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  Copyright © 2020 Korean Academy of Audiology

INTRODUCT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에서는 전 세

계의 약 6억 6천6백만 명의 사람들이 청력손실을 겪고 있으며, 

2050년까지 약 9억 명 이상이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

상한다고 보고하였다. 70세 이상 노인의 2/3 정도는 일상생활에

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정도의 청력손실이 있으며(Lin, 2011), 

노인 인구의 증가로 청력손실이 있는 노인 인구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청력손실은 의사소통의 저하 발생의 원인이 되

며 이로 인해 가족 간 고립은 물론 사회적 고립, 치매, 우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Mener et al., 2013; Wolfgang, 2019). 

청력손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보

청기의 사용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보청기 

사용 후에도 여전히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

한 현상은 여러 명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환경 혹은 소음이 있

는 환경에서 더욱 어려워한다(Pichora-Fuller et al., 1995). 청력

손실과 노화로 인한 중추청각 시스템의 주파수와 시간 처리 기

능의 저하는 보청기의 적절한 적합으로 충분한 소리가 제시됨

에도 불구하고 언어 처리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어 원활한 의사

소통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Roque et al., 2019). 이러한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으로 많은 시도가 행해졌으며, 

여러 방법 중 청능훈련은 청력손실이 있는 노인의 의사소통 증

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였다(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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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보고한 청능훈련에 관한 연구는 저자가 검색한 범위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앞의 국내외의 청능훈련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때 집중 듣기 

훈련이 어음인지도의 향상은 물론 인지력의 향상에 영향을 끼

치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의 연구에서 사용한 청능훈련 도구를 

살펴보면 단순히 어음을 듣고 따라 말하기에 청능훈련 방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력손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노화로 인하

여 많은 노인들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호소한다. 이러한 소음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의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Nuesse et al., 2018). 이러

한 청각감을 이용하여 기억, 추론, 이해 등의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면 청력손실

이 있는 노인에게 인지능력 향상과 함께 소음하 의사소통능력

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실시하였던 청능훈련

의 방법은 소음하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이끌었음은 분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청력손실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인지적 조작이 필요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인

지능력 중 작업기억력과 추론능력의 향상과 소음하 인지능력

의 향상을 보고자 하였다. 훈련의 방법으로 한 문장을 듣고 따

라 말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문장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

여 어그러진 문장을 순서화하는 방법으로 듣기 능력뿐만 아니

라 인지적 조작능력까지 향상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고안하였

고 이를 보청기 착용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청능훈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난

derson et al., 2013; Ferguson et al., 2014; Karawani et al., 

2016). 청능훈련은 소리에 대한 청감각 증가를 위해 어음을 포

함한 소리를 이용한 듣기의 적극적인 참여를 말하며, 난청인은 

체계적으로 제시된 소리를 익혀 소리에 대한 감각을 개선하게 

된다(Schow & Nerbonne, 2006). 이러한 청능훈련은 신경가소

성(neuro-plasticity)을 활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신경가소성은 신경 세포, 신경교 세포, 시냅스와 같은 해부학

적 구조의 적응을 일컫는다. 이는 청각적 지각, 기억의 통합 등 

지각적 혹은 인지적 자원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활동의 활발한 

개입에 따른 생리학적 절차이다(Cai et al., 2014; Tremblay, 

2007). 신경가소성은 개인이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을 습득하면, 정보는 기존의 신경 경로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거

나 새로운 신경 회로 및 시냅스를 생성하여 발생할 수 있다

(Wall et al., 2002). 따라서 청능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노

인을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키고 청각 또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

켜 뇌의 가소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청력의 손실과 인지의 

저하와의 관계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훈련을 통해서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청감각 

증가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그리고 인지력도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의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보청기 착용 노인을 대

상으로 여러 청능훈련 도구를 이용하여 적극적 훈련을 한 후 

작업기억력(Henshaw & Ferguson, 2013; Krishnamurti et al., 

2015), 집행 기능(Sweetow & Sabes, 2006), 단기기억(Anderson 

et al., 2013), 집중력(Ferguson et al., 2014) 등의 인지력 검사에

서 유의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다양한 연구에서는 청능훈련을 시행했을 때 단어인

