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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
ence in reading comprehension i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and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LI) in early school age according to reading conditions, and to de-
termine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and eye movement patterns in each group. Methods: A total of 213 children (TD: 183; LI: 
30) in the 1st and 2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ading conditions (reading while listening, reading only), all children were randomly 
assigned to perform text reading tasks, and real-tim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n attached eye-tracker.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ory un-
derstanding according to reading conditions between groups,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relation patterns between each group’s reading comprehension and eye move-
ment pattern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reading conditions. Conclusion: In the TD 
group this study found that the faster the processing speed, the higher the reading pro-
cessing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in the LI group, the processing speed was generally 
slow due to their poor literacy or cognitive processing speed, therefore there was no corre-
lation between eye movement patterns and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Keywords: Eye-tracking, Eye movement patterns, Reading condition, Reading comprehen-
sion, Early school-age children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에게 읽기 능력은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여

겨진다. 학령기 아동에게 읽기 활동은 단순히 시각적 자극으로서 

글자 자체를 보는 행위가 아닌,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숨은 

정보를 추론해내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는 행위이다. 즉, 글을 읽

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적 의미 이상의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비판적인 사고과정이 필요하다(Seo, 

2008; Westby, 2005).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게 읽기 활동은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자신이 가진 언어적 기술을 활용하여 이

해하는 과정 전반을 포함하게 된다(Gough & Tummer, 1986). 특히 

학령기 아동에게 주어지는 학습 자료의 대부분이 문자를 사용한 

읽기 자료의 형태로 되어 있기에 읽기 능력은 단순히 학업 능력이 아

닌 중요한 학습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Hwang, Kim, & Lee, 2007).

이처럼 학령기 아동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읽기 기술을 활용하

여 수많은 자료를 접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단순 읽기 이론

(simple view of reading)에 따르면 읽기는 언어적 이해(language 

comprehension)와 쓰여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해

독(decoding)으로 구성된다(Gough & Tunmer, 1986). 학령기 초기

에는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 자체가 아동의 읽기이해 과정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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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학령기 중기 이후로 접어든 이후에는 문자 

해독 능력이 향상되고 자동화되면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언어 전

반적 지식이 읽기이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orch & Whitehurst, 2002). 즉, 학령전기는 아동이 한 명의 독자

로서 성장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아동은 음독에서 스스로 묵독

하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Kim, Cho, & Koh, 

2015).

이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읽기 이야기 이해 능력의 발달은 학업 

적응 및 학업 성취 등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 아동

에게는 중요한 과업으로 일컬어진다(Boudreau, 2008; Duke, 2000; 

Lorch, Milich, & Sanchez, 1998; Paris & Paris, 2003). 또한, 읽기를 

통한 이야기 이해 능력은 학령기 아동들의 읽기 및 쓰기와 관련된 

학업 능력을 예측하고(Craig, Hull, Haggart, & Crowder, 2001), 사

회적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Yoon & Kim, 2005). 그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

동의 언어 능력 특성을 밝히고, 이야기 이해 및 말하기 과정에서 나

타나는 이들의 정보처리 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Bishop & Adams, 1992; Norbury & 

Bishop, 2002). 

그러나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또래에 비해 어휘력, 

문법 이해 등에서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읽기 이야기 이해 과정에

서도 낮은 수행을 보이게 된다(Blom & Boerma, 2016). 이러한 능력

의 결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Oakhill & Cain, 

2007), 학령 초기 아동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조

기 중재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읽기 능력 및 학업수행 

향상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

상에서 사용되는 중재 방식으로, ‘읽으면서 듣기(Listening-While-

Reading)’ 활동이 있다. 이 방법은 읽기 유창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

용되는데, 읽기 과제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음성 자료가 함께 제시

된다. 읽기 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듣기 활동을 통해 의미적 덩어리

를 파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단순 읽기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Brown, Waring, & Donkaewbua, 2008). 읽기이해

에 부족함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읽으면서 듣기’ 방법을 사용

하였던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소리 내어 다시 읽기의 정확도가 증

가하였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Rose, 1984; Rose & Sherry, 1984; 

