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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how gender differences affect the sensory processing by

the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ASP) which evaluates the behavioral responses of adults to everyday sen-

sory experiences. Methods: The study period lasted one month which was June 2009, and the study subjects

were 325(three hundred twenty five) people who were healthy and reside in Chungcheong province including

Daejeon.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tudy was explained to the study group and the ASP questionnaires

were drawn up by them personally. Results: On average, the study group scores similarly in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ory sensitivity, and sensation avoiding. According to the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by

gender, the group obtained scores indicating performance similar to most people in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and sensory sensitivity, except for sensation avoiding. Furthermore, in the taste/smell processing of “I

only eat familiar foods”, sensation avoiding score was higher in females than males, and in the activity level of

“I find time to get away from my busy life and spend time by myself”, males’ sensation avoiding scored higher

than females. Conclusion: In the study of differences of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of adults by gender using

the ASP, gender differences were revealed in the category of sensation avo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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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환경을 구성하고 선택하, ,

는 지는 감각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 감각처리능력과 그 사람의 행(Dunn, 2001),

동 및 환경적 구성은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최근 감. ‘

각처리와 감각통합이라는 두 용어는 교환적으로 사’ ‘ ’

용되어지고 있고 감각처리 능력은 인간행동에 크거나

작게 영향을 미친다권혜련 등 등( , 2005, Yack , 2002).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감각처리는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관련된 기능으로 감각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절 통합 조직화하는 과정이며 행동적, ,

반응을 포함하는 능력이다박미희와 김경미( , 2006).

둘째 감각통합이란 뇌의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으로,

감각에 의해 감지된 정보를 조직화하여 학습과 사회

적인 행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김경미 등( , 2006).

감각처리능력의 문제는 지적수준과 사회계층에 관

계없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연령에 고루 분포하고 있

다 등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는(Pohl , 2003).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신지연 등 와 감각처리( , 2005; Case-smith Bryan, 1999).

에 문제가 있는 성인의 경우 타인의 말이나 행동 사,

회적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느리게 반응하거

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여 대인관계나 사

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Brown Dunn, 2002).

이러한 문제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향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

움을 반복하게 된다 과 임상적 연(Cohn Cermak, 1997).

구에 따르면 감각통합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성인에

게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면 운동기술과 사회적 상황

에서의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등 그러나 그동안 감각처리에 대한(Bundy , 2002).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

문에 성인의 감각처리 능력에 대한 기초 자료와 중재,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과(Brown Dunn,

2002).

성인의 감각처리를 평가하는 Adolescent/Adult

이하 은 감각경험에 대한 행동반Sensory Profile( ASP)

응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고안된 평가도구이다(Dunn

과 는 의 감각처리모델Brown, 1997). ASP Dunn

에 기초를 두고 신경학적(Sensory Processing model) ,

문턱값 과 행동과의 관계를 신경학적(Threshold value)

문턱값은 높고 낮음 으로 행동 반응은 능(High), (Low) ,

동적 수동적 인 행동 반응으로 나뉘어(Active), (Passive)

설명한다 문턱값이 낮을 경우 낮은 강도에도 쉽게. ,

반응하는 반면에 문턱값이 높을 경우 높거나 강한 자,

극에도 수동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과(Brown

본인 스스로 감각자극에 대Dunn, 2002; Dunn, 1997).

한 행동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감각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정 행동의 원인이나 환경자극,

의 선호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을 줄 수 있다 와(Kientz

또한 장애로 인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Dunn, 1997).

때와 삶의 목표나 중재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교 병원 그리고 복지관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김진경 등 는 장점을 가지고( , 2007)

있다.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의 연구 에서 태내 테스토스테론Geschwind (1987)

양에 의해 오른쪽반구가 더 빨리 발달하여 남자는 오

른쪽반구 기술이 여자는 왼쪽반구 기술이 보다 우수,

하다고 하였고 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Hines(1982)

에서는수컷의오른쪽겉질이더두껍고공간감각적인

능력이 더 뛰어났고 겉질 두께의 성별차이는 태아기,

테스토스테론 때문이라고 하였다 뇌의 무게는 남자.