지도, 문장인지도 등 어음의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소음하 문장

에서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Jo et al., 2013; 

Kim & Lee, 2010; Kim & Lee, 2017; Yeo et al., 2014). 인지력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subjects

Subjects  Age (years) Gender
HA experience 

(months)
Daily use of HA 

(hours)
HA   ear

PTA
(right, dB HL)

PTA
(left, dB HL)

WRS (%)

  1 66 F 11 10 Left 36.6 41.6 76.0
  2 82 F 68 9 Right 56.6 56.6 16.0
  3 61 F 64 14 Right 48.3 53.3 40.0
  4 71 M 16 8 Both 86.6 50.0 28.0
  5 72 F 16 12 Right 48.3 46.6 44.0
  6 68 M 8 9 Both 50.0 6.6 84.0
  7 70 M 10 7 Both 56.6 21.6 88.0
  8 70 M 12 8 Both 58.3 53.3 36.0
  9 72 M 13 6 Both 46.6 80.0 32.0
10 85 F 72 14 Both 50.0 61.6 40.0

Mean 71.7 29 9.7 53.8 47.1 48.4
HA: hearing aid, PTA: pure tone average, WRS: word recognition score, F: female, M: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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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 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60세 이상 10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대상자는 모두 

간이치매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 (Kang et al., 

1997)의 질문을 통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 10명의 연령, 성별, 보청기 착용 기간 및 하루 

사용 시간, 보청기 착용 귀 등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

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71.7세(범위: 61~85세, 표

준편차: 7.07)이며, 하루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시간은 평균 9.7

시간(표준편차: 2.79)이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한 후의 오른

쪽 평균 pure tone average (PTA)는 53.8 dB HL, 왼쪽 PTA는 

47.1 dB HL이었다. 좋은 쪽 word recognition score (WRS)의 

평균은 48.4%(범위: 16~88%)였다. 난청의 형태는 골도와 기도

의 역치 차가 10 dB HL 미만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모두 보

청기 착용 후 적절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고 훈련을 실시하

기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고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재료 

훈련에 사용한 문장 

문장 순서화 훈련 도구는 단서가 있는 문장으로 구성한 이야

기와 단서가 없는 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로 총 195세트를 구

성하였다(Table 2). 이야기의 내용은 단서가 있어 비교적 순서

화하기 쉬운 이야기와 단서 없이 나열식으로 구성된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단서가 있는 이야기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거나, 

아침, 점심, 저녁 등의 시간 순서가 분명한 이야기 등으로 구성

하였다. 단서가 없는 이야기는 그림 묘사하기, 스포츠 게임 룰, 

인물에 대한 묘사 등의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

는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한 이야기당 3~5개의 문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야기는 포털 사이트, 교양 도서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야기 목록 음원 제작

수집한 문장의 음원 녹음을 위해 한국어 표준말을 사용하

는 성인 여성 1명이 발화하여 녹음하였다. 녹음을 위해 AT407 

마이크(Audio-Technica, Tokyo, Japan), TLM102(Neumann, 

Berlin, Germany)를 사용하였다. 녹음된 음원 데이터는 Ado-

be Audition version 3.0(Adobe, San Francisco, CA, USA)을 

사용하여 각 음원의 root mean squares (RMS) 강도가 동일하

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소음하 청능훈련을 위해 Adobe Audi-

tion version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음원의 RMS는 25 dB, 

앞뒤 휴지 간격은 500 msec로 조절하였다. 문장은 표준어를 구

사하는 여자 성우가 녹음하였으며 녹음 시 난청 노인이 인지하

기 어렵지 않은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장비 및 검사 조건 

검사에 사용한 청력 측정 장비는 보정을 실시한 청력 검사기

(AD629, Interacoustics A/S, Assens, Denmark)로 실시하였

고, 청능훈련은 소음 수준이 40 dBA 이하의 훈련실에서 외부 

스피커(loudspeaker; BR-1000A Plus, Britz, Paju, Korea)를 대

상자의 귀와 동일한 높이에서 1 m의 거리에 위치한 후 정면(0°)

