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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3 OECD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

구의 약 26.67%가 만 60세 이상이고, 2060년에는 약 51.76%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OECD iLibrary, 2023). 노인 인구가 급

증함에 따라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알

츠하이머 치매와 같이 병리적인 인지 저하를 보이는 질환을 예방

하기 위해 노년층의 인지-언어 능력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초기 노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저하가 

관찰되는 인지 영역은 기억력(memory)이라고 하고(Luo & Craik, 

2008; Small et al., 1999), 이에 반해 언어는 노화 과정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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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보존되는(preserved) 영역이라고 주장한다(Kertesz & 

Kertesz, 1988).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기억력과 언어를 각각 독

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Corballis, 

2019). 언어를 사용할 때, 기억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조작

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은 그중에서도 언어 능력을 설명할 때 많

이 언급되는 기억력 중 하나로, 주의력(attention)과 조직화

(coordination)를 통해 음운론적(phonological) 및 시ㆍ공간적

(visuo-spatial) 정보를 일시적으로 조작 및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Baddeley & Hitch, 1974). 

언어적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청각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음운론적, 의미론적, 구문론적, 그리

고 화용론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Fitzpatrick & 

Wheeldon, 2000), 이 과정에서 작업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처리할수

록 작업기억 용량을 많이 사용해야 하고(Gordo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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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ghrey et al., 2020; Sung et al., 2017), 개개인의 작업기억 

용량(working memory capacity)에 따라 과제 수행력이 달라진

다(Just & Carpenter, 1992). 또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도 

작업기억 용량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Verhaeghen et al., 

2019), 노년층은 복잡한 언어적 정보를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노년층의 전반적인 인지 및 언어 저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연구들에서는 어휘 인출(word retrieval)이나 문장 이해

(sentence comprehension) 능력을 평가하는데(Gonzalez-Burgos 

et al., 2020; Stolwyk et al., 2015; Sung et al., 2017), 그중 

구어 유창성 검사(verbal fluency task)는 어휘 인출 능력을 빠르

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어서 국내ㆍ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는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제시된 범주 또는 음소에 

해당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산출하는 것으로, 전전두엽 영역

(prefrontal area)에서 담당하는 집행기능, 작업기억, 의미기억

(semantic memory), 그리고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Aita et al., 2019; Gordon et al., 2018; Henry et al., 

2004). 구어 유창성 검사는 크게 의미 유창성 검사와 음소 유창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의미 유창성 검사는 범주(예, 동물)에 해당

하는 단어를 산출하는 검사인 반면, 음소 유창성 검사는 음소 또

는 글자(예, ㄱ)에 해당하는 단어를 산출하는 검사이다. 

선행 연구들은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가 단어를 인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활성화되는 뇌 영역도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Baldo et al., 2006; Biesbroek et al., 2021; Gourovitch et 

al., 2000). 일반적으로 의미 유창성 검사는 의미기억에 더 의존하

여 단어를 인출하는 측두엽이 많이 활성화되는 반면, 음소 유창성 

검사는 의미기억을 억제하면서 집행기능을 활성화하여 특정 음소 

또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인출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많이 활

성화된다고 한다. Biesbroek 등(2021)은 뇌의 전방 및 외측부가 

음소 유창성 검사 시에 더 활성화되는 반면, 뇌의 내측 및 후측부

는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하였다. Schmidt 

등(2019)도 실어증 환자와 뇌 손상이 없는 정상 성인에게 자기공

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으로 두 유창성 검

사 간의 수행력을 비교했을 때, 정상 성인보다 좌측 측두엽 영역

에 병변이 있는 실어증 환자가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유의하게 낮

은 수행력을 나타낸 반면, 음소 유창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좌측 전두엽 영역에 병변이 있는 경우, 음소 유창

성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수행력 차이가 있었지만 의미 

유창성에서는 없었다.

또한, Aita 등(2019)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청년 320명에게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를 실시하여, 여러 인지 영역과 어떤 관련

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

미 유창성 검사는 전환(shifting) 및 어휘적 접근(lexical access)

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음소 유창성 검사는 유동적 추론

(fluid reasoning)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의미 유창성은 

상대적으로 측두엽이, 음소 유창성은 전두엽에서의 영역이 활성화되

는 결과를 나타냈다(Henry et al., 2004; Shafto et al., 2014). 

