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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의존이 높아져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 증상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으

로 정의된다(Son, 2012). 특히 유아는 자기조절능력이 미

숙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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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군 아동과 스마트폰 정상사용군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을 비교하고, 중독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3∼6세 아동 324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스마트폰 중독군과 정상사용군을 구

분하기 위해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를 사용하였고, 감각처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축감각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스마트폰 중독군과 정상사용군의 감각처리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독

립표본 t-test, 중독군에서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

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스마트폰 중독군과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은 감각처리능력 중 촉각 민감성(p=.020), 맛/냄새 민감성

(p=.021), 움직임 민감성(p=.042), 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p=.000), 청각 여과하기(p=.000), 활

력이 부족하고 허약함(p=.000), 시각/청각민감성(p=.000), 총점(p=.000)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군은 감각처리 영역 중 청각여과하기(r=-.293), 시각/청각민감성(r=-.393)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3∼6세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정상사용군과 감각처리능력에 차이가 있었고, 스

마트폰 중독은 감각처리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

의 감각처리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감각처리능력, 스마트폰 중독, 학령전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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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015년 12.4%에

서 2018년 20.7%로(Ministry of Science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최근 3년간 모든 

연령 가운데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이와 같은 스마트

폰 과의존 실태 조사결과는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개선

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중재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

에 영향을 준다(Park, 2018).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발달

수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고(Lee, 2015), 시력저하

(Seok, 2014), 주의집중 저하(Kim, 2016; Kwon, 2013), 

단어기억, 도형지각, 도형기억, 집행기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Jeon & Sung, 2017). 스마트폰 중독 유아는 자

폐적 성향이 높고(Lee, Shin, Chun, Park, & Chung, 

2005), 틱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

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Hong(2012)은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뇌의 회백질

(gray matter) 부피를 자기공명영상장치로 확인한 결

과,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뇌의 회백질 부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회백질의 부피는 클수록 뇌 기

능이 우수하며(Kang, 2018), Rahkonen 등(2015)은 뇌

의 회백질 손상은 감각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출생 직후부터 평생 동안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한

다(Kim, 2010). 즉, 입력된 감각자극이 뇌에서 의미 있

는 정보로 조직화되어 적절한 행동 반응으로 표현되는 

신경학적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감각처리(sensory 

processing)라고 한다(Ayres, 1979). 감각처리능력은 발

달, 학습, 환경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 삶

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며(Kim, 2010), 감각처리능력의 

수준에 따라 새로운 학습, 목적적인 행위의 완숙한 수행

은 달라진다(Kim, 2006). 또래관계, 학업수행, 소근육 

대근육 운동, 사회성, 일상생활 기술의 습득은 감각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다(Lee, 2017). 감각처리능력의 문제가 

생기면 유아의 일상생활, 놀이,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고

(Shin, Shin, Cho, Cha, & Kim, 2005) 유아의 사회성

발달, 학습능력에도 어려움이 나타난다(Ayres, 1979). 

Kinnealey(1998)에 의하면 감각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학습과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있

다고 하였다. 결국 유아의 감각처리능력이 충분히 발달

하지 못하면 주어지는 환경자극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

적,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Ayres, 1979). 유아는 

감각처리능력의 발달을 통해 신체 조절과 환경 통제에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감각처리능력은 유아

를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이다(Sim, 2009). 이와 같이 감

각처리의 문제는 유아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감각처리능력은 유아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작업참여

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Lee, 2019).

Kim과 Kim(2018)에 의하면 감각추구성향은 스마트

폰 중독의 주요한 개인적 요인이다. 감각추구는 복잡하

고 다양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로 감각추구

성향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충동억제, 통제 불능의 

어려움이 있으며(Zuckerman, Kolin, Price, & Zoob, 

1964), Ham(2019)의 연구에 의하면 감각추구성향이 높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각처리와 스마트폰 중독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해석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학령전기 

아동은 기능적인 발달시기에 있으며(Kim, 2015), 스마

트폰 중독은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Liberati et al., 2009). 따라서 발달

에 기초가 되는 감각처리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감각처리능력의 차이(Kim 

& Kim, 2020),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추구(Choi, 

2019; Lee, 2014a; Park & Kim, 2015)의 소수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전반적인 감각처

리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부모 지침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전

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의 차

이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

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중인 

3∼6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대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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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행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에 동의한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하게 응