에서 실시하였다. 배경소음은 백색잡음을 사용하였으며 MP4 

파일로 저장하여 외부 스피커(loudspeaker; BR-1000A Plus)

에 연결한 상태로 signal-to-noise ratio (SNR)를 조절하여 검

사기를 통해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다음의 평가를 총 2회, 훈련 시작 전과 훈련이 끝난 직후인 

10주 후에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소음하 어음 평가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PTA, WRS 이외

에 Korean matrix test (Kim & Lee, 2018)를 이용하여 조용한 

상황과 소음하 상황(10 dB SNR, 5 dB SNR)에서 측정하였다. 

소음하 검사는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이 1 m 거리에 위치하고 0°

에 위치하여 검사하였다. 문장 제시 레벨은 참여자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수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인지기능검사 

작업기억력검사 

단기기억 및 작업기억력 검사(Sung, 2011)로 숫자폭(digit 

span)검사와 단어폭(word span)검사를 각각 24문항씩 실시했

다. 24문항 중 12문항은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바로따라말하기검사를, 나머지 12문항은 그 

숫자를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역순으로 정보를 조작해야 하는 

작업기억 과제인 거꾸로따라말하기검사를 실시했다.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검사는 단기간 기억하는 저장능력에 중점을 둔 단

기기억 과제로, 숫자 거꾸로따라말하기검사는 숫자를 기억하는 

Table 2.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clues

      Classification Number
With clues

Time-ordered 35
Cause and effect 10

Without clues
Description   8
Lis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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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시에 역순으로 정보를 조작해야 하므로 작업기억 과제

로 분류될 수 있다.

추론능력검사 

추론능력검사는 Cognitive-pragmatic language Ability as-

sessment Protocol for Traumatic Brain Injury (CAPTBI) (Lee, 

2013)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총 16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의력 평가 8점과 추론력 평가 16점으로써 총 24점으로 평가되었

다. 주의력 평가에는 지속 주의력, 선택 주의력, 분리 주의력, 교

대 주의력이 각 2점이며, 추론력 평가는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

론, 수렴적 추론, 확산적 사고가 각 4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청능훈련 절차

훈련은 1회 50분씩 일주일에 1회씩 총 8회에 걸쳐 실시하였

다. 훈련의 내용은 문장을 듣고 난 후 문장을 순서화하는 방법

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훈련이 가능한 대상

자들은 소음하에서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71.7세)

을 고려하여 각 문장마다 1.5초씩 시간 격차(pause)를 두었다. 

3~5개의 문장을 다 듣고 난 후 먼저 어떤 주제에 관한 이야기

인지 질문했다. 또한 수행능력에 따라 최대 2가지의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이는 한 번 기억한 정보를 조작, 처리함

으로써 작업기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언어 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작업기억은 단기기억(short-term mem-

ory)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단기적 정보 유지 공간을 넘어

서 정보 처리(processing) 및 조작이 추가된 기억기제로 정의된

다(Baddeley & Hitch, 1974). 정보를 유지하고 동시에 처리해

야 하는 고차원적 인지기제인 작업기억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과 같은 훈련 방법을 시행했다.

단서가 있는 쉬운 이야기의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기 위해 

냄비에 물을 넣습니다. 불을 켜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

다. 물이 끓으면 면을 넣습니다. 끓는 물에 수프도 함께 넣습니

다. 면이 익었는지 확인하고 가스레인지 불을 끕니다.”와 같은 

제시된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어그러진 문장 리스트를 보고 빈

칸에 들은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훈련 내용에 대한 예시는 Appendix에 제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훈련 진행 시 기억력과 이야기의 이해 및 

추론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소음하에서도 어음을 인지할 수 있

도록 다음의 방법을 유의하면서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의 훈

련 콘텐츠와 방법은 동일하나 대상자들의 듣고 이해하는 수준

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를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문장의 순서