Skinner et al., 1993). 또한 이러한 방식이 단순 읽기에 비해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Rasinski, 

1990), 이 방법이 이야기 이해 수행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는 논쟁이 존재한다(Schmitt, Hale, McCallum, & Mauck, 2011; 

Skinner, Robinson, Adamson, Atchison, & Woodward, 1998). 따라

서,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전환기에 놓인 학령 초기 일반 아동과 언

어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텍스트만을 단독으로 읽는 

경우와, 텍스트와 더불어 음성 자극이 제시되는 경우 아동의 이야

기 이해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학령기 일반 아동 및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 

차이를 확인하였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이야기 이후 제시되는 

일련의 질문을 통해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방

식을 사용해왔다(Kim & Pae, 2013; Lee, 2015; Yu & Kim, 2017). 이

와 같이, 문답을 통해 이야기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야기

에 등장하는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론,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Freedle, 

1979).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수행력을 비교 분석하였던 선행연구에서는,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어휘의 양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하며, 새로운 어휘 

습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의 정보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 정보 통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이야기 이해 수행력에서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e, 2013; Lee, 2015). 

최근에는 읽기와 관련된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시선추적

장치(eye-tracker)를 사용하여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선추적장치는 피실험자가 글을 읽을 때 

사람이 지각하지 못하는 적외선을 눈에 투사하여 수정체에서 반사

되는 신호를 통해 시선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전문적인 실험기구이

다(Suh, Kim, Pyeon, & Shin, 2016). 선행연구에서는 시선추적장치

를 통해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이 발달적 읽기 결함을 연구하

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De Luca, 

Borrelli, Judica, Spinelli, & Zoccolotti, 2002), 시선추적 과제는 읽

기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음이 검증되기도 하였다(Pavlidis, 1981). 특히 학령 초기 아

동의 읽기 수행 중 안구운동을 측정하는 방법은 질문을 통해 읽기 

수행력을 측정했을 때 누락되기 쉬운 실시간 데이터, 즉 아동의 읽

기 처리 속도 및 읽기 과정에서 보이는 질적 차이를 수집할 수 있다.

시선추적과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는 고정(fixation), 

도약(saccade), 회귀(regression)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는 텍스트의 난이도가 높고,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읽기 시간

과 시선고정횟수, 시선고정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Ashby, 

Rayner, & Clifton, 2005; Chace, Rayner, & Well, 2005; Cho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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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et al., 2010; Lefton, Nagle, Johnson, & Fisher, 1979; McConkie 

et al., 1991; Park, 2012; Rayner, Chace, Slattery, & Ashby, 2006). 선

행연구에 따르면, 고정(fixation)은 시선이 특정 위치에 머무르는 것

을 의미하며, 도약(saccade)은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다가 다른 위치

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는 도약과는 달리 이미 읽은 텍스

트를 다시 읽는 것을 의미한다(Kim & Kang, 2016). 또한, 읽기 기술

이 발달함에 따라 시선고정시간은 감소하고 도약의 길이는 증가하

며 회귀 빈도는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 잘 읽을수록 텍스트를 

더 쉽게 처리하기 때문에 시선을 덜 고정하여도 처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건너뛰어도 이해할 수 있고, 앞선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

도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Rayner, 1998).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텍스트 수준에서의 읽

기평가가 읽기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유의하게 변별하는지를 살

펴보고, 시선추적과제의 측정치 중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 측정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12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읽기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텍스트 처리 특

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선추적과제의 측정치 중 시선

고정횟수, 고정지속시간, 도약 수, 회귀 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Kim, Oh, Choi, Kim, & Sung, 2018). 또 다른 선행연

구에서는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읽기 처리과정

을 시선추적기를 사용하여 분석하면서, 이들의 읽기이해 능력을 

사실적 이해와 추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순언어장

애 아동의 읽기이해 능력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저조하였으

며, 사실적 이해뿐만 아니라 텍스트 연결추론과 빠진 정보추론에

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선추적관련 변수에서도 단순언어장

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읽기 시간뿐 아니라 시선고정횟수, 평

균 시선고정시간, 총 시선고정시간 등에서 유의하게 긴 경향성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 Yim, 2018). 