뇌가 여자보다 더 무겁고 남자 뇌의 뉴런이 여자보다,

약 억 개 더 많다 와 마40 (Pakkenberg Gundersen, 1997).

루엽의 뒤쪽 마루면 부위는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쪽,

이 말하기와 손동작에 관여하고 오른쪽은 공간능력과,

관련되어 남자의 경우 오른쪽이 훨씬 더 크다고 하였

다 등 등 의 연구에서도 남성(Jäncke , 1994). Frieze (1978)

의 공간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하였고 차원의 기계장, 3

치를조립하는과제를내면평균적으로남자가여자보

다높은 점수를 받고남자가여자에서보다 차원 설계2

도를 보고 블록을 더 잘 쌓는다고 하였다김혜리와 이(

승복 와 에 의하면 전반, 2008). Maccoby Jacklin(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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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능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세하지만 수리 및

공간지각능력과분석적사고능력에서는여자보다남

자가 더 우수하고 일반적인 언어능력에는 남녀의 차,

이가없지만남성은여성보다읽기에어려움이있으며

말을 더듬는 경우가 높다고 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언.

어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여자들은 양쪽반구의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고 남자들은 왼쪽반구만 활성화된다

등 뇌들보 는 뇌의 두(Shaywitz , 1995). (Corpus callosum)

반구사이의정보를서로전달하는신경연결들의집합

으로 여자가 뇌들보 후반부와 팽대부위 전방 맞교차,

부위가더크다고하였다 이는뇌의두반구를이어주.

는신경섬유가더많기때문이고결과적으로의사소통

이나언어유창성에있어여성이더뛰어나다고하였다

과 그리고 전반적인 언어능력(Bishop Wahlsten, 1992).

과 수리능력보다 공간능력에서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수직이나 수평 등에 대한

위치 감각이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 과(Liben Golbeck,

등1980; Sanders , 1982).

행동학적인 면에서도 남녀의 차이는 존재한다 남.

자 초등학생은 과격하고 남들과 경쟁하는 놀이를 좋

아하며 여학생은 조용하고 개인 지향적이며 창의적,

인 모의 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놀이성향에서 차이

를 보인다최범규와 이녹범 공격적 행동의 성( , 2004).

차에 관한 연구에서 세에서 세 아동을 관찰한 결3 11

과 남아들이 신체 및 언어적 공격이 여자보다 더 높았

고 과 성인의 경우도 같은 결과(Whiting Edwards, 1973)

를 보였다 와 세 미만의 남아(Maccoby Jacklin, 1974). 1

와 여아의 기질적 차이를 비교한 연구 와(Carey

등 등 에서McDevvitt. 1978; Hsu , 1981; Mazaide , 1984)

는 여아들은 새로운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자극에, ,

대해 기피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남아들은 오히려 접,

근과 탐구의 경향이 나타났다 기질에 대한 성차 연구.

에서 활동수준은 남아가이현주 규칙성에서는( , 2007),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서수경 천희( , 1993;

영 적응력은 남아가 여아보다 낮게 보고되었다1992),

등 외부자극에 대한 주의집중은 남아(Hughes 1987).

가 여아보다 산만하며 더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 등 의 연구에서도(Rubin Fisher, 1983). Hartung (2002)

남자아이는 충동성 주의 집중 및 과잉 행동장애,

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하였다 신체활동에서도(ADHD) .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며 체력검사에서도 많은 우위를

나타냈다권영필 사춘기 이후 남자는 테스토( , 1992).

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면서 근섬유가 증가하고 신장이

커지고 체중이 더 무거워지며 피하지방이 작아져 근

육의 크기와 근력이 요구되는 운동과제에서 수행에

이점을 갖는다권영필( , 1992).

뇌는 여러 가지 감각자극과 운동 활동을 통해 감각

상호연결 능력을 성장시키고 신경계를 발달시킨다,

김경미 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행( , 2006). ,

동학적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성별의 차이

가 뇌의 감각처리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II.

연구대상 및 절차1.

