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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정가설 검증 연구: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의 련성을 심으로11)

심 섭
(이화여  특수교육학과․언어병리학 동과정)

심 섭. 내 수정가설 검증 연구: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의 련성을 심으로. 언어청각장애

연구, 2003, 제8권, 제3호, 97-111. 본 연구는 내 수정가설(covert repair hypothesis)에서 

요한 가설 의 하나인 ‘비유창성(disfluencies)은 말오류(speech error)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

지 않는다’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16명의 말더듬성인과 연령  성별을 

일치시킨 정상성인 16명을 상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tongue twister)을 자신의 말속도에 

따라 암송하게 하여, 정확도 조건(low accuracy(LA)와 high accuracy(HA))에 따른 말오류, 자

기수정  비유창성 빈도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정상집단  말더듬집단 모두 정확도

가 강조됨에 따라 말오류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반 로 비유창성  자기수정 빈도

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말오류 빈도는 LA 조건에 비해 HA 조건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 다. 그러나 자기수정과 비유창성 빈도는 정확도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정확

도 조건에서 자기수정  비유창성 빈도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LA 조건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HA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핵심어: 내 수정가설,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 정확도 조건

Ⅰ. 서  론

유창성장애(일반 으로 말더듬이라고 불리움)의 원인에 해 사회심리학 , 생리학 , 

유 학  근이 계속되고 있다. 내 수정가설(covert repair hypothesis)(Postma & Kolk, 

1990a, 1990b, 1992a, 1992b, 1993; Postma, Kolk & Povel, 1990)은 심리언어학 인 근방법

을 사용하여 비유창성의 본질을 정상 인 말산출 모델에 기 하여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비유창성 문제를 ‘장애(impairment)’라고 보지 않고, 단지 말을 산출하기 에 세

운 음성학  계획(phonetic plan)의 오류를 수정하기 한 ‘정상 ’ 반응이라고 간주한다.

말산출에 있어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조한 활성화 확산모형(activation spreading 

model of speech production)에 기 를 둔 내 수정 가설에 의하면 발화를 산출하기 에 즉, 

발화 산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화자는 의도한 발화의 내용과 형식이 정확하고 한지를 

1
본 연구는 2000년 이화여자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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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으로 모니터하는데, 이 모니터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외 (overt)인 발화로 산

출하기 에 수정한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화자들이 발화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내 으로 모

니터하고 수정한다는 사실은 일부 실험연구 결과들(Dell & Repka , 1992; Wheeldon & 

Levelt , 1995)에서 보고되고 있다. 만일, 내 인 모니터 과정 동안에 오류가 발견되면 음성학

인 계획 단계에서 오류를 수정하여 발화가 산출되기 에 다시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Postma & Kolk, 1993). 반 로 음운계획이 이미 실 되어 발화가 산출된 후에 발생한 오류

를 수정한다면, 이러한 오류는 외 오류라고 한다(Postma & Kolk, 1997).

오류를 수정하기 해서는 산출되기 에 잘못된 오류가 감지가 되어야 하며, 감지된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내 수정가설에 따르면 잘못된 말 로그램 오류를 수정

하기 해 화자는 일반 으로 ‘다시 시작하기 략(restart strategy)’과 ‘지연 략(post-

ponement strategy)’을 사용한다(Postma & Kolk, 1993). ‘다시 시작하기’ 략에서는 오류가 

감지되면 이미 계획된 발화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잘못된 곳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문제는 잘못된 내 오류를 수정하기 해 어디까지 역추 을 하는가에 있다. 만일 의미론 , 

통사 인 오류가 발견되면 구의 시작지 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며, 만일 음소  오류가 발견

되면 계획된 음 의 시작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유창

성 유형으로 구반복, 단어반복 는 음 반복 등을 로 들 수 있다. Levelt(1983)에 따르면 

부분의 오류수정에서 이러한 역추  과정이 사용된다. 반면 지연 략에서는 계획된 발화

를 다시 역추 하기 보다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음성학  계획을 오류가 발견된 곳에서 수

정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유형은 첫음 의 연장 는 첫음 에

서의 200 msec 이상의 묵음기간(silent pause)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내 인 수정과정에서 

래되는 비유창성으로 인해 발화의 계속 인 진행은 단되게 된다. 이은주․심 섭(2003)의 

연구에 의하면 지연  다시 시작하기 략은 정상집단에 비해 말더듬 성인집단에서 유의미

하게 많이 사용된다. 한 삽입어는 정상집단 뿐만 아니라 말더듬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유형이며 말더듬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 다.