이처럼 최근의 연구에서는 읽기 활동이 일어나는 동안 학령기 

아동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실시간 안구 움직임 패턴 

분석을 통해 두 집단 아동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어

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시선추적관련 변수를 다

룬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는 안구 움직임 관련 여러 변인 중 시선고

정과 같은 시간 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며(Kang & Yim, 

2018), 시선의 도약 등 길이 관련 변인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다. 또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에게 읽기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정을 시선추적기로 분석해왔으나(Kang & Yim, 2018; Kim et al., 

2018), 읽기 과정에 대한 과도기에 놓인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

로 읽기 조건에 따른 이야기 이해 과정을 시선추적 데이터로 분석

하였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읽기 조건에 따라 시선 추적을 사용한 선행연구(Rayner, 1998; 

Serrano & Pellicer-Sánchez, 2022)에 따르면, 읽기+듣기 조건에서 

읽기 단독 조건에 비해 시선고정시간이 길었으며 시선고정횟수도 

더 많았다. 이는 오디오가 동시에 제공되는 읽기+듣기 조건 특성상 

오디오 속도에 맞추어서 시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

안 시선이 고정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시선이 고정되는 횟수 역시 증

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거나(Rayner, 1998) L2를 배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므로(Serrano & Pellicer-Sánchez, 2022)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

한 결과가 모국어를 배우는 학령 초기 아동들에게도 동일하게 검

증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읽기 단독 조건, 그리고 듣기+읽기 조건에서 

학령기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에서 이야기 이해 수

행, 그리고 시선고정 및 시선의 도약 등의 안구 움직임 패턴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아동 집단과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 간 읽기 조건에 따

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일반 아동 집단과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에서 읽기 조건에 

따라 이야기 이해 수행력과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의 한 사립 초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아동 총 213명(남 91명, 여 122명)이 참여하였다. 해당 초등학

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아동의 부모님에게 연구 참여 관련 안내문

을 발송하였으며, 부모와 아동이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표

한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포함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아동이 초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이며, (2) K-BIT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 2nd edition, K-BIT2; Moon, 

2020)의 하위 영역인 비언어성 지능 검사 결과, 표준점수가 85점(-1 

SD) 이상이며, (3) 부모 및 교사를 통해 아동의 읽기 능력이 초등학

교 1-2학년 수준의 스크립트를 읽기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아동이며, (4)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안경을 착용하

지 않은 아동이어야 하며, (5) 부모 및 교사로부터 아동의 시각 및 

청각 등의 동반 장애가 보고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

히, 본 연구에 사용된 모니터 부착형 시선추적기의 경우, 주사되는 

빛에 대한 각막 반사를 통하여 안구 움직임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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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기 때문에, 아동이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인식 정확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는 안경 미착용 아동만을 연구대상으

로 포함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 아동 중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에서 수용 어휘력 검사와 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가 모두 10%ile 이상인 아동 183명(남 76명, 여 107명)이 일반 

아동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수용 어휘력 검사 또는 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에서 둘 중 하나라도 10%ile 미만으로 나타난 아동 30명

(남 15명, 여 15명)이 언어발달장애 아동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아동은 무선 배치를 통해 각 스크립트 및 조건에 배치되었

으며 듣기+읽기 조건에 참여한 일반 아동은 89명, 읽기 단독 조건에 

참여한 일반 아동은 94명이었다. 또한, 듣기+읽기 조건에 참여한 언

어발달장애 아동은 16명, 읽기 단독 조건에 참여한 언어발달장애 

아동은 14명이었다. 집단별 연구 대상자의 정보 및 이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과제

전체 아동은 REVT, K-BIT 비언어성 지능 검사에 참여하였으며 

시선추적기가 부착된 컴퓨터를 사용한 두 조건(읽기+듣기 조건, 읽

기 단독 조건)의 이야기 과제에 순차적으로 참여하였다. 각각의 읽

기 과제 이후 연구원이 이야기 이해 평가 질문을 제시하고 아동이 

답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야기 읽기 과제(시선추적 데이터 수집)