연구 기간은 년 월 한 달 동안 시행하였고 연2009 6 ,

구 대상자는 충청도와 대전 지역의 건강한 성인 325

명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를 작성하게 하ASP

였다 조사는 김진경 등 이 영문 를 한글판으. (2007) ASP

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고 총 부를 배부하여 정, 340

확히 응답한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325 .

연구도구2.

는 개 영역 총 문항으로 미각후각처리 문ASP 6 , 60 / 8

항 동작 처리 문항 시각처리 문항 촉각처리 문, 8 , 10 , 13

항 활동 수준 문항 청각처리 문항으로 구성되어, 10 , 11

있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사용되어 전혀 그렇. 5 ‘ (5%)

지 않다가 점 가끔 그렇다가 점 종종’ 1 , ‘ (25%) ’ 2 , ‘

그렇다가 점 자주 그렇다가 점 항(50%) ’ 3 , ‘ (75%) ’ 4 , ‘

상 그렇다가 점으로 기록된다 문항은 결과(95%) ’ 5 . 60

해석 시 문턱값 수준과 행동반응에 따라서 다시 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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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분면으로 나뉘어 사분면은 낮은 감각 등록으1 ‘ ’

로 문턱값은 높지만 문턱값에 대한 수동적 행동반응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낮은 강도의 자극들을 무시하는

행동특성을 나타낸다 사분면의 감각 찾기는 높은. 2 ‘ ’

신경학적 문턱값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강한 자극이

나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능동

적 행동 반응을 의미한다 사분면의 감각 민감성은. 3 ‘ ’

낮은 신경학적 문턱값에 따른 수동적 행동반응으로

산만하고 감각자극을 구별해내기 어려우며 감각자극

을 싫어하는 특성으로 구분된다 사분면은 낮은 신경. 4

학적 문턱값에 반하는 행동인 감각 회피로 자극에‘ ’

대한 회피반응으로 능동적인 행동반응으로 설명되고

있다 개인의 점수는 각 분면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 4

고 분포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감각처리 정도를 이해

할 수 있다 각각의 분면의 총점을 구한 후 해당되는. 4

점수의 점수분포에 따라 결과를 해석한다표( 1).

본 연구는 영문 를 한글판으로 번역 업체에 감ASP

수를 받아 영문판과 한글판의 내적 일치도 를 얻은.72

한글판 를 사용하였다김진경 등ASP ( , 2007).

자료분석3.

본 연구는 성인 남녀의 감각처리 능력을 조사하여

낮은 감각 등록 감각 찾기 감각 민감성 감각 회피 능, , ,

력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SPSS/win 14.0 ,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Chi-square .

연구결과III.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1.

조사 대상자 총 명 중 남자가 명으로325 111 34.2%,

여자는 명으로 이었다214 65.8%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세였고 연령 분포21.6 ,

는 세가 세가 세가17~19 239.1%, 20~24 41.5%, 26~29

세가 세 세가 세14.5%, 30~34 3.4%, 35 ~39 0.9%, 40~44

가 이었다표0.6% ( 2).

성인 남녀의 감각처리 평균 점수2.

성인 남녀 명의 의 평균 점수를 알아본 결과325 ASP

낮은 감각 등록의 전체 평균 점수는 점이었고‘ ’ 31.1 ,

남자는 점 여자는 점이었다 감각 찾기의 전30.9 , 31.2 . ‘ ’

표 각 영역의 점수 분포1.

감각처리 영역 원점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적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적음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많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많음

낮은 감각 등록 /75 15~18 19~26 27~40 41~51 52~75

감각 찾기 /75 15~27 28~41 42~58 59~65 66~75

감각 민감성 /75 15~19 20~25 26~40 41~48 49~75

감각 회피 /75 15~18 19~25 26~40 41~48 49~75

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2.

일반적 특성 구분 대상자수 백분율(%)

성별
남 111 34.2

녀 214 65.8

연령세( )

15~19 127 39.1

20~24 135 41.5

25~29 47 14.5

30~34 11 3.4

35~39 3 0.9

40~44 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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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평균 점수는 점이었고 남자는 점 여자는39.4 39.1 ,

점이었다 감각 민감성의 전체 평균 점수는 점39.6 . ‘ ’ 37

이었고 남자는 점 여자는 점이었다 감각 회36.9 , 37.1 . ‘

피의 전체 평균 점수는 점이었고 남자는 점’ 35.4 36.9

여자는 점이었다표34.7 ( 3).