답한 10부를 제외하고 총 32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부모, 3∼6세 스마트폰에 노출

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부모이었고, 이전에 발달지연이

나 장애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총 324명의 아동 중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Child’s Smartphone Addiction Observer 

Scale; S-Scale)를 사용하여 고위험 사용군과 잠재적 

위험군은 본 연구의 중독군에, 일반사용군은 본 연구의 

정상사용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정상사용군은 

200명(61.7%), 중독군은 124명(38.3%)이었다. 중독군

의 잠재적 위험군은 91명(28.1%), 고위험 사용군은 33명

(10.2%)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집단 구분은 다음과 같았

다(Table 1).

2. 연구도구

1)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Child’s Smartphone 

Addiction Observer Scale; S-Scale)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도구는 유아동 스마트

폰 중독 관찰자 척도(Child’s Smartphone Addiction 

Observer Scale; S-Scale)로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2016)에서 

개발하고 Park(2018)이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6개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으로는 현저성(5문

항), 충동·강박적 사용(4문항), 금단(5문항), 내성(5문

항), 문제(6문항), 대인간 갈등(5문항)이 있다. 각 문항

은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및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문항 14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

다’, 문항 19번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그만 둔다’, 문

항 30번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에도 달라고 하지 않

는다’는 역채점을 실시한다. 문항의 총점은 120점이며 

77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 사용군’, 71점 이상∼76점 이

하는 ‘잠재적 위험군’, 70점 이하는 ‘일반사용군’으로 분

류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군은 고위험 사용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적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958이다(Park, 2018).

2) 단축감각프로파일(Short Sensory Profile; SSP)

단축감각프로파일(Short Sensory Profile; SSP)은 감

각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기능적 행동을 판별하는 

도구로 감각프로파일(Sensory Profile)을 기초로 개발되

었다(McIntosh, Miller, Shyu, & Dunn, 1999). 학령전

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을 비

교하기 위하여 McIntosh 등(1999)이 개발하고 Kim(2001)

이 번안,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10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감각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아

동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전체 7개 영역, 총 3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으로는 촉각 민감성(tactile 

sensitivity) 7문항, 맛/냄새 민감성(taste/smell sensitivity) 

4문항, 움직임 민감성(movement sensitivity) 3문항, 과

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underresponsive/seeks 

sensation) 7문항, 청각 여과하기(auditory filtering) 6

문항,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low energy/weak) 6문항, 

시각/청각 민감성(visual/auditory sensitivity) 5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

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를 산출하고 총점은 190점이다. 

총점이 155∼190점일 경우 ‘정상 반응’, 142∼154점에 해

당할 경우 ‘정상 아동과 감각 반응의 차이가 있음이 의심

됨’, 38∼141점에 해당할 경우 ‘감각반응이 현저하게 정상

과 다름’으로 해석하며 결과는 점수가 낮을수록 감각처리

Table 1. Categorization criteria of subjects

Group Classification Criteria N (%)

Addiction group
High-risk user ≥77 33 (10.2)

Potential-risk user 71∼76 91 (28.1)

Normal use group General user ≤70 200 (61.7)

Total 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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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9이며, 내적 타당도는 .43-.76이다

(Kim, 2004).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0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경북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3곳, 유치원 5곳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하

였다. 경북 지역 내에 있는 아동 보육기관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기

관장의 협조하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 후 본 연구에 동의한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부모를 대상으로 감각처리와 스마

트폰 중독에 대한 교육과 설문에 사용될 평가도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사전교육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34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10

부를 제외한 총 32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분

석하였다. 총 324명의 대상자 중 스마트폰 정상사용군과 

중독군을 구분하기 위하여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Child’s Smartphone Addiction Observer Scale; 

S-Scale)를 사용하였고, 두 집단의 감각처리능력은 단

축감각프로파일(Short Sensory Profile; SSP)로 평가하

였다. 중독군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의 관계를 

검증을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인

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사전승인 하에 수행되었다

(2019-04-083-003).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Software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학적 유의수

준은 α=.05로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축감각프로파일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감

각처리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를 사용하였다.