전체 아동은 여섯 개의 스크립트로 구성된 읽기 과제에 참여하

였다. 해당 과제는 연구대상 아동 수준에 맞추어 언어병리학과 교

수 1인과, 석박사과정 학생 6인의 검토를 통해 제작되었다. 전체 연

구 대상자가 모두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서로 다른 연구 참여

일에 같은 학년 및 같은 반에서 여러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 간 읽기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

록 읽기 과제는 서로 다른 6개의 스크립트로 구성되었다. 스크립트

는 초등학교 1-2학년 추천 도서 등을 통해 선정된 문학 지문 3개, 비

문학 지문 3개로 구성되었다. 글의 난이도를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

는 KReaD 분석 결과(Cho & Lee, 2020), 문학 지문(KReaD 지수 

2.78학년)에 비해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KReaD 지수 5.29학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문학 지문은 평균 어절 수 803.67개(지

문 A 801개, 지문 B 804개, 지문 C 806개), 총 문장 수를 73개로 통

일하여 구성한 반면, 비문학 지문은 문학 지문의 절반 수준인 총 어

절 수 평균 419.67(지문 A 425개, 지문 B 420개, 지문 C 414개), 총 문

장 수를 37개로 통일하여 제작하였다. 전체 아동은 총 6개로 구성

된 스크립트 조건 중 한 개의 과제에 무선 배치되었으며, 지문 간 차

이로 인한 난이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수집 이후, 

아동의 모든 연구 참여 데이터(시선추적 변인, 이야기 이해 수행 점

수)는 Z 점수로 변환 뒤 분석에 사용되었다.

시선추적 데이터 수집에는 사전 연구 관련 트레이닝이 완료된 연

구보조원 6인이 투입되었다. 시선추적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

용에 대한 매뉴얼은 최소 2회 이상의 사용 방법 설명과 1회 이상의 

실제 아동 대상 트레이닝을 통해서 숙지 완료하였으며, 아동에게 과

제 이전에 제시되는 지시문은 문서화된 파일로 작성하여 연구보조

원에 배부함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연구 과제 이후에 제시되는 이야기 이해 질문의 경우, PPT (Mi-

crosoft Office, Power Point) 파일로 제작되어 아동에게 직접 제시됨

은 물론, 연구원이 해당하는 PPT 파일 내 질문을 아동에게 직접 읽

어주어 연구원 간 제시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6개의 스크립트는 읽기 조건에 따라 듣기+읽기 조건, 그리고 읽

기 단독 조건으로 구분되었다. 듣기+읽기 조건에서는 아동이 시선

추적기가 부착된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

였으며, 글의 내용과 상응하는 음성파일을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학 지문의 경우 총 11개의 슬라이드(한 슬라이드당 10줄

의 문장으로 구성), 비문학 지문의 경우 총 6개의 슬라이드(한 슬라

이드당 10줄의 문장으로 구성)로 구성된 각 페이지를 읽는 동안 페

이지에 상응하는 음성파일이 제시되었다. 각 페이지는 삽입된 음성

파일 재생이 완료된 경우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전환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음성파일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유치원 교사 경력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Reading condition Language group Age (month) Receptive vocabulary score Expressive vocabulary score K-BIT standardized score

Auditory + Reading TD (N= 89) 88.70 (7.34) 90.10 (15.58) 92.81 (18.14) 115.20 (16.46)
LI (N= 16) 88.88 (6.29) 74.94 (11.01) 69.31 (6.82) 104.91 (14.07)

Reading only TD (N= 94) 88.52 (7.51) 91.15 (16.02) 92.72 (18.03) 116.13 (17.32)
LI (N= 14) 86.00 (6.10) 76.00 (11.58) 69.00 (7.61) 108.67 (11.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Children with typical development; LI=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K-BIT=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 2nd edition (Mo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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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연구보조원 1인이 사전에 음성 녹음 부스에서 내레이션을 

녹음하였으며, 시선추적기 과제 제작 과정에서 배경음 형태로 해당

되는 각각의 페이지에 삽입되었다. 반면, 읽기 단독 조건에서는 아

동이 시선추적기가 부착된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는 글을 읽으며, 

별도의 음성파일은 재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원이 아동의 실시

간 시선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아동이 페이지 내에 글을 다 읽은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페이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수동으로 페

이지를 넘겨주었다. 각 읽기 조건에 따른 과제 제시 동안 시선추적

기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읽기 과제 제시 종

료 이후 아동에게 연구보조원이 이야기 이해 문항을 제시하고 이

에 대한 수행력을 평가하였다.