Postma와 그의 동료들(Postma, Kolk & Povel , 1990; Postma & Kolk , 1990b)은 정상

화자는 물론 말더듬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비유창성이 내  자기수정 과정임을 설명해 보고

자 하는 일련의 연구를 실시하 다. 먼  Postma, Kolk & Povel(1990)은 정상성인 32명을 

상으로 비유창성이 말오류의 특별한 형태인지, 아니면 내 으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는 

자기수정(self-repair)인지를 밝 내고자 하 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충분한 말오류를 유도

하기 하여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tongue twister)을 목표문장으로 사용하 으며, 각기 시

간  압박을 달리하여 이 문장들을 제시하 다. Postma, Kolk & Povel(1990)은 검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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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건을 문장을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한 집단과, 정확도와는 상 없이 빠

르게만 산출하도록 요구한 집단으로 구분하 다. 그들은 정확성을 요구받은 집단이 정확성

을 요구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은 말오류  자기수정 빈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 다. 

한 이들의 이론에서 요한 가정은 (1) 비유창성이 만일 말오류의 일종이라면, 정확성이 

강조된 경우 비유창성 빈도는 말오류 빈도에 비례하여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2) 비유창

성이 만일 자기수정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비유창성 빈도의 감소경향이 자기수정의 감소경향

과 동일해야 한다고 가정하 다. 연구 결과, 정확성이 강조된 조건에서는 문장 당 말오류율

이 감소되었으나, 문장 당 비유창성과 자기수정의 비율은 정확도에 따른 두 조건 간에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tma, Kolk & Povel(1990)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비유창성은 말오류라기보다는 자기수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Postma & Kolk(1990b)는 정상성인들을 상으로 실시한 에서 언 한 Postma, Kolk 

& Povel(1990)의 연구 차를 정상 성인집단과 말더듬 성인집단에게 실시하여 말의 정확도 

조건에 따른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의 빈도를 집단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집단은 정

상집단보다 정확도 강조의 유무에 상 없이 더 많은 빈도의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내에서의 정확도 강조 조건에 따라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 빈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말오류 빈도는 정확도를 강조한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 으나, 비유창성과 자기수정 빈도는 정확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Postma & Kolk(1990b)는 이러한 결과에 기 하여 말더듬성인의 비유창성을 말오류

보다는 내  자기수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부산물(by-product)로 간주하면서, 비유창

성은 말산출 동안의 오류탐지(error monitoring)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는 Postma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제안된 내 수정가설(covert repair hypothe-

sis)에서 요한 가설인 ‘말더듬는 상은 말오류와 동일한 범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

기 해 말오류, 자기수정  비유창성의 빈도가 정확도를 강조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살펴보고, 내 수정가설을 증명하기 해 사용된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서 말산

출과정의 입장에서 말더듬의 특성을 조망해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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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실험집단인 말더듬 성인 16명(평균연령 26세, 범  18-38세), 연령 

 성별을 일치시킨 통제집단인 정상성인 16명으로, 총 32명(남자 30명, 여자 2명)이었다. 말

더듬 집단의 말더듬 정도를 살펴보면 ‘심함’이 5명, ‘ 간’이 4명, ‘약함’이 7명이었다.

2. 연구방법

가. 검사문장

검사문장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 5개와 보통 문장 5개의 총 10문장을 자극 문장으

로 사용하 다.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 즉 가 꼬이는 문장(tongue twister)을 사용한 이유

는 이러한 문장이 말오류나 비유창성, 그리고 자기 수정을 충분하게 유도하는데 하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Postma & Kolk, 1990b; Postma, Kolk & Povel, 1990). 발음하기 어려

운 문장은 한국어의 표 인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 으며, 검사문장

은 다음과 같다.

문장번호 (음 수: 개)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 

연습문장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인가 장공장장인가

1. (18)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2. (22)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인가 못 그린 기린 그림인가

3. (21) 껍질 깐 땅콩은 내가 딴 땅콩인가 내가 안 딴 땅콩인가

4. (20) 한 성품을 가진 한국 공사의 곽 섭 과장

5. (21) 앞집에 사는 법학사는 박법학사인가 백법학사인가

나. 실험도구 제작

삼성 컴퓨터 매직스테이션, AIWA TP-S5를 이용하여 자극을 제시하고 녹음하 다. 검

사문장은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문장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가로막  4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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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막 는 연구 상자의 말속도에 맞추어 진 으로 사라지도록 구성되어, 피험자에게 

시간압박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도록 하 다.

