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Vol. 18, No. 1, 2020

Ⅰ. 서 론

디지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유아들의 스마트

폰 사용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Holloway, Green, & 

Livingstone, 2013). 2014년 Ryu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의 65.9%가 24개월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스마

트폰 사용 연령이 빠르게 하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폰 사용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손의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고(Lee, 2011), 유아의 흥미를 높여 

탐구능력에 효과적이지만(Yoo, 2012), 국제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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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감각처리능력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자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 124명이었고, 연구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동년 12

월까지이었다.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로 일반적 특성,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 단축감각프로

파일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와 중독군에 따른 감각

처리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 하였다.

결과 :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스마트폰 중독합계(p=.000)와 현저성

(p=.027), 충동·강박적 사용(p=.019), 금단(p=.046), 내성(p=.003), 대인 간 갈등(p=.046)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감각처리능력의 차이는 SSP 총점(p=.000) 및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42).

결론 :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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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스

마트폰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

류한 바 있다(Park, 2019).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시력 저하 및 뇌 건강(Lee, 2013), 문제행동(Heo, 2016), 

사회적 고립(Muhammad & Tariq, 2013)등의 문제를 야

기 시키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은 생활상의 편리함을 가

져오는 이면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

존이 높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는 것으로 정의된다

(Son, 2012). 유아는 자기조절능력이(self-regulation) 

부족하여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함으

로써 중독에 더 쉽게 노출 되고 있다(Park & Kim, 

2015). 2017년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9.1%이

며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이러한 결과는 유

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중

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Jang과 Jeong(2015)에 의하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한 관련 요인이고, Troseth, 

Russo와 Strouse(2016)는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 연령이 

어릴수록 사용시간이 길고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으로 성

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미

국소아과학회(America Academy of Pediatrics)는 18개

월 미만의 유아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

며 만 3세∼6세 아동은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길 권고하였다. Hong(2012)은 미국 대학생의 스

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뇌의 회백질(gray matter) 두

께를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확인한 결과, 스마트폰

을 2시간 사용한 뇌에 비해 10시간 사용한 뇌의 회백질 

두께가 빠르게 얇아진다 하였다. 즉,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증가 할수록 뇌의 회백질 크기가 줄어든다(Kim, Lee, 

Kim, & Yang, 2016). 뇌의 회백질의 두께나 부피는 클

수록 뇌 기능이 우수하며(Kang, 2018), 뇌의 회백질 손

상은 감각처리와 관련이 있다(Rahkonen et al, 2015). 

감각처리(sensory processing)는 신체로 입력된 감각을 

효과적으로 등록, 조직화 하여 의미 있는 발달을 이끌어 

내는 신경학적 과정이다(Ayres, 1979). 감각처리와 개인

의 행동 및 환경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감각처리능력

은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unn, 2001). 즉 감각

처리의 어려움은 유아의 발달과 성숙을 지연시키게 된다

(Shin, 2019).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은 감각추구

(Choi, 2019; Lee, 2014; Park & Kim, 2015)와 같은 개

인적 요인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경

우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Ki, 2016; Kim, 2015; Kim & 

Moon, 2015). 감각추구는 새롭고 다양한 경험이나 감각

을 추구하려는 욕구로(Zuckerman, Kolin, Price, & 

Zoob, 1964) Park & Kim(2015)은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유아의 감각추구가 높아진다 하였고, Choi(2019)에 연구

에 의하면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스마트폰 중독, 감각처리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만 3세∼6세 

유아는 기능면에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발달시기에 

있으며(Kim, 2015) 스마트폰 중독은 이러한 중요한 시

기에 있는 유아의 발달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Liberati et al., 2009). 따라서 발달에 기초가 되

는 감각처리능력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추구(Choi, 2019; Lee, 

2014; Park & Kim, 2015)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감각처리능력

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

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실태

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감각처리능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유아의 스

마트폰 사용시간 감소 및 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 지역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 3곳과 유

치원 5곳에 재원 중인 만 3세∼6세의 스마트폰 중독 위

험군 유아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스마트폰

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만 3세∼6세 유아,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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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동의한 부모였다.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유