이야기 과제는 거치형 시선추적기가 부착된 24인치 모니터(Dell, 

P2418Hz)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읽기+듣기 조건에서는 아동용 헤

드셋을 통해 내레이션을 제시하였다. 시선추적기는 독일 SMI社에

서 개발한 REDn Eye Scientific이 사용되었으며, 샘플링 속도 60 

Hz, 정확도 0.4°, 공간해상도 0.03°의 사양을 갖추었다.

이야기 과제의 수집은 소음이 최소화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보조원이 아동의 옆에 앉아 시선추적기 작동 범위 내에 착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이 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아동의 시선 움

직임 데이터는 BeGaze ver.3.5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장되었다. 데이터 수집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하여 모든 시선추적과제 참여 직전에 모니터 내 5개의 지점

에 대한 시점 조정(calibration) 절차가 실시되었다. 시점 조정 값이 

0.6° 이내인 경우에 과제 제시 및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었다.

이야기 이해 평가

개별 이야기 과제 수행 이후, 연구보조원이 아동에게 이야기 이

해 평가 질문을 제시하였다. 평가 질문은, 이야기 이해 과제와 마찬

가지로 언어병리학 교수 1인과 석박사과정 학생 6인의 검토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1급 아동 언어치료사 2인의 타당도 평가를 거쳐, 5점 

척도의 타당도 평가 결과에서 3점 이하에 해당하는 질문은 다른 

이야기 이해 평가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이야기 이해 평가 질문은 컴퓨터 또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아동

에게 글로 제시됨과 동시에 연구보조원이 이를 구두로 읽어준 뒤 

아동의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각 스크립트에 상응하는 이야기 이해 평가 질문 목록이 제시되

었으며, 각각의 이야기 이해 평가 질문은 사실적 질문 10개, 추론적 

질문 8-9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야기에 따라 아동에게 총 18개 또는 

19개의 질문이 주어졌다. 모든 문제는 난이도 및 구성에 따라 2점 

척도(0, 1점) 또는 3점 척도(0, 1, 2점)으로 배점되었으며, 문항별로

는 단답형 질문에 1점 만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추론

형 질문인 경우 2점 만점이 배점되었다. 이에 따라, 문학 지문 A의 

총점은 34점, 문학 지문 B의 총점은 35점, 문학 지문 C의 총점은 33

점, 비문학 지문 A의 총점은 32점, 비문학 지문 B의 총점은 31점, 비

문학 지문 C의 총점은 32점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 및 결과처리

시선추적 데이터 분석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통해 읽기 과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세 가지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적으로 시선추적 변인은 시간 관련 변인(temporal scale), 공간 관련 

변인(spatial scale), 빈도 관련 변인(count scale)으로 나뉘어지며, 일

반적으로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처리과정 및 시선 탐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으로 시간 및 공간 관련 변인이 주로 사

용되는 것으로 보고된다(Lai et al.,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간 관련 변인인 (1) 전체 시선고정시간(Fixation duration), 또 다

른 시간 관련 변인인 (2) 관심 영역 시선고정시간(AOI fixation du-

ration), 마지막으로 공간 관련 변인인 (3) 시선경로길이(Scanpath 

length)가 사용되었다. (1) 전체 시선고정시간은 과제가 제시되는 동

안 화면 전체에 시선을 고정한 시간의 합(ms)을 의미하며, (2) 관심 

영역 시선고정시간은 전체 화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아닌, 본 과제

에서의 관심 영역인 글자/문장에 시선을 고정한 시간의 합(ms)을 

의미한다. 또한, (3) 시선경로길이는 과제 제시 동안 시선이 움직인 

경로의 길이 합(px)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경로 길이에는 시선이 

도약하는 과정(progressive saccade)과 회귀하는 과정(regressive 

saccade) 모두가 포함된다. 