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먼저 이야기의 주제를 

질문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게 하였다. 다음

은 다시 듣고 각 문장의 키워드를 기억하게 하고 키워드를 통하

여 문장의 순서를 기억하고 맞추는 훈련을 하였다. 이야기를 듣

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들은 단어를 이야기해 

보고 이야기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대답을 유도하였

다. 이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

우 문장을 반복해서 듣게 한 후 문장을 보여주고 자신이 들은 

단어와 문자를 매칭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문장과 문자를 매

칭하는 작업은 수행력이 떨어지는 대상자에게만 실시하였고 최

대한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훈련을 실시하

였다. 앞의 문장을 순서화하는 데 80% 이상의 수행력을 보일 경

우 배경소음(white noise)을 스피커(loudspeaker)에 연결한 상태

로 SNR을 조절하며 문장을 제시하였다. 수행능력이 좋을 경우 

SNR을 좀 더 낮추고, 수행능력이 좋지 못할 경우 SNR을 높이

면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Mishra & Boddupally, 2018). 

통계 분석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작음을 고려하

여 비모수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윌콕스 부호순위검정(Wil-

coxon signed rank test)을 통해 훈련 전후에 따라 훈련군과 비

훈련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Bonferroni Type II error를 방지

하기 위하여 Adjust p value를 제시하였다. 유의확률은 p ＜ 0.05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RESULTS

청능훈련에 따른 소음하 어음인지력의 변화

대상자 10명 모두 소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음인지력, 10 

dB SNR과 5 dB SNR에서의 소음하 어음인지력이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 10명의 조용한 상황에서의 어

음인지력은 평균 35.6점(표준편자: 9.69)에서 41.2(표준편차: 

8.97)로 향상되었고 10 dB SNR에서 문장인지도검사 결과는 

평균 72.5점(표준편차: 21.68)에서 78.5점(표준편차: 19.08)으로 

향상되었으며, 5 dB SNR에서는 평균 68.7점(표준편차: 21.69)

에서 75.2점(표준편차: 19.14)으로 향상되었다. 비모수 통계분석

(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훈련 전

후에 소음이 없는 상황, 10 dB SNR, 5 dB SNR의 어음인지력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용한 상황 속 

어음인지력의 Z 값은 –2.823(p = 0.015)으로, 10 dB SNR에서
는 Z = -2.199(p = 0.028)로, 5 dB SNR에서 Z = -2.606(p = 
0.018)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본 훈련 전후 증가율 비

교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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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훈련에 따른 단기기억 및 작업기억력의 변화

대상자의 훈련 전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분

석(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한 결과 훈련군에서는 

훈련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단기기억력

을 평가하는 숫자 바로따라말하기검사에서 훈련군은 훈련 전

에 실시한 평가의 평균값 8.9점(표준편차: 1.37)에서 훈련 후 평

균값 9.7점(표준편차: 1.41)으로 증가하였다. 단어를 사용한 바

로따라말하기검사에서도 평균값 3.6점(표준편차: 0.96)에서 평

균값 4.5점(표준편차: 1.43)으로 증가하여 각각 Z = -2.53(p = 
0.022), Z = -2.46(p = 0.014)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작업기억
력을 평가하는 거꾸로따라말하기검사 또한 유의미한 증가가 나

타났는데, 숫자 거꾸로따라말하기검사에서는 평균값 4.8점(표

준편차: 0.91)에서 평균값 5.5점(표준편차: 0.84)으로, 단어 거꾸

로따라말하기검사에서는 평균값 4.4점(표준편차: 1.26)에서 평

균값 5.3점(표준편차: 1.15)으로 증가했다. 또한 훈련군은 각각

의 검사에서 Z = -2.64(p = 0.008), Z = -2.26(p = 0.048)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훈련 전후 증가율 비교를 Figure 2에 제

시하였다.