다. 실험 차

먼  피험자들의 평균 말속도를 측정하기 하여 검사문장을 한 장에 제시하여 쉼 없

이, 보통 속도로 읽도록 하 다. 검사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검사문장에 익숙해질 기회를 제

공하고, 검사상황에서의 속도변인에 보다 타당성을 주기 함이었다. 연구자가 평균 말속도

를 계산하는 동안에 피험자에게는 지시문(<부록 - 1> 참조)이 주어졌다. 지시문에는 낮은 

정확도 조건(low accuracy, 이후부터는 LA 조건이라고 함)과 높은 정확도 조건(high 

accuracy, 이후부터는 HA 조건으로 함)에 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LA 조건에서는 정확도

에 상 없이 최 한 ‘빠르게’ 말할 것을 지시하여 시간만을 강조하 고, HA 조건에서는 시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확하게’ 말할 것을 강조하여 정확도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 다. 

조건의 제시순서에 따른 향을 통제하기 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각각 반으로 나

어, 각 집단의 반은 HA 조건부터, 반은 LA 조건부터 실시하 다. 두 번의 실험은 연습효과

를 배제하기 해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 다. 

피험자는 모니터에 나타난 자극문장을 보고나서, 암송하도록 하 다. 자극문장이 외워

지면, 실험자가 ‘시작’이라고 말하는 지시에 맞추어 자극문장을 4번 반복하여 암송하도록 하

다. 모니터에는 4개의 막 가 나타나고, 각 막 는 가장 에 있는 막 부터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사라지도록 하 다. 피험자는 문장속도를 통제하기 해 한 개의 막 에 한 문장씩을 

말하도록 지시 받았다. 

라. 자료 사  분류기

본 연구에서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의 분류 기 은 Postma & Kolk(1990b)의 

연구와 동일한 기 을 사용하 다. 각 범주별로 해당되는 말행동은 다음과 같다.

(1) 말오류

말오류는 말이 의도한 로 산출되지 않았거나(Dell, 1986) 의미나 구문, 는 음성학

인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음소, 음 , 낱말의 수 에서 치 환, 첨가, 치, 생략 

상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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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유창성

말의 정상 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막힘, 연장, 간투어, 음소반복, 음 반복, 낱말 

반복, 낱말군 반복을 포함하 다.

(3) 자기수정

말이 의도한 로 산출되지 않았거나 말에 오류가 발생하 을 때 발화 산출을 지연하

거나 발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낱말이나 음소산출을 비하기 해 

앞의 낱말이나 음소를 연장하는 경우와 낱말 는 음소에서 오류가 발생하 을 경우에 이를 

수정하기 하여 말을 다시 시작하는 행동을 포함하 다. 구체 인 기 으로 첫째 다시 산출

해서 올바른 산출이 되는 경우, 둘째 막힘이 없이 반복이 있는 경우, 셋째 올바른 산출이 되

지 않은 경우에도, 쉼길이가 200 msec 이상인 경우는 자기수정으로 보았다.

마. 신뢰도

피험자들이 산출한 검사 문장 산출에서의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 빈도가 정확

하게 분석되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언어병리학 공자  유창성장애 평가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에게 신뢰도 평가 에 분석 기 에 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습 평가에서 연구자

와의 신뢰도가 .90이상이 되면 본 신뢰도 평가를 실시하 다. 32명의 녹음 자료  20 %에 

해당하는 자료를 실시한 결과 사 신뢰도는 96 %, 분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바. 자료분석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 빈도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으며, 정확도 조건에 따른 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반복설계를 통한 집단(말더

듬 vs. 정상집단) ×정확도조건(LA vs. HA)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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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정확도 조건(HA, LA)에 따른 말오류의 평균빈도 변화

<그림 -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확도를 강조함에 따라 말오류 평균빈도는 감소하

다. 말더듬 집단은 LA 조건에서는 말오류 평균빈도가 5.94 는데 HA 조건에서는 4.19로 

감소하 으며, 정상성인 집단에서도 말오류 평균빈도가 7.25에서 3.12로 감소하 다. 정확도 

조건에 따른 말오류 평균빈도 변화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확도 조건 간에 

유의한 통계 인 차이를 보 다(F(1, 30) = 19.78, p< .001)(<표 - 1> 참조). 즉, LA 조건에 비

해 HA 조건에서 말오류 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 그리고 집단과 정확도 조건간의 상

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 각 정확도 조건에서 집단간의 말오류 빈

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통계 인 차이가 없었다(<표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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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정확도 강조 조건에 따른 집단간 말오류빈도 비교