성인 남녀의 감각처리 영역별 점수 비교3.

높은 문턱값에 비해 수동적 행동반응으로 낮은 강

도의 자극을 무시하는 행동인 낮은 감각 등록의 경‘ ’

우 남자의 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61.3%

로 나타났고 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극을 무시하21.6%

고 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극을 많이 무시 하는 것2.7%

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 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 13.5%

극에 더 반응하고 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많이.9%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가 대. 63.1%

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는20.6%

다른 사람들보다 자극을 무시하고 는 다른 사람5.6%

들보다 자극을 많이 무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 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극에 더 반응하고8.9% 1.9%

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많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감각 찾기의 경우 남자의 여자의 가‘ ’ 27.9%, 34.1%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감각

자극을 찾는다고 응답하였고 남자의 여자의36.9%,

는 문턱값 수준은 높지만 자극을 찾는 데는 수38.8%

동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34.2%,

여자의 가 문턱값 수준은 높지만 자극을 찾는26.6%

데는 매우 수동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극을 찾는데 매.

우 능동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 0

명이었다.

감각 민감성에서는 남자의 여자의‘ ’ 71.2%, 65.4%

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하게 자극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여자의. 13.5%, 21%

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표 감각처리 평균 점수3.

감각처리

영역

평균 표준편차±
점수해석

전체 남성 여성

낮은 감각

등록
31.1±6.9 30.9±6.7 31.2±7.1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

감각 찾기 39.4±7.1 39.1±7.1 39.6±7.2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적음

감각

민감성
37.0±7.8 36.9±7.7 37.1±7.8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

감각 회피 35.4±8.0 36.9±8.3 34.7±7.8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

표 성별에 따른 감각처리 영역별 분포4. 명(%)

감각처리

영역
성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적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적음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많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많음

전체 p

낮은 감각

등록

남성 1(0.9) 15(13.5) 68(61.3) 24(21.6) 3(2.7) 111(100)
.384

여성 4(1.9) 19(8.9) 135(63.1) 44(20.6) 12(5.6) 214(100)

감각 찾기
남성 38(34.2) 41(36.9) 31(27.9) 1(0.9) 0(0) 111(100)

.167
여성 57(26.6) 83(38.8) 73(34.1) 1(0.5) 0(0) 214(100)

감각 민감성
남성 1(0.9) 5(4.5) 79(71.2) 15(13.5) 11(9.9) 111(100)

.497
여성 0(0) 11(5.1) 140(65.4) 45(21.0) 18(8.4) 214(100)

감각 회피
남성 1(0.9) 6(5.4) 68(61.3) 26(23.4) 10(9.0) 111(100)

.001
여성 1(0.5) 32(15.0) 143(66.8) 29(13.6) 9(4.2)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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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자의 여자의 는 자극에 대한 매우 민, 9.9%, 8.4%

감하게 반응한다고 응답하였다.

감각 회피에서는 남자의 여자의 는‘ ’ 61.3%, 66.8%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남자의, 23.4%,

여자의 는 더 많은 회피 반응을 나타났고 남자13.6% ,

의 여자의 는 매우 강한 회피 반응이 나타났9%, 4.2%

다 남자의 여자의 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적. 5.4%, 15%

은 회피반응을 보였다표( 4).

성별에 따른 감각처리 비교4.

성인 남녀의 감각처리 능력을 비교한 결과 낮은 감

각 등록 감각 찾기 감각 민감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

감각처리 능력에 차이가 없었고 감각 회피 반응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감각회피 반응 중 맛냄새 처리 영역 중 익숙한 음/ ‘

식만 먹는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회피 반응이 더’

높았고 활동수준 중 바쁜 삶속에서 벗어나 나만의, ‘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와 청각처리 영역 중 시끄러’ ‘

운 환경에서 벗어나려 한다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회피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고 찰IV.