청능훈련에 따른 추론능력의 변화

대상자의 훈련 전후 주의력검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

모수 통계분석(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 10명의 훈련 

전 추론능력검사 결과, 평균값 12.1점(표준편차: 2.33)에서 훈련 

후 평균값 12.6점(표준편차: 2.27)으로 다소 증가한 점수를 보였

으나, Z = -1.89(p = 0.05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능훈련 후 주관적 보청기 만족도의 변화 

대상자의 훈련 전후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

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 (K-IOI-HA) 설문조사 결과

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분석(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한 결과 훈련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K-IOI-HA 결과는 평균 25.0점(표준편차: 3.6)이 나

왔으며 8주 평가에 실시한 결과 28.7점(표준편차: 2.7)으로 증

가되었다. 통계 결과 Z = -2.816(p = 0.005)으로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훈련 전후 증가율 비교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Figure 1. Sentence recognition in noise scores using Korean matrix 
test by pre- and post-auditory training. *p < 0.05. Pre: pre-auditory 
training, Post: post-auditory training,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SNR: signal-to-noise ratio.

Figure 2. Sentence recognition in noise scores using Korean ma-
trix test by pre- and post-auditory training. *p < 0.05. Pre: pre-audi-
tory training, Post: post-auditory training.

Figure 3. K-IOI-HAs scores by pre- and post-auditory training. *p < 
0.05. Pre: pre-auditory training, Post: post-auditory training, K-IOI-
HA: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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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본 연구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배경소음하 

일련의 제시된 문장을 듣고 기억하여 순서화하는 청능훈련을 

통해 소음하 어음인지력 향상뿐만 아니라 작업기억력, 추론능

력, 그리고 주관적 보청기 만족도의 향상을 보고자 하였다. 

 

소음하 어음인지력

본 연구 결과 청능훈련 후에 소음하 어음인지능력이 향상되

어 선행논문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논문에서는 소음 상황

에서의 청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단어와 문장

의 지각능력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Song,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8주간 소음 상황에서 청능훈련을 한 결과 소음

하 단어인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Kim & Lee, 2010). Yeo 

et al.(2014)은 문장과 단어를 이용하여 소음하 청능훈련을 한 

후 소음하 단어인지도검사(WRS)와 문장인지도검사(sentence 

recognition score)에서 통제 집단과 훈련 집단의 유의미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 각 연구마다 훈련 기간, 훈련 도

구, 훈련 대상자 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청능훈

련 후 소음하 어음인지력의 증가를 보였다(Fuller et al., 2018; 

Kim & Lee, 2017). 

작업기억력 및 추론능력 

본 연구에서는 청능훈련 전후에 인지력의 향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 영역 중 단기기억 및 작업기억력과 추론능력을 측

정하였다. 청능훈련을 통한 작업기억력의 향상의 결과는 앞선 여

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Ferguson & Henshaw(2015)는 

인지능력은 소음하 어음인지력 향상에 가장 주요한 요소이며 

복잡한 언어 처리에 있어서도 인지력이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

다고 하였다. Krishnamurti et al.(2015)에서는 경중도의 인지

장애가 있는 청력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7주간의 청능훈

련이 집중력과 작업기억력의 향상을 보였다. 또한 Saunders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청능훈련 참여자들의 작업기억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Anderson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청

능훈련을 받은 그룹의 경우 단기기억과 집중력의 증가를 보였

으나 청능훈련을 받지 않은 그룹의 경우 이러한 인지 기능의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훈련의 효과는 아동에게서도 볼 수 있다. 

Mishra & Boddupally(2018)의 인공와우 아동 대상 결과와 일

치한다. Mishra & Boddupally(2018)의 연구에서는 14명의 인

공와우 사용 아동에게 5주간 순방향 숫자기억하기 훈련을, 13

명의 다른 인공와우 사용 아동에게는 역방향 숫자기억하기 훈

련을 시행하였다. 역방향 숫자기억하기 훈련을 한 13명 아동의 

경우, 훈련 후 작업기억능력이 향상되었고 훈련 후 5주 후에도 

효과가 유지되었다. 문장 작업기억능력 측정인 문장폭검사와 

소음하 인지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20개를 분석한 Ak-

eroyd(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언어적 작업기억력이 소음 속 

어음인지능력을 예측하는 데에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Besser et al. (2013)에 따르면 작업기억력은 