<표 - 1> 정확도 조건에 따른 말오류 빈도의 집단간 차이 검증

source df mean square F sig

 factor 1 1 138.063 19.782   .000**

 factor 1* 집단 1  22.563  3.233 .082

 error 30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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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각 측정치에 한 집단간 차이 검증

source dependent variable df mean square F sig

집단  오류 (LA) 1  13.781  .353  .557

 비유창성(LA) 1  78.125 3.569  .069

 수정(LA) 1  36.125 2.853  .102

 오류 (HA) 1   9.031  .474  .497

 비유창성(HA) 1 116.281 4.197  .049**

 수정(HA) 1  98.000 4.653  .039**

2. 정확도 조건(HA, LA)에 따른 자기수정 빈도변화

말오류 빈도는 LA 조건에 비교하여 HA 조건에서 감소하는데 반하여, <그림 -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기수정 빈도는 정확도를 강조함에 따라 증가하 다. 말더듬 집단은 

LA 조건에서는 자기수정 평균빈도가 4.81이 는데 HA 조건에서는 6.31로 증가하 으며, 정

상성인 집단에서도 자기수정 평균빈도가 2.69에서 2.81로 약간 증가하 다. 정확도 조건에 따

른 자기수정 빈도 변화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확도 조건 사이에 유의한 통

계 인 차이가 없었다(<표 - 3> 참조). 각 정확도 조건에서 집단간의 자기수정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HA 조건에서 유의한 통계 인 차이가 있었다(F (1, 32) = 4.19, p< 0.05)(<표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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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정확도 강조 조건에 따른 집단간 자기수정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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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정확도 조건에 따른 자기수정 빈도의 집단간 차이 검증

source df mean square F sig

 factor 1 1 10.562 1.475 .234

 factor 1* 집단 1  7.562 1.056 .312

 error 30  7.162

3. 정확도 조건(HA, LA)에 따른 비유창성 빈도변화

<그림 -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유창성 평균빈도는 정확도를 강조함에 따라 증가

하 다. 말더듬 집단은 LA 조건에서는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5.88이 는데 HA 조건에서는 

6.69로 증가하 으며, 정상성인 집단에서도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2.75에서 2.88로 약간 증가

하 다. 정확도 조건에 따른 비유창성 빈도 변화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확

도 조건 사이에 유의한 통계 인 차이가 없었다(<표 - 4> 참조). 각 정확도 조건에서 집단간

의 비유창성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HA 조건에서 유의한 통계 인 차이가 있었다(F (1, 32)

= 4.653, p< 0.05)(<표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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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정확도 조건에 따른 비유창성 빈도의 집단간 차이 검증

source df mean square F sig

 factor 1 1 3.516 .631 .433

 factor 1* 집단 1 1.891 .339 .565

 error 30 5.570

Ⅳ. 논  의

본 연구는 내 수정가설(covert repair hypothesis)에서 요한 가설 의 하나인 ‘비유

창성(disfluencies)은 말오류(speech error)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정확도 강조에 따른 말오류, 자기수정  비유창성 빈도 간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말오류 빈도는 LA 조건에 비해 HA 조건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 그러나 자기수정과 비유창성 빈도는 정확도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정

확도 조건에서 각 측정치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유창성과 자기수정의 경우에는 LA 

조건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으나 HA 조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앞에서 언 한 <그림 - 1>, <그림 - 2>  <그림 -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반

으로 정상집단  말더듬집단 모두 정확도가 강조됨에 따라 말오류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반 로 비유창성  자기수정 빈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한다. 첫째, 비유창성이 말오류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기보다는 자기수정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됨을 시사한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

는 1961년 Wendell Johnson이 말더듬 유형을 분류할 때 자기수정을 비유창성의 하 역으

로 분류하는 것에 한 타당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수정과 비유창성은 동일한 

기  메커니즘(underlying mechanism)을 공유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  한다. 둘째, 정확도

가 강조되는 상황이면 말오류 빈도를 이기 해 정상집단과 말더듬집단 모두 자신의 말에 

한 내 인 모니터링(internal monitoring)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

(Postma & Kolk, 1992a, 1992b)에 의하면 화자는 소음  청각 피드백 상황에서도 내 모니

터링을 이용하여 자기수정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말더듬는 사람들의 청각피드백체계

(auditory feedback system)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기연구(Lee, 1959; Web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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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bker, 1968)에 반 되는 증거들이다. 따라서 비유창성은 내  모니터링의 장애에서 기인하

기 보다는 음운계획 오류에 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내 수정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정

