속도에서 질문 유형을 사실적 정보 이

해와 추론적 정보 이해로 나누어 이야기 이해력을 살펴보았다. 이

때 세 가지 재생 속도에서 모두 사실적 정보 이해 수행력이 추론

적 정보 이해 수행력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사실적 정보는 영상에 

명시된 정보만으로 답을 구할 수 있기에 사전 지식이나 추리 능력

이 부족하여도 답변이 가능하다. 반면 추론적 정보는 아동이 가진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

은 내용을 추리하여 답을 유추해야 한다(Cain & Oakhill, 1999). 

이처럼 추론적 정보 이해는 인지적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기 때

문에 사실적 정보 이해 수행력보다 비교적 낮은 수행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이 영상의 속도와 무관하게 사실적 정보를 

묻는 질문에서 더 잘 했다는 본 결과는 다수의 연구를 지지한다

(Basaraba et al., 2013; Jeong, 2009; Kang & Yim, 2018; 

Yoon & Kim, 2005).

둘째, 아동의 처리속도와 이야기 영상 속도에 따른 이해력 간 

관계에서 처리속도가 빠른 아동일수록 느림과 보통 속도로 재생된 

이야기 이해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처리속도가 빠른 아동은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영상

의 속도가 1.00배속일 때와 0.75배속일 때 더 빠른 속도로 주어

진 정보를 처리한 것이다. 반대로 처리속도가 느린 아동의 경우 

처리속도가 빠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속도로 정보

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야기 이해 수행력이 낮았을 것이다. 즉, 인

하 부하에 부담이 가지 않는 영상 속도로 추정할 수 있는 느림과 

보통 영상 속도에서 아동들은 처리속도의 차로 이야기 이해 수행

력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시간 동안 전달되는 

시청각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속도가 빠른 아

동일수록 수행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과는 예측 가능했으며, 이는 

처리속도가 이야기 이해에 주요 요인임을 증명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Bayliss et al., 2005; Hess & Radtke, 1981; 

Huetting & Janse, 2016). 

질문 유형에 따라서는 처리속도가 빠를수록 느린 재생 속도 영

상의 사실적 정보 이해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고, 보통 재생 속

도 영상의 추론적 정보 이해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반면 보

통 재생 속도 영상의 사실적 정보 이해 수행력에서 처리속도가 빠

른 집단과 처리속도가 느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보통 재생 속도로 시청한 영상의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은 

처리속도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졌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집단은 느린 영상 속도의 사실적 정

보 이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처리속도가 빠른 아동들이 느

려진 영상 속도의 혜택을 보아 영상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에 더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을 것으로 해석

된다. 즉, 처리속도가 빠른 아동은 느린 영상 속도의 득을 보았지

만, 처리속도가 느린 아동은 그 득을 보지 못한 것이다. 처리속도

가 빠른 아동도 이야기가 빠른 속도로 재생되었을 때에는 사실적, 

추론적 이해 모두에서 수행력에 유의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던 결

과로 미루어 볼 때 빠른 영상 속도는 정보처리에 부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을 보통 혹은 

느린 재생 속도로 제시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제시하는 것보다 아

동의 처리 부하를 낮추어 주어 이야기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동의 처리용량은 이야기 속도에 따른 이해력과는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처리용량이 내러티브의 이해와 

추론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Williams et al., 2006)와는 

다른 결과이다. 처리용량이 이야기 속도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언어를 포함한 기타 장

애가 보고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 처리용량

에 대해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선행 연구

는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분리하여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는 시각 및 청각적 자극이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영상을 사

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설계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처리용량과의 연계성이 낮게 나왔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처리용량에 대한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또 다른 선행 연

구에서 처리속도와 처리용량은 서로 연관성을 보임에도 기능적으

로는 독립적인 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onard et al., 2007). 영상 재생 속도가 처리용량에 주는 영향

인지, 처리용량이 영상 재생 속도에 따른 이해력에 주는 영향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처리용량과 영상 재생 속도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 간에는 서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처리용량은 영상 속도와 같은 속도 관련 요인