감각통합에 대한 중재 및 평가는 오래전부터 실행

되고 있지만 대상이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인의

감각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중재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편이다 과 그 동안 성인의 사회(Brown Dunn, 2002).

적응 문제는 감각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개인의 기

질과 개성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김진경 등( , 2007).

와 는 성인의 기질과 감각처리와의Chess Thomas(1998)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감각 찾기는 기질의 접근성과‘ ’

기분 조절 감각민감성은 기질의 기분조절과 감각의,

문턱값 수준 감각회피는 적응성 접근성 기분조절과, , ,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성인의 사회적응

문제는 기질의 문제만이 아님을 강조했고 김진경 등,

의 한국 성인 명의 전반적인 감각처리에 대(2007) 300

한 연구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 기질적 행,

동학적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남녀,

의 성별의 차이와 감각처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감각 등‘

록에서 남성의 여성의 가 대부분의 사람’ 61.3%, 63.1%

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

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여성의 가 환경적 자극에 대해 반응이 낮13.5%, 8.9%

게 나타났고 남성의 여성의 는 아주 낮게0.9%, 1.9%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감각 등록이 낮을 경우 자극에. ,

대한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극을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자극이나 낮은 강도의 자극에는 반

응을 보이지 못해 사회생활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과 따라서 감각등록의 문제가 심(Brown Dunn, 2002).

할 경우 자극의 강도나 대비를 강화하거나 과제나 상

황의 특징을 강조하는 전략을 통해 그 증상을 완화 시

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Brown Dunn, 2002).

감각 찾기에서 남성의 여성의 가 대‘ ’ 27.9%, 34.1%

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여. 71.1%,

성의 가 문턱값 수준은 높지만 자극을 찾는 데65.4%

는 수동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 은. Brown Dunn(2002)

감각 찾기의 점수가 낮을 경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

데 필요한 환경적 탐색이나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표 성별에 따른 감각처리 비교5.

감각회피 세부영역
평균 표준편차±

p
전체 남성 여성

익숙한 음식만

먹는다
3.1±1.2 2.9±1.3 3.2±1.1 0.01

바쁜 삶속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

3.0±1.1 3.3±1.0 2.9±1.1 0.02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려 한다
2.8±1.1 3.2±1.1 2.6±1.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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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감각 환경을 제공과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

는 전략으로 환경적 자극에 자주 노출시켜 인식하도

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미국의 감각 찾기 능력의 평‘ ’

균 점수는 점이고 과 본 연구49.91 (Brown Dunn, 2002).

의 전체 평균 점수는 점으로 남성은 점 여성39.4 39.1 ,

은 점으로 약 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 중 맛 냄39.2 10 . ,

새 처리 영역 중 향수 또는 화장수를 뿌린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즐긴다와 촉각처리 영역 중 머리’ ‘

카락 자르는 느낌을 좋아 한다 그리고 말을 하는 동’ ‘

안 다른 사람을 만진다라는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차’

이는 없지만 남녀 모두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

냈다 김진경 등 의 연구에서도 감각 찾기에서. (2007) ‘ ’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한국인의 감각 찾기 능

력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와. Chess

의 연구에서 감각 찾기 영역은 접근성과Tomas(1998) ‘ ’

감정과 상관성이 높다는 결과와 같이 미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며 한국인들이

왜 높은 문턱값에 비해 행동 반응은 소극적인지에 대

해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각 민감성에서 남성의 여성의 가‘ ’ 71.2%, 65.4%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성의 여성의 가 자. 13.5%, 21%

극에 대해 민감하였고 남성의 여성의 가, 9.9%, 8.4%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 민감도의 점수.

가 높을 경우 주위 환경의 자극에 의해 과제를 지속적

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완 반복훈련, ,

과제의 일관성 등의 전략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

는 노력을 통해 민감성을 낮출 수 있다 과(Brown

Dunn, 2002).