확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비유창성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은 자신의 말 산출을 향상하

기 한 노력을 하여도 비유창성의 감소에는 효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간 인 압박을 주면서 동시에 정확도를 강조하면 정확도 강조의 효과는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험자에게 아무런 심리 인 부담을 주지 않고 단지 “정확하게만 말을 하

라.”라고 지시한다면 비유창성  자기수정의 빈도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  압력이 말산출 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시사 은 내 수정가설이 말더듬의 상을 설명하는데 

제한 이 있음을 뜻한다. 즉, 내 수정가설이 비유창성을 말산출과정에 을 맞추어 특

히 말산출 직 의 단계에 심을 갖고 말더듬을 유발하거나 진시키는 사건에 하여

(immediate causation or precipitation of stuttering) 설명하려는 시도(LaSalle & Conture, 

1995)에는 학문 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복잡한 말더듬 상의 기 에 한 제가 단순하

며 한 편 한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에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각 정확도 조건에서 자기수정 빈도  비유창성 빈도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LA 

조건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HA 조건에서 유의미한 통계 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HA 조건하에 두 집단 모두 내  모니터링을 가동하지만 말더듬 성인은 정상집단에 비해 말

산출 동안에 더 많은 시간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말더듬

는 사람들이 내 으로 과도한 음운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제로 한 내 수정가설의 한

계 을 지 한 최근의 연구들(Hartsuiker et al., 2003; Vasic & Wijnen, in press)과 일치한

다. Vasic & Wijnen에 의하면 말더듬는 사람들의 음운계획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말더듬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지나친 과잉경계(hypervigilant)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1) 말더듬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자신의 말을 모니터링하는데 지나치게 노

력(effort)을 많이 하며, (2) 일반인인 경우 그냥 지나칠 정도로 말산출에 있어 요하지 않은 

약간의 변화에도 집 하며(focus), (3) 말더듬는 사람들은 말의 계획이 잘 되었다고 받아들이

는 역치(threshold)가 일반인보다 높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내 수정가설의 검증을 한 후속연구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말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 

빈도의 계보다는 좀더 심층 인 연구가 생리학 인 차원에서 정교한 실험방법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말더듬 성인의 증도  감정 등의 요인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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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실험 지시문

이제부터 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 , 각 목표문장이 컴퓨터에 하나씩 제시될 것입니다. 목표문장은 문장과 길이가 동

일한 수평 막  4개와 함께 제시됩니다. 

○○님께서는 컴퓨터에 제시된 문장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암기가 가능하면 검사자에

게 신호를 하십시오. 

검사자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바로 목표 문장을 연속해서 4회 소리내어 암송하시면 됩

니다. 가능한한 막 가 사라지는 속도에 맞추어 정확하게(HA조건) 는 빠르게(LA조건) 문

장을 암송하도록 하십시오. 이 때, 검사자는 화면에 표시된 시작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는데 ○○님께서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를 클릭할 것이므로, ○○님께서는 이에 개의치 마

시고 문장 암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검사자가 시작 버튼을 르면, 이와 동시에 모니터에 제시된 목표문장이 사라지고 목

표문장 아래에 제시된 수평 막 가 맨 에 있는 것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 으로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님께서는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암송을 하시면서 다른 곳을 주시하

거나 을 감아버리시면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님께서는 막  하나가 모두 사라지기 에 한 문장의 암송을 끝내도록 하십시오. 

4회의 암송을 끝내기 에 막  4개가 모두 사라졌더라도 암송을 단하지 마시고 끝마치도

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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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ation of the Covert Repair Hypothesi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among Speech Errors, 

Disfluencies and Self-Repairs

Hyun Sub Sim
(Dept.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one of the assumptions of the covert repair hy- 

pothesis by examining whether speech errors and disfluencies belong to the same category. 

For this purpose, 16 adults who stutter and the 16 age and sex-matched normally fluent 

adults were asked to recite aloud the tongue twister sentences under 2 different conditions. 

In the low accuracy condition (LA), the subjects were instructed to recite the sentences fast. 

However, in high accuracy condition (HA), they were instructed to read correctly as well 

as fa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peech error frequency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accuracy was emphasized, but the frequency of disfluencies and self-repairs remained 

the same, (2) a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was found in the frequencies of disfluencies 

and self-repairs in the HA condition. Both groups showed that speech errors tended to 

decrease with accuracy emphasis, but disfluencies and self-repairs tended to increase.

Key Words: covert repair hypothesis, speech-error, disfluencies, self-repair, accuracy 

con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