노년층에게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 간의 수행력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높은 수행력

을 나타낸다(Gordon et al., 2018; Kosmidis et al., 2004; 

Vaughen et al., 2016).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왜 더 많은 정반

응 수가 산출되는지에 대한 의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

나는 의미 유창성에서 단어를 인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화 상

황에서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Burke & Shafto, 2004; 

Salthouse, 1993). 일반적으로 단어를 인출할 때, 개념적 표상

(conceptual representation)을 떠올린 후, 이를 음운 부호

(phonological codes)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음소 

유창성 검사는 음소 또는 자소를 중심으로 단어를 인출해야 하므

로, 일반적으로 단어 인출 시에 활성화되는 개념적 표상을 의도적

으로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철자를 조합하여 단어를 산출하는 과

정을 거치기 때문에(Birn et al., 2010) 의미 유창성보다 상대적으

로 교육수준이 중요하다고도 여겨진다(Kang et al., 2000). 즉, 

음소 유창성 검사는 음소 또는 자소로 단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집행기능과 작업기억,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다(Katzev et al., 2013; Luo et al., 2010). 

Gordon 등(2018)은 청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으로 구

성된 86명의 대상자에게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미 유창성 검사의 정반응 수가 음소 유창성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

미 유창성은 어휘 인출 속도 및 어휘 심상 전략(visualization 

strategies)이 예측 변수였던 반면, 음소 유창성은 어휘 지식

(vocabulary knowledge)이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휘 지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Kavé & Yafé, 2014; Verhaeghan, 2003), 어휘 

지식의 증가가 노화로 인한 다른 인지 능력의 저하를 어느 정

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도 의미 유창성 수행력에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음소 유창성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royer 등(1997)에서도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의미 유창

성 검사가 음소 유창성보다 많은 정반응 수를 나타냈으나, 두 검

사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각 검사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반응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만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

로 인해 나타나는 인지 및 언어 능력 저하를 설명하기에는 의

미 유창성 검사가 더 적절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작업기억이나 집행기능과 같은 전전두엽 영

역에서 수행력이 저하된다는 연구들이 있다(Carpenter et al., 

1995; Kemtes & Kemper, 1997). 이 연구들의 주장에 근거한다

면 의미 유창성보다 음소 유창성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수행

력 차이가 더 커야 한다. 작업기억 용량이 감소한 노년층이 음소 

유창성 검사를 수행할 때 의미 유창성에서보다 더 많은 인지적 노

력(cognitive effort)이 필요할 것이고, 그 차이가 청년층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고 있는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의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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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또한, 집행기능 

및 작업기억과 관련이 높은 음소 유창성이 의미기억과 관련이 

높은 의미 유창성보다 더 낮은 수행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노화 

과정으로 인해 노년층에서 작업기억 용량의 감소와 집행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음소 유창성의 수행력도 중요하게 살

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국내에서도 구어 유창성 검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행력을 두 유창성 검사 모두에서 살

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정상군과 신경언어장애군

을 비교하거나(Lee et al., 2018), 노년층 내에서 두 유창성 검사 

간 수행력을 비교한 연구들이었다(Kim & Choi, 2021; Lee & 

Kang,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사용자에게서도 선행 연

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국어 사용자 

정상 청년 280명과 정상 노년 339명, 총 619명의 큰 표본 크

기로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 수행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

상자의 어떤 배경정보가 두 검사의 수행력을 잘 설명하는지, 

이것이 청년층과 노년층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

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 유창성 검사(의미 유창성 vs. 음소 유창성)에서 집단

(청년 vs. 노년) 간 수행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두 집단(청년 vs. 노년)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구어 유창

성 검사 및 대상자 정보 변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116-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619명으로, 청년층 280명과 노년

층 339명이다. 노년층의 연령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55

세 이상,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60세 이상,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65세 이상을 절충하여 60세 이상으로 하였다.

정상 노년층은 (1)건강선별설문지(Health Screening Questionnaire1, 

Christensen et al., 1991)에서 의학적 및 신경학적 병력이 보고

되지 않은 자, (2)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진단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에서 연령 

및 교육수준 대비 -1.5SD 이상의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자, (3)서

울신경심리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nd Edition: SNSB-II, Kang et al., 2012)의 하위 검사인 서울 

구어 학습 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의 즉각회상

(immediate recall: IR) 점수가 연령 및 교육수준 대비 -1.5SD 

이상의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에 따라 

K-MMSE에서 8명, SVLT-IR에서 66명이 정상 범주 기준에서 벗

어나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포함된 정상 노년층은 

273명이다. 