소음하 인지능력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능력이라 하여 작업

기억력과 소음하 어음인지력의 증가 간의 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력 중 작업기억력과 함께 추론능력을 평

가하였다. 연구 결과 훈련 전후 평균값은 소폭 상승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훈련에 사용한 재료 

중 사용한 단서가 있는 문장의 경우 시간 순서 혹은 원인과 결

과 등 문장을 듣고 추론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만 문장의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 전 저

자들은 추론능력의 향상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향상을 증명할 수 없었는데, 아마도 훈련의 재료가 추론능

력까지 향상시킬 만한 어려운 재료가 아닌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난청 노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문장을 순서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 다른 재료인 단서가 있는 이야기의 경우 

많은 추론능력이 필요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원인으

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론능력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가 

본 연구에 민감하지 않은 도구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CAPTBI 검사는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환자와 정상 인지능력군을 분류하는 

데 높은 변별력을 지닌 검사지이다. 특히 조직화 능력, 기억력, 

집행 기능 등 고차원적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은 작업기억이 

관여하는 영역들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 본 연구 대상자에게 훈

련 전후로 평가를 실시했다(Lee, 2013). 후속연구로 추론능력 

등의 고기능 인지능력의 향상을 요하는 훈련 도구의 개발이 필

요하겠다.

보청기 주관적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이미 보청기의 순응이 끝난 난청 노인들이 참

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능훈련 후 보청기에 대한 유의한 향

상이 있었다. 이는 Yeo et al.(2014)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Yeo et al.(2014)의 연구는 보청기 착용이 1년 이상이 

된 대상자만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만족도가 유

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Yeo et al.(2014)의 연

구를 볼 때 청능훈련은 보청기 적응이 끝난 대상자에게도 효과

가 있어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는 사람들만이 청능훈련의 대상

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청기 처음 착용

자와 순응이 끝난 대상자 중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 정

도의 차이를 연구한다면 청능훈련을 행하는 효과적인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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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하에서 일련의 문장을 듣고 순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다소 높은 언어인지력을 보이는 경우 순서화하는 작

업을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상자에게 보다 효과적

인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기능 인지를 필요로 하

는 훈련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고기능 인

지를 요하는 훈련 도구를 사용할 경우 본 연구에서 유의한 증

가를 보이지 않았던 추론능력의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집중력, 집행 기능 등의 인지력 향

상을 위한 다양한 청능훈련 도구의 개발로 보청기를 착용한 노

인들이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지 기능의 향상과 함께 의사

소통의 능력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청능훈련·인지 훈련·보청기 만족도·문장 순서화·

작업기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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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Example of the Training Session

훈련 내용 훈련 목표 비     고 

상담(10분)  ◎ 인사(안부, 문제점 파악) 

◎   보청기 상태 점검-육안으로 점검하고 

소리 질과 볼륨 상태를 점검함 

훈련 전 보청기 점검

-   문제가 있는 경우 적합 상태를 확인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훈련을 실시

한다.

훈련(30분) ◎ 6 dB SNR 

-   단서가 있는 이야기 5세트(3문장 2세트, 

4문장 2세트, 5문장 1세트) 

-   단서가 없는 이야기 5세트(3문장 2세트, 

4문장 2세트, 5문장 1세트) 

◎ 3 dB SNR 

-   단서가 있는 이야기 5세트(3문장 2세트, 

4문장 2세트, 5문장 1세트) 

-   단서가 없는 이야기 5세트(3문장 2세트, 

4문장 2세트, 5문장 1세트) 

각 조건에서 2번까지 

반복하여 듣고 80% 

이상의 수행력을 목표로 

한다

수행력의 난이도 조절 

-   소음 대 잡음비를 조정하도록 함

소음하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훈련을 실시

하도록 함

마무리(5분) ◎   실시한 훈련과 수행력에 관하여 간단한 

상담(다음 훈련 계획 설명) 

◎   대상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함

◎   일상생활에서의 듣기 활동에 대한 조언 

SNR: signal-to-noise ra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