이야기 이해 점수는 문항의 난이도 및 성격에 따라 각 문항에 1

점 또는 2점으로 채점되었으며 실제 실험에 참여하였던 연구보조

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점을 진행하였다. 1점 만점 문항의 경우 

아동이 정확히 해당 답안의 내용을 구술한 경우에만 만점이 부여

되었으며, 2점 만점 문항의 경우 아동이 정확히 해당 답안이 내용

을 구술한 경우 2점, 답안의 내용 중 일부의 정보만 구술한 경우 1점

이 부여되었다. 전체 자료에 대한 채점 이후,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3

인에 의해 전체 채점 결과가 재 검수되었다. 전체 자료 중 10%에 해

당하는 자료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 결과, r= .98 수준의 높

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시선추적 데이터 및 이야기 이해 점수는 전체 아동이 여섯 개의 

스크립트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크립트 종류와 읽기 조

건에 따라 해당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뒤 각 아동의 수

행력을 Z 점수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에는 SPSS ver. 28이 사용되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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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읽기 조건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이원분산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이야기 이해 수행력과 안구 움직

임 패턴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집단별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읽기 조건에 따른 집단 간 이야기 이해 수행력 차이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 간 읽기 조건에 따른 이야

기 이해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원분

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 등분산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p>.05). 분산분석 결과, 읽기 조건에 따른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F(209,1) = .343, p< .05), 반

면에 집단에 대한 주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09,1) =7.828, 

p= .006). 즉, 일반 아동 집단이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읽기 조건

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F(209,1) = .818, p< .05). 

집단 및 조건에 따른 이야기 이해 점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으

며, 읽기 조건에 따른 집단 간 이야기 수행 차이는 Figure 1에 제시

하였다. 

집단별 이야기 이해 수행력,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 

읽기 조건에 따른 학령 초기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 및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아동 집단은 듣기+읽기 조건에서 이야기 이해 수행력

과 관심 영역 시선고정시간 간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며

(p< .05), 이야기 이해 수행력과 시선경로길이 간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1).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은 듣기+

읽기 조건에서 이야기 이해 수행력과 시선경로길이 간 정적 상관관

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1).

또한, 일반 아동 집단은 읽기 단독 조건에서 이야기 이해 수행력

과 전체 시선고정시간(p< .01) 및 관심 영역 시선고정시간에서의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1). 그러나 언어발

달장애 아동 집단은 읽기 단독 조건에서 이야기 이해 수행력,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회과학 분야에서의 상관관계의 강도에 관한 해석 과정에서 일반적

으로 .02-.04 수준의 상관관계를 약한 상관, .04-.07 상관관계를 상

당한 상관관계로 해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Kang & Kim, 

2009), 본 연구에서의 듣기+읽기 조건에서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

의 시선경로길이와 이야기 이해 수행력 간 관계를 상당한 정적 상

관관계(r= .513, p< .05)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으며, 듣기

+읽기 조건에서 일반 아동 집단의 관심 영역 시선고정시간 및 시선

경로길이와 이야기 이해 수행력 간 상관관계를 약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읽기 단독 조건에서 일반 아동 집단의 시선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ory comprehension performance by each 
group and reading condition

Reading condition Language group N Story comprehension scores 
(Z score)

Auditory + Reading TD 89 .107 (.866)
LI 16 -.595 (1.323)

Reading only TD 94 .047 (.996)
LI 14 -.313 (.7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Children with typical development; LI=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eye tracking variables and story comprehen-
sion performance in each language group

Reading condition Language 
group FD AOI FD Scanpath

Auditory + Reading TD .072 (.913) .004 (.962) .043 (.929)
LI -.370 (1.136) -.023 (1.080) -.237 (1.212)

Reading only TD .010 (1.018) -.010 (1.021) .022 (.942)
LI -.067 (.657) .065 (.619) -.150 (1.21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Children with typical development; LI =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FD= Fixation duration; AOI FD=  AOI fixation duration; Scanpath= Scanpath length.