아, 발달지연이나 장애진단을 받은 유아, 정기적인 약물 

복용 중인 유아는 대상자에서 배제되었다. 총 334명의 

유아 중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사용하여 잠재적 위험 사

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 124명을 연구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

분하기 위하여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1집단과 2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집단의 구분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설문지이었다. 설문

지는 일반적 특성 16문항,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

자척도 30문항, 단축감각프로파일 38문항을 포함한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유·아동 스마트

폰 중독 관찰자 척도’를 Park과 Hyun(2018)이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저성(5문항), 충동·강

박적 사용(4문항), 금단(5문항), 내성(5문항), 문제(6문

항), 대인 간 갈등(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저성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중

요한 요소가 되며 행동과 정서,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정

도이다. 충동·강박적은 스마트폰을 수시로 꺼내 확인하

는 정도이며, 금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

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정도이다. 내성은 스마트폰을 사

용할수록 더욱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정도이며, 문

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비행, 신체적 문제나 일탈

의 정도를 의미한다. 대인 간 갈등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족 등 주변 사람과의 갈등 정도를 말한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기록하고 역 문항은 역 채점을 실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정상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잠재적 위험 사용

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58이

었다(Park & Hyun, 2018).

2) 단축감각프로파일(Short Sensory Profile; SSP)

단축감각프로파일은 감각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기능적 행동을 판별하는 도구로 감각프로파일(Sensory 

Profile)을 기초로 개발 되었다(McIntosh, Miller, Shyu, 

& Dunn, 1999). 3∼10세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감각처

리능력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고 감각처리에 어

려움이 있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7개의 하위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의 문항 수는 촉각 민감

성(tactile sensitivity) 7문항, 맛/냄새 민감성(taste/ 

smell sensitivity) 4문항, 움직임 민감성(movement 

sensitivity) 3문항,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

(underresponsive/seeks sensation) 7문항, 청각 여과

하기(auditory filtering) 6문항,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

함(low energy/weak) 6문항, 시각/청각 민감성(visual/ 

auditory sensitivity) 5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감각처리능력에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를 산출하고 

총점은 190점이다. 정상군(Typical Performance)은 

190점-155점, 문제가능성군(Probable Difference)은 

154-142점, 확실한 문제군(Definite Difference)은 

141-38점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Kim(2001)이 

번안한 단축감각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9이며, 내적 타당도는 

.43-.76이다(Kim, 2004). 

Criteria N (%)

1Group  Smartphone usage group of less than 3 hours per day 64 (51.6)

2Group Smartphone usage group of more than 3 hours per day 60 (48.4)

Total 　 　 　 124 (100.0)

Table 1. Categorization criteria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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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0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경북 지역

에 있는 어린이집 3곳, 유치원 5곳을 통해 대상자 모집

을 하였다. 기관의 원장이나 교사를 접촉하여 연구의 목

적과 참여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

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기관장 및 교사들을 대

상으로 연구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

를 읽고 서명한 원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34부 회수되었고 스마트폰 중독

척도로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대상

자로 선정하여 총 124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

다.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사전승인 하

에 수행되었다(2019-04-083-003).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단축감

각프로파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

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24명으로 남아 74명(59.7%), 여아 

50명(40.3%)이었다. 전체 연구대상 중 만 3세는 41명

(33.1%), 만 4세 25명(20.2%), 만 5세 30명(24.2%), 만 

6세 28명(22.6%)으로 만 3세가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

자 중 1집단은 64명(51.6%), 2집단은 60명(48.4%)으로 

비슷한 분포를 이루었다.  출생순위는 첫째 94명(75.8%)

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이용 시간은 6-7시간을 이용하

는 아동이 73명(58.9%)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Table 2).

2.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의 스

마트폰 최초 사용 시기는 만1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스

마트폰 사용 기간은 3년 이상, 스마트폰 주중 사용 빈도

는 매일 사용하는 아동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스

Variable
Total

 124 (100)
1Group 
64 (51.6)

2Group 
60 (48.4)

Gender
Male 74 (59.7) 41 (64.1) 33 (55)

Female 50 (40.3) 23 (35.9) 27 (45)

Age

3year 41 (33.1) 22 (34.4) 19 (31.7)

4year 25 (20.2) 15 (23.4) 10 (16.7)

5year 30 (24.2) 13 (20.3) 17 (28.3)