정상 청년층은 건강선별설문지에서 의학적 및 신경학적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자로 선정하였고, 제외된 대상자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553명으로, 정상 청년층 

280명, 정상 노년층 273명이다. 두 집단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Young adultsa Older adultsb t p

Age
(SD)
[Range]

26.130
 (4.829)
 [18~39]

70.300
 (8.186)
[60~90]

-77.516 <.001***

Education
(SD)
[Range]

14.918
 (1.832)

 [10~21]

11.024
 (4.849)

 [ 0~21]
12.550 <.001***

K-MMSE
(SD)
[Range]

29.620
 ( .709)

 [26~30]

27.880 
 (2.382)
 [13~ 0]

11.178 <.001***

WMc

(SD)
[Range]

21.664
 (4.015)

 [11~28]

13.542
 (5.628)
[ 3~28]

19.501 <.001***

SVLT-IR
(SD)
[Range]

20.480
 (4.935)

 [ 8~28]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WM=working memory; SVLT-IR=Seoul Verbal Learning Test- 
immediate recall (Kang et al., 2012).  
a n=280, b n=273, c The score was calculated by summing up the 
score of Digit Span Test-Forward and–Backward from SNSB-II.
***p<.00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연구 자극 및 절차

1) 구어 유창성 검사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구어 유창성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SNSB-II의 하위 검사인 통제단어연상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를 실시하였다. COWAT은 의미 유

창성 검사(semantic fluency)와 음소 유창성 검사(phonemic 

fluency)로 구성되어 있고, 의미 유창성 검사는 범주 ‘동물’과 ‘가

게물건’으로, 음소 유창성 검사는 자모 ‘ㄱ’, ‘ㅇ’, ‘ㅅ’으로 세부 

구성되어 있다. 검사 지침서에 명시된 것처럼 연구자는 의미 유창

성의 ‘동물’과 ‘가게물건’, 음소 유창성의 ‘ㄱ’, ‘ㅇ’, 그리고 ‘ㅅ’ 

순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의미 유창성 및 음소 유창성 지시문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의미 유창성의 경우, 연구자가 “제가 ‘시작’하면 동물의 이름을 

가능한 빠르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과 같

은 지시문을 제시한 후, 제한 시간 1분 동안 대상자가 산출한 모

든 반응을 기록하였다.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생각

나는 거 있으십니까?”라는 추가 단서를 제시하였고, 이 외 단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가게물건’ 범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음소 유창성의 경우, “이번에는 제가 어떤 글자를 말씀드리면,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능한 빠르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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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ㅂ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바위, 버섯, 바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

까? 제가 ‘시작’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씀해 보십시오”라

고 검사 실시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 후 지시문을 들려주었다. 

특정 자모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글자

로 해당 자모를 보여주었다. 자모 ‘ㄱ’ 실시가 끝나면 이어서 ‘ㅇ’

과 ‘ㅅ’을 실시하였다. 음소 유창성도 의미 유창성과 동일하게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라는 추가 단서 외 단서는 제공하지 않

았으며, 각 자모별로 1분의 제한 시간동안 산출된 모든 반응을 기

록하였다. 

모든 검사는 대상자가 실시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실시하

였고, 대상자의 모든 발화는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 또는 녹

화한 후 전사하였다. 

2) 점수 산출 방법

대상자가 산출한 단어 1개당 1점으로 계산하여, 각 검사당 정

반응 수를 산출하였다. 단,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를 산출한 

경우나 이미 산출한 단어를 중복하여 또 산출한 경우는 점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상위 범주어와 하위 범주어를 함께 산출한 경우

(예, 새-비둘기-기러기), 상위 범주어를 제외하고 하위 범주어만 

점수에 포함하였고(비둘기, 기러기), 파생어로 여러 단어를 산출한 

경우에도(예, 시아버지-시어머니-시댁; 세탁기 세제-빨래 세제-부

엌 세제) 첫 단어만 점수에 포함하였다(시아버지, 세탁기 세제). 또

한, 특정 제품명(예, 가그린), 지명(예, 서울), 사람 이름(예, 이순

신) 등은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점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외래

어나 외국어(예, 아이스크림, 스케줄)는 점수에 포함하였다. 제외 

기준은 SNSB-II, Kang 등(2000), 그리고 Strauss 등(2006)을 토

대로 하였다.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의 하위 범주가 각각 2개와 3개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각 유창성 검사의 점수를 평균 내어 두 검사 

간의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3. 결과 처리

본 연구는 집단(정상 청년층, 정상 노년층) 간 구어 유창성 수

행력(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차이를 비교하고, 두 집단을 가장 

잘 변별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8.0) for MAC으로 이루어졌다. 두 집단을 비