Figure 1. Results of story comprehension performance by reading condition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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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 및 관심 영역 시선고정시간과 이야기 이해 수행력 간 약

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읽기 조건(듣기+읽기 조건, 읽기 단독 조건)에 따

라 학령기 초기 일반 아동 집단과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 간 읽기 

이야기 이해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 이해 수행력과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아동이 언어발달장애 아동에 비해 읽기 조건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높은 이야기 이해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이야기 이

해 수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던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 Yim, 2018; Kim & Pae, 2013; Yu & Kim, 

2017). 언어 능력은 읽기성취도와 관련되며, 특히, 언어 능력 중에서

도 아동의 어휘지식은 단어의 식별 능력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읽기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Wise, Sevcik, Morris, Lovett, & Wolf, 

200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또한 선행연구 결과

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읽기 조건에 대한 주효과 및 읽기 조건과 집단에 따른 상

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읽기 방식(듣기+읽기, 

읽기 단독)이 각 집단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읽기 조건에 따라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

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연령에 적절한 텍스트를 읽

는 활동에서 학령기 1-2학년 아동의 이야기 읽기이해 능력은 성인

의 도움을 통해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과 수행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자극 제시 조건에 따른 시선추적 변인 차이를 분석하였던 선행

연구에서는 읽기+듣기 조건과 같이 청각적인 설명이 부연될 때 아

동들의 주의를 유도하는 데 유용하며, 특정 관심 영역에 더 많은 고

정이 나타난다는 안구 움직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Krejtz, Szarkowska, Krejtz, Walczak, & Duchowski,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에서 읽기 단독 조건에 비해 읽기+듣기 조건에서의 수행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읽기 방식에 따른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

제 제시 방식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선

행연구에서는 과제가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림 또

는 영상 자극이 제시되는 경우 아동의 시선고정 자체가 텍스트 처

리 과정에 비해 긴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아동의 문해 능력이 일정 

이상 수준으로 발달한 경우 텍스트 처리 과정이 자동화되기 때문

에 그림 자극보다 텍스트 자극에서 더욱 짧은 시선고정 형태를 나

타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Holmqvist et 

al., 2011). 

다음으로 집단별 이야기 이해 수행력 및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듣기+읽기 조건에서 일반 아동은 스크

립트의 실제 글에 시선을 오래 고정하는 것, 그리고 시선을 도약 또

는 회귀하며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과 읽기 이야기 이해 수행

력은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

단에서는 안구 움직임 패턴 중 문장을 도약 또는 회귀하여 보는 경

향성만이 이야기 이해 수행 정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의 음성이 제시되는 동안 스스로 읽기 과제

에 대한 처리를 끝내고 이후에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한 아동에게서 수행력이 높아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읽

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 더 많은 회귀(regression) 횟수와 

도약(saccade)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은 범위 내에서 잦은 

도약(saccade)을 보이거나, 역 도약(retro-saccade)을 하는 것을 포

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ayner, 1985; Trauzettel-Klosinski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소된 시각적 주의력 및 정보처리 

능력을 시사하며, 이것이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Bucci, 2021; Prado, Dubois, & Valdois, 2007; Schneps, Thomson, 

Chen, Sonnert, & Pomplun, 2013; Yagle et al., 2017). 이를 통해 언

어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읽기 이야기 이해에 지속적으로 주의 집

중하는 능력, 주의력을 길게 지속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Bosse, Tainturier와 

Valdois (2007)의 연구에서는 일부 난독증 아동이 병렬(parallel)로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수에 제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시각적

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범위가 좁으며, 이것이 읽기가 어려운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ye tracking variables and story com-
prehension performance in each language group

Reading condition Variables FD AOI FD Scanpath

Auditory + Reading TD Story comprehension .208 .271* .274**
LI Story comprehension .407 .105 .513*

Reading only TD Story comprehension -.335** -.274** .050
LI Story comprehension .096 -.053 .335

TD= Children with typical development; LI =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FD= Fixation duration; AOI FD= AOI fixation duration; Scanpath= Scanpath length.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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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읽기 수행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병렬로 식