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아동의 연령 및 이야기 회상 전략 등 다

양한 변수의 상호작용과 관련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Bayliss et al., 2005).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 능력은 이후 학령기의 읽기 이해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Griffin et al., 2004; 

Khan et al., 2016; Paris & Paris, 2003), 읽기 이해 능력은 

학습 능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발달에 맞추어 적절한 속도의 이야기 영상을 제공함으

로써 이야기 이해 능력을 최적화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4~6세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영상 속도

에 따른 이해력과 처리속도, 처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총 23명의 아

동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크기가 작아 검증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를 

확대하여 속도와 이해력의 상관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를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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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야기 영상은 동화책, 단순 내레이션과 달리 빠른 장

면 변화와 음향효과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으로 매우 복합적인 

인지 처리를 수행해야 하기에(Ayres & Paas, 2007), 처리속도 

외에도 다양한 요인변수와 이야기 영상 속도의 상관에 대한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추후 언어지체 아동, 단순언어장애 아동 등 

언어능력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하여 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좁힘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후

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처리속도와 처리용량을 측정

하여 연구 결과를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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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점, 정반응 예시 1점, 정반응 예시

사실적 정보 
이해

1
처음 호야 집에 누가 오셨잖아,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할아버지 -

2 오늘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소풍 가는 날,
호박 따는 날

-

3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무엇인가요?

호박씨, 씨앗 -

4
호야와 할아버지는 총 몇 개의 
호박을 땄나요?

두 개 -

5
호야가 호박을 따는 동안 엄마와 
애나는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곰돌이) 세탁, (곰돌이) 빨래 -

추론적 정보 
이해

1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호야는 
왜 신이 났을까요?

소풍가는 날이어서 놀러가는 날이어서

2
더러워진 곰돌이를 본 호야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퍼요, 화나요, 속상해요 안 좋아요

3 호야는 왜 호박을 들지 못했나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커서

4
호야는 커다란 호박 뒤에 왜 
숨었을까요?

숨바꼭질 하려고, 할아버지가 못 찾게 할아버지랑 놀려고

5
농장 아주머니는 호야에게 무엇을 
받았을까요?

(호야가 호박이랑 찍은) 사진 -

Appendix 1. Example: literal and inferential questions and examples of correct answer in ‘Pumpkin Patch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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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속도와 처리용량이 영상 속도에 따라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윤서린1, 황령희1, 김수진1, 문지현1, 임동선2*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2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영상 속도 및 질문 유형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을 살펴보고, 

아동의 처리속도 및 처리용량과 이야기 이해력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수도권에 소재한 4~6세 아동 2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처리용량 과제인 빠른 숫자 이름대기와 처리속도 과제인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를 

실시하였다. 이야기 이해 과제로 평균 음절 수를 고려한 총 3개의 ‘호야네 집’ 이야기를 

선정하였다. 영상은 느림(.75배), 보통(1.0배), 빠름(1.25배) 속도에 무선 배치하여 아동에게 

무작위 제시하였으며, 아동은 하나의 영상을 시청한 직후 10개 사실적 및 추론적 이해 질문에 

답하였다.

결과: 영상 재생 속도에 따른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영상 속도가 느려질수록 수행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느린 속도 영상에서 가장 높은 이야기 

수행력을 보였다. 또한 이야기 이해 질문 유형 간 이야기 이해 수행력의 차는 유의하여 사실적 

정보 이해 수행력이 추론적 정보 이해 수행력보다 높았다. 처리용량은 영상 속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처리속도와 느린 영상 속도의 사실적 질문과 추론적 질문 및 보통 영상 

속도의 추론적 질문 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결론: 영상 처리속도가 빠른 아동일수록 이야기 이해 수행력에 유리하지만 빠른 속도의 영상은 모든 

아동에게 정보처리 부하를 일으킴을 시사하며, 아동의 발달에 맞추어 적절한 속도의 영상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검색어: 이야기 이해력, 처리속도, 처리용량, 학령전기 아동, 영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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