교하기 앞서, 교육수준이 통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교

육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51)=12.550, p<.001). 따

라서,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의미 및 음소 유창성 수행력을 비

교하기 위해 교육수준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원 혼합 공분산 

분석(two-way mixed 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수준, 

작업기억 능력, 인지 능력,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을 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판별분석(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구어 유창성 수행력 비교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구어 유

창성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해 교육수준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이

원 혼합 공분산 분석(two-way mixed 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제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1,550)= 

125.737, p<.001). 이는 의미 유창성 수행력(M=19.81, SD=5.80)

이 음소 유창성 수행력(M =12.58, SD=5.5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에서 기인하였다. 그리고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 (1,550)=202.466, p<.001). 이는 청년층(M=19.82, SD=5.80)

이 노년층(M=12.58, SD=5.57)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나타낸 것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에 따른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1,550)= 

8.097, p=.005). 이는 의미 유창성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

이보다 음소 유창성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더 큰 것에

서 기인하였다. 두 집단 간 구어 유창성 능력 차이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1. Performance of young and old adults 
on verbal fluency tasks

2.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을 유의하게 변별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

펴보기 위해 단계별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변인은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하였고, 투입 변인은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교육

수준, K-MMSE, 작업기억으로 하였다. 판별 함수에서 모집단 분

산-공분산 행렬이 동일한지 살펴본 결과, Box’s M=54.098,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집단에 따른 개별 공분산 행렬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개의 유의미한 함수가 도출되었고(Wilks’ 

Lambda=.483, χ2=400.511, df =2, p<.001), 분석에 포함된 변

인은 음소 유창성(.660)과 작업기억(.520)으로 나타났다. 의미 유

창성, 교육수준, 그리고 K-MMSE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고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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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nvalue)은 1.071, 정준상관(canonical correlation)은 .719

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의 판별함수 평균치 (functions at group 

centroids)는 청년층 1.020, 노년층 -1.046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이 청년층으로 정확하게 분류될 확률이 90.4%, 노년층이 노

년층으로 정확하게 분류될 확률이 81.0%로 나타나, 두 집단의 

85.7%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Structure 
matrix

F ratio Rank

Semantic 
fluency

.570 1.105

Phonemic 
fluency

.660 .883 124.035 1

Education .588 2.193

K-MMSE .450 .383

WM .520 .803 70.998 2

Note.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WM=working memory.
***p<.001 

Table 2. Result of a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Ⅳ. 논의 및 결론

구어 유창성 검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단어를 산

출하는 과제로, 집행기능, 작업기억 등 여러 인지 영역과 관련이 

있다. 검사 실시 방법이 간편하고 짧은 시간 안에 대상자의 인지 

및 언어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 정상 노년층은 물론 신경언어장

애군에게도 많이 실시되고 있다. 구어 유창성 검사의 하위 검사인 

의미 유창성 검사와 음소 유창성 검사는 서로 다른 인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노년층

이 청년층과 어떤 검사에서 더 어려움을 보일지, 두 검사 간 차이

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유창성 검사 유형에 따라 청년층과 노년층의 구어 유창성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나타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단어를 

인출하는 데 노년층이 더 어려움을 보였고, 이는 이전 선행 연구

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Park & Yoon, 2015; Stolwyk et al., 

2015). 본 연구에서 노년층은 K-MMSE와 SVLT-IR에서 연령 및 

교육수준 대비 정상 범주에 속하였고, 교육수준을 공변인으로 통제

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행력을 비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년

층이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나타냈다. 이는 노년층의 

인지-언어 관련 기제들에서 노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청년

층보다 노년층의 작업기억이 유의하게 낮은 것에서 비롯된 것

으로 해석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연령이 증가할수

록 작업기억 용량이 감소하여(Carpenter et al., 1995; DeDe 

et al., 2004; Su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검사에

서도 수행력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청년층 및 노년층 모두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음소 유창성 검

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단어를 인출하는 방

식이 일상 대화에서 단어를 인출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Burke & Shafto, 2004; Salthouse, 

1993). 반면,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낮은 수행력을 나타낸 것은 

대상자가 평소에 단어를 인출하는 방식을 억제하고, 특정 음소 또

는 자소로 시작하는 단어를 인출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하므로, 인

지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Katzev et al., 

2013; Kim & Choi, 2021; Luo et al., 2010). 또한, 노화가 진

행됨에 따라 철자 정보 활성화 능력이 저하된다는 선행 연구에 따

라(Burke et al., 1991) 노년층이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 더 어려

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노년층이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나타낸 어려움으로 인해 검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수행

력을 비교한 이차 상호작용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인지적 부담이 가중되는 음소 유창성에서 노