별할 수 있는 문자 수에 제한을 갖는다는 것은 장기기억에서의 단

어 추적을 방해하며, 광범위한 읽기 과정상의 정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읽기에 어려움이 없는 일반 

아동들은 잘 갖추어진 언어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글자를 건너뛰며 

읽기(skip)가 가능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읽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

다(Seassau & Bucci, 2013). 따라서 일반 아동 집단에서는 읽기 이야

기 이해 수행력과 관심 영역에 대한 고정지속시간(AOI FD), 시선경

로길이(scanpath) 등이 낮은 상관을 보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학령

기 읽기이해력이 저하된 아동을 대상으로 문장을 들으면서 사물에 

대한 안구 움직임 패턴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던 선

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읽기이해력 부진 아동의 읽기 어려움이 

주의집중 및 기억력 저하, 관련 없는 정보 억제의 어려움을 포함한 

처리 제한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Nation, Marshall, 

& Altmann, 2003).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이 이야기 읽

기 활동 시 언어발달장애 아동에 비해 대상 사물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시선을 고정하고, 대상 사물이 아닌 것에 더 적게 시선고정했

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언어 능력이 낮은 아동들이 이야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관련 대상사물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유지하

지 못했음을 시사한다(Nicholls, 2020). 이를 통해 언어발달장애 아

동들은 책 읽기 중 활동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를 식별해 내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저하된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언어발달장애 아동 또

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읽기 단독 조건에서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에서는 시선

을 고정하거나 회귀하여 보는 등의 안구 움직임 패턴이 이야기 이

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

에서는 읽기 단독 조건에서 이들의 저하된 문해 능력 또는 저하된 

인지적 처리속도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집단 내 아동이 

보이는 처리속도가 낮으며, 읽기 수행과 관련된 텍스트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시선의 도약 및 회귀와 연결되지 않아 읽기이해 점수와 

시선고정시간, 읽기이해점수와 시선의 도약 등의 변수 간 상관관계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하여 볼 수 있다. 더불어 

성인의 음성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읽기+듣기 조건에 비해 읽기 

단독 조건은, 청각적인 설명이 부연되는 성인의 음성이 동반되지 않

으므로 아동들의 읽기이해 과정 속에서 각 아동들의 내적 처리속

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두 집단 간 사례 수의 큰 차이로 결과 해

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더 나은 읽기이해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

의 읽기이해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안구움직임 패턴 변수가 

읽기 단독 조건에서는 없었으나 읽기+듣기 조건에서는 시선경로길

이(scanpath)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더 나은 읽기이해를 위해 읽

기와 더불어 성인의 음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면서 시선을 도약 또

는 회귀하며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은 유익한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읽으면서 

듣기(listening while reading)의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음성의 제시

가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 주의력을 기울이는 방안(중심

내용 강조, 중심내용과 관련된 효과음 제시,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

기 위한 보조 장치로서의 음성 사용 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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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 of research task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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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읽기 조건에 따른 학령 초기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 및 안구 움직임 패턴 간 관계 분석

박원정1·양윤희2·정은애1·김아영3·임동선1

1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2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3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읽기 조건에 따라 일반 아동 집단과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에서 이야기 이해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는지 확인하고, 각 집단에서 이야기 이해 수행력과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방법: 초등학교 1-2학년의 아동 21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일반 아동 183명, 언어발달장애 아동 30명). 읽기 조건(듣기+읽기 조

건, 읽기 단독 조건)에 따라 전체 아동은 무선 배치되어 읽기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시선추적기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

다. 읽기 과제 종료 후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을 평가하였다. 결과: 집단 간 읽기 조건에 따른 이야기 이해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읽기 조건에 따라 각 집단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과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논의 

및 결론: 듣기+읽기 조건에서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의 읽기이해 점수는 시선경로길이(scanpath)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이들의 더 나은 읽기이해를 위해 성인의 음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유익한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핵심어: 시선추적, 안구움직임 패턴, 읽기 조건, 이야기 이해, 학령 초기 아동

본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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