6year 28 (22.6) 14 (21.9) 14 (23.3)

Birth oder

First born 94 (75.8) 46 (71.9) 48 (80.0)

Second born 28 (22.6) 18 (28.1) 10 (16.7)

Third born  2 (1.6) 0 (.0) 2 (3.3)

Institution use time per day

Less than 6hour 12 (9.7) 6 (9.4) 6 (10.0)

6 to 7hours 73 (58.9) 38 (59.4) 35 (58.3)

More than 7hour 39 (31.5) 20 (31.3) 19 (31.7)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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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최초 제공자와 스마트폰 사용 시 함께하는 사람

은 부모에 의해서가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

용시간은 3.31±1.19 시간이며 1집단은 2.33±.64시간,  

2집단은 4.37±.58시간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스마트폰 사용시간 집단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하위

영역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스마트폰 중독 합계(p=.000) 및 하위영역의 현저성

(p=.027), 충동·강박적 사용(p=.019), 금단(p=.046), 

내성(p=.003), 대인 간 갈등(p=.046)에서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의 합계와 하위 영역 모

두에서 2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았다.

Variable
1Group 2Group 

t
M±SD

Total score 70.52±7.27 76.37±8.79 -4.049*

Salience 11.41±2.36 12.52±3.10 -2.235*

Impulse-compulsive use 8.67±1.99 9.55±2.14 -2.369*

Withdrawal 12.92±2.55 13.87±2.69 -2.011*

Tolerance 14.69±2.64 16.00±2.20 -2.999*

Problem 11.88±2.82 12.35±2.25 -1.033

Interpersonal Conflict 10.95±2.16 12.08±3.78 -2.026*

*p<.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Differences of smartphone addiction between groups

Variable Total 1Group 2Group 

Age of first smartphone usage
1year 99 (79.8) 51 (79.7) 48 (80.0)
2year 21 (16.9) 12 (18.8) 9 (15.0)
3year 4 (3.2) 1 (1.6) 3 (5.0)

Period of smartphone usage

3month to 1year 9 (7.3) 8 (12.5) 1 (1.7)
1 to 2year 33 (26.6) 18 (28.1) 15 (25.0)
2 to 3year 34 (27.4) 14 (21.9) 20 (33.3)
More than 3year 48 (38.7) 24 (37.5) 24 (40.0)

First smartphone provider

Father 36 (29.0) 20 (31.3) 16 (26.7)
Mother 74 (59.7) 36 (56.3) 38 (63.3)
Siblings 6 (4.8) 3 (4.7) 3 (5.0)
Friend 4 (3.2) 1 (1.6) 3 (5.0)
Grandparent 3 (2.4) 3 (4.7) 0 (.0)
Cousin 1 (.8) 1 (1.6) 0 (.0)

Who they use smartphone with

Father 26 (21.0) 14 (21.9) 12 (20.0)
Mother 52 (41.9) 27 (42.2) 25 (41.7)
Alone 33 (26.6) 16 (25.0) 17 (28.3)
Siblings 13 (10.5) 7 (10.9) 6 (10.0)

Frequency of using smartphone

1 times/week 5 (4.0) 4 (6.3) 1 (1.7)
1-2 times/week 13 (10.5) 6 (9.4) 7 (11.7)
3-4 times/week 28 (22.6) 17 (26.6) 11 (18.3)
5-6 times/week 14 (11.3) 6 (9.4) 8 (13.3)
Everyday 64 (51.6) 31 (48.4) 33 (55.0)

Average daily smartphone usage
(hour, mean±standard deviation)

　 3.31±1.19 2.33±.64 4.37±.58

Table 3.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usage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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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의 
차이

스마트폰 사용시간 집단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5). SSP 총점(p=.000) 및 촉각민

감성(p=.019), 맛/냄새 민감성(p=.031), 움직임 민감성

(p=.020),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p=.003), 청

각 여과하기(p=.042),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p=.006), 

시각/청각민감성(p=.023)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SP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 2집단의 평균 점수

가 낮았다.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124명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

와 감각처리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의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

기는 만1세 미만(79.8%)이 현저하게 높았다. 이는 Oh와 

Park(2019)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이며, 이른 시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스