년층이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청년층과 노년층을 유의하게 변별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교육수준, K-MMSE, 작

업기억을 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소 유창성과 작업기억이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변인으

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이 모두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더 많은 

단어를 산출하였지만,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두 집단 간 수행력이 

더 명확하게 차이남을 시사한다. 또한, 작업기억도 두 집단의 차이

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노화 과정으로 인해 작업

기억 용량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Carpenter et al., 

1995; Kemtes & Kemper, 1997). Oh 등(2019)은 정상 노년층

과 경도인지장애 집단에게 의미 유창성 검사를 실시했을 때, 작업

기억이 의미 유창성 검사의 정반응 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 저하가 있는 집단에서도 작업기억 능력

이 구어 유창성 검사 수행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음소 유창성 검사와 작업기억이 두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년층의 전전두엽 기

능이 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인지-언어 정보처리 능력이 저하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구어 유창성에서 교육수

준보다 작업기억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반면, 의미 유창성 검

사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Kavé와 Yafé(2014)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어휘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미기억과 단어 인출 능력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미비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노년층의 인지 저하 유무에 따라 구어 유창성 검사 수행

력을 비교할 경우, 의미 유창성 검사가 더 유의미한 변별 변인으

로 나타난다는 견해도 있다. McDonnell 등(2020)은 정상 노년,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집단에게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

사를 실시한 결과, 의미 및 음소 유창성 모두 세 집단을 유의미하

게 변별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의미 유창성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의미기억에 손상이 두드러지는 신

경언어장애군에서는 음소 유창성이 아닌 의미 유창성이 정상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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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별하는 유의미한 변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과 노년층 약 550명에게 구어 유창성 검사를 

실시하여 큰 표본 크기로 연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정반응 만으로도 두 집단을 유의하게 변

별할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시사점을 가진다. 더 나아가 

음소 유창성과 작업기억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구별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실시 및 채점이 간편한 검사를 통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작업기억 용량이 감소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노년층

에게는 음소 유창성 검사도 의미 있게 실시하고 분석할 만한 가치

가 있음이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어 유창성 검사의 수행력을 단순히 정반응 

수로만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노년층을 만 60세부터 

만 90세까지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노년층의 

초반 연령대(old-young)와 후반 연령대(old-old)로 나누어 노년층 

내에서도 구어 유창성 검사 수행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적용하여 군집 크기(cluster size)나 전환 수(number 

of switches)와 같은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추가적으

로 실시하여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단어 인출 방식을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겠다. 더불어 노년층의 연령대를 세부적으로 구분

하여, 구어 유창성 검사에서 연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

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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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및 음소 유창성 과제에 따른 청년층과 노년층의 구어 유창성 수행력 비교

박지민1, 성지은2*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박사수료 
2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교수

목적: 노년층은 노화 과정에 의해 인지 및 언어 능력에 저하를 나타내고, 특히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는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간편하지만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어 유창성 검사는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노년층의 여러 인지 및 언어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의미 및 음소 유창성 수행력을 비교하고, 어느 변인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유의미하게 구분하는지 살펴보았다. 

방법: 정상 청년 280명, 정상 노년 273명의 구어 유창성 검사(의미 유창성 vs. 음소 유창성) 수행력을 

최종 결과에 분석하였다. 의미 유창성은 ‘동물’과 ‘가게물건’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를, 음소 유창성은 

‘ㄱ’, ‘ㅇ’,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산출하는 것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통제하여 두 

집단의 과제 수행력을 비교하고, 어떤 변인이 두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해내는지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고, 특히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노년층은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또한, 음소 유창성 검사의 정반응 수가 의미 유창성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변인은 음소 유창성 검사의 정반응 수와 

작업기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노화로 인해 작업기억이 저하되는 노년층은 구어 유창성 검사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특히 인지적 

부담이 더 가중되는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더 어려움을 보였다. 본 연구는 빠르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노년층의 단어 인출 능력을 살펴보고 청년과 노년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 임상적 

시사점을 가진다. 

검색어: 노화,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작업기억

교신저자 : 성지은(이화여자대학교)

전자메일 : jeesung@ewha.ac.kr

게재신청일 : 2023. 11. 29

수정제출일 : 2023. 12. 24

게재확정일 : 2024. 01. 31

이 연구는 2023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CAP21053-000).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2R1A2C2005062).

ORCID 

박지민 

https://orcid.org/0000-0002-3367-893X

성지은 

https://orcid.org/0000-0002-1734-0058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과제에 따른 청년층과 노년층의 구어 유창성 수행력 비교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