감각 회피에서 남성의 여성의 가 대‘ ’ 61.3%, 66.8%

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남성의, 23.4%,

여성의 가 자극에 대해 회피반응을 남성의13.6% , 9%,

여성의 가 강한 회피 반응을 보였고 성별에 따라4.2% ,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에 대해 회(p>.05).

피 반응이 심할 경우 환경적 자극에 많이 노출 되어

일상생활에서의 과제 수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예상.

밖의 일이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쉽게 흥분한다거나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과 감각(Brown Dunn, 2002). ‘

회피 문항 중 여성의 경우 맛냄새 처리 영역에서 익’ / ‘

숙한 음식만 먹는다라는 문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후각 미각 청각 구별 능력. , ,

이 더 월등하고 미세한 감각을 지각하는 능력이 뛰어,

나기 때문에 미각 처리에 있어 익숙한(Halpern, 2000)

맛을 선호하고 낯선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

여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식이장애의 경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배인 것을 보면10~20

등 여성이 더 미각에 민감한 것으로 사(Tyrka , 2000)

료된다.

남성의 경우 활동수준 영역 중 바쁜 삶 속에서 혼‘

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와 청각처리 영역 중’

시끄러운 장소를 피한다라는 문항의 점수가 높게 나‘ ’

타났다 많은 자극이 있을 때 집중력을 골고루 분산시.

켜 지각하는 능력은 여성이 더 뛰어나다(Halpern,

이에 반해 남성은 시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여2000).

시상하부와 편도체가 더 강하게 반응하고 여성의 뇌,

가 남성보다 덜 편재화 되어있어 다양한 자극 하에서

남성 보다 여성은 양측 반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자극이 동시에 나타나는 공간이나 상(Hamann, 2005),

황에서 남성이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발병률도 남자가 배 높고 여성보다 집중ADHD 4~10 ,

력이 더 낮고 산만해지는 경향이 더 많다(Hartung,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에 있어 여2002).

성은 문제에 집중하여 사회적인 지지를 얻어 해결하

려는 전략을 더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운동을 하는 것

과 같이 기분 전환을 하여 해소하려는 경향이 더 높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Bernzweig, 1993; Porter, 2000).

다 더 사회 친화적이며 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이(Fivush , 2000; McClure, 2000).

에 남성은 자극이 많은 시끄러운 장소나 바쁜 생활 속

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그 상황에 맞서 해결하기 보

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성인 명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325

성차와 감각처리 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남성이 활동수준과 청각처리 영역에서 회피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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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미각처리 영역에서 회피반,

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전.

체로 일반화 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감각처리에 문제

를 가진 성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중재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V.

본 연구는 성인의 감각처리를 평가하는 도구인

을 사용하여 성별의 차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이가 감각처리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성인 남녀의 환경 자극에 대한 행동반응을 알아보1.

기 위하여 명의 의 평균 점수를 알아본 결325 ASP

과 낮은 감각 등록의 전체 평균 점수는 점, ‘ ’ 31.1 ,

남자는 점 여자는 점이었다 감각 찾기의30.9 , 31.2 . ‘ ’

전체 평균 점수는 점 남자는 점 여자는39.4 , 39.1 ,

점이었다 감각민감성의 전체 평균 점수는39.6 . ‘ ’ 37

점 남자는 점 여자는 점이었다 감각회피, 36.9 , 37.1 . ‘ ’

의 전체 평균 점수는 점 남자는 점 여자는35.4 , 36.9

점으로 네 가지 영역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과34.7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녀의 감각처리 능력을 비교한 결과 낮은 감2.

각 등록 감각 찾기 감각 민감성에서는 성별에 따, ,

른 감각처리 능력에 차이가 없었고 감각회피 반응

에서 남녀 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각회피 반응 중 맛냄새 처리 영역 중 익숙. / ‘

한 음식만 먹는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회피 반’

응이 더 높았고 활동수준 중 바쁜 삶속에서 벗어, ‘

나 나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와 청각처리 영’

역 중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려한다는 남성이‘ ’

여성보다 회피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녀 간의 감각처리 능력의 차이는 감

각회피 영역에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

직 감각처리능력에 대한 한국의 표준치가 없고 감각

처리문제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중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성인의 감각처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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