마트폰 중독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한 Chun(2015), 

Lee(2013)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스마트폰 사

용횟수는 매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51.6%) 과다

한 스마트폰 사용빈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Ki(2016), 

Lee(2014), Cho(201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3.31±1.19 시간으로 

3시간 미만은 1집단, 3시간 이상은 2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각 집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집단(4.37±.58시

간)이 1집단(2.33±.64시간)보다 평균 2배 정도로 나타

났다. 미국소아과협회에서는 유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1시간으로 권고하였다(America Academy 

of Pediatrics,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권고한 시

간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

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노

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점수를 비교

한 결과, 하위영역 중 문제 영역만을 제외 하고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 합계와 하위영

역인 현저성, 충동·강박적 사용, 금단, 내성, 문제, 대

인 간 갈등 영역 모두에서 2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

가 높게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배 더 많은 2집단

의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Jang & Jeong, 2015; 

Lim, 2013; Na, 2013).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을 비교한 결

과 SSP총점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는 Park과 Chang(2015)의 연구와 일부 일

치한 결과이다. Park과 Chang(2015)의 연구에서는 대

학생의 시각처리, 촉각처리, 활동수준 영역이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Hong과 Lee(2018)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감각처리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랐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과 인원수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집단의 SSP 총점에 따라 분

Variable
1Group 2Group 

t
M±SD

SSP total scores 144.63±9.35 132.92±9.53 6.905*

Tactile sensitivity 27.48±3.83 25.72±4.41 2.387*

Taste/smell sensitivity 14.34±3.70 12.87±3.83 2.182*

Movement sensitivity 12.61±2.55 11.45±2.94 2.349*

Underresponsive/seeks sensation 25.48±3.55 23.58±3.34 3.066*

Auditory filtering 22.72±3.63 21.17±4.76 2.050*

Low energy/weak 24.17±3.52 22.33±3.75 2.816*

Visual/auditory sensitivity 17.81±5.36 15.80±4.29 2.300*

*p<.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SSP: Short Sensory Profile

Table 5. Differences of Short Sensory Profile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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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결과, 1집단에서는 표준점수대가 ‘정상아동과 감각

반응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문제가능성군에, 2집단

에서는 표준점수대가 ‘감각반응이 현저하게 다름’으로 

확실한 문제군에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사

용시간이 증가할수록 감각처리능력의 어려움이 나타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

간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은 높아지고 감각처리능

력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일부 지역의 유아를 대상

으로 연구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차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국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부모보고식 설문으

로 전문가에 의한 평가 보다 객관성 확보에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평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여 

설문조사의 한계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감

각처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감각처리능력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은 어

려운 설계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감각처리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연구 설계와 반복측정을 통한 후속 연구가 요

구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중독정도와 감각처리능력의 차이를 알

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3.31±1.19 시

간으로 1집단(2.33±.64시간), 2집단(4.37±.58시간)이

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스마트폰 중

독의 차이는 스마트폰 중독합계(p=.000)와 현저성

(p=.027), 충동·강박적 사용(p=.019), 금단(p=.046), 

내성(p=.003), 대인 간 갈등(p=.046)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감각처리능

력의 차이는 SSP 총점(p=.000) 및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 .042).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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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Sensory Processing Ability Depending on the Smartphone 
Usage of Toddlers in the “Smartphone Addiction” Risk Group

Kim, Yun-Kyeong*, BS, O.T., Kim, Kyeong-Mi**,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and Medical Affairs, Inje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y depending on the time of smartphone usage by at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Methods :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24 toddlers in a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September 2019 to December 2019. Measurements in this study included a questionnaire on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 a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a short sensory profile. Methods 

for the data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 independent t-test using SPSS 22.0.

Results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smartphone usage time in 

terms of total smartphone addiction, salience, impulse-compulsive use, withdrawal, tolerance, and 

interpersonal conflict among toddler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nsory processing 

ability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total Short Sensory Profile score (and in all sub-domains; 

p=.000 ∼ .042).

Conclusion :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smartphone addiction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y depending on the smartphone usage time of toddlers at risk of smartphone. It is 

meaningful because it raises the need for education on the use of smartphones by toddlers.

Key words : Sensory Processing Ability, Smartphone Addiction, Smartphone Usage Time, Toddl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