셋째, 학령전기 스마트폰 중독군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

았다(Table 2). 연구 대상자는 총 324명으로 남아 194명

(59.8%), 여아 130명(40.2%)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살

펴보면 3세 108명(33.3%), 4세 81명(25%), 5세 81명

(25%), 6세 54명(16.7%)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중독군

은 124명(38.3%), 정상사용군 200명(61.7%)이었다. 집

단 간 남녀의 성비는 차이가 없었으며(p>.05), 평균 연

령은 중독군 4.36±1.16세, 정상사용군 4.18±1.04세로 

차이가 없었다(p>.05).

2. 감각처리능력의 비교

스마트폰 중독군과 정상사용군의 단축감각프로파일 

총점과 모든 하위영역(p=.000 ∼ p=.042)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4)

　Characteristics
Total Addiction group (n=124) Normal use group (n=200)

p
n (%) n (%) M±SD n (%) M±SD

Gender
Male 194 (59.8) 74 (59.7) 120 (60)

.954
Female 130 (40.2) 50 (40.3) 80 (40)

Age　

3year 108 (33.3) 41 (33.0)

4.36±1.16

67 (33.5)

4.18±1.04 .104
4year 81 (25) 25 (20.2) 56 (28)

5year 81 (25) 30 (24.2) 51 (25.5)

6year 54 (16.7) 28 (22.6) 26 (13)

*p< .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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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독군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청각여과하

기(r=-.293), 시각/청각민감성(r=-.393), SSP 총점

(r=-.278) 간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Ⅳ. 고 찰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감각처리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

처리능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대상자는 총 324명으로 중독군 124명(38.3%), 정상

사용군 200명(61.7%)이었다. 집단 간 성별의 비율은 중

독군 남아 74명, 여아 50명이었으며 정상사용군은 남아 

120명, 여아 80명이었다. 스마트폰 중독군과 정상사용

군의 구성비율은 남아가 더 많은 비율로 Jang(2014)의 

연구와 비슷한 분포를 이루었다. 스마트폰 중독은 남아

가 여아보다 중독성이 높았고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였

다(Cho & Cho, 2015; Chun, 2015, Lee, 2014b; Lee, 

2015; Park, 2018; Yim, Kim, & Hong, 2014). 

집단 간 감각처리능력의 비교 결과, SSP 총점과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는 유아

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 간 감

각처리능력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Kim & 

Kim, 2020)와 일치하였다. Park과 Chang(2015)의 연

구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유무에 따라 감각처리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감각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두 집

단의 단축감각프로파일(SSP) 결과, 중독군은 의심, 문제 

범위에 포함 되었고, 정상사용군은 촉각민감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은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촉각민감성 영

역의 정상 범위는 30∼35점, 의심 범위는 27∼29점, 문

Table 3. Differences of SSP between groups

Section of SSP
Addiction group Normal use group

t
M±SD M±SD

Tactile sensitivity 27.19±3.76 28.39±5.41 -2.344*

Taste/Smell sensitivity 14.20±3.70 15.18±3.67 -2.312*

Movement sensitivity 12.64±2.59 13.21±2.22 -2.043*

Underresponsive/Seeks sensation 25.44±3.83 28.44±5.09 -5.640*

Auditory filtering 22.85±3.39 26.34±4.08 -7.954*

Low energy/Weak 23.67±3.65 26.64±4.36 -6.324*

Visual/Auditory sensitivity 16.92±4.84 20.49±5.18 -6.184*

SSP total score 142.91±9.29 158.67±14.12 -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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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Scale and SSP in the addiction group

Section of SSP S-Scale

Tactile sensitivity -.155

Taste/Smell sensitivity .060

Movement sensitivity -.009

Underresponsive/Seeks sensation .025

Auditory filtering -.293**

Low energy/Weak .142

Visual/Auditory sensitivity -.393**

SSP total scores -.278**

*p<.05, **p<.01, SSP: Short Sensory Profile, S-Scale: Child’s Smartphone Addiction Observe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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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범위는 7∼26점이다. 본 연구에서 정상사용군의 촉각

민감성은 의심 범위에 포함되었다. 국내외 학령전기 아

동의 SSP 평균 점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촉각민감성 

평균은 의심 범주의 결과를 보였고(Engel-Yeger, 2010; 

Kim, 2004; Shin, Shin, Cho, Cha, & Kim, 2005), 국

내 학령전기 아동의 촉각민감성의 평균은 22.08∼30.44

점으로 다른 영역들 보다 점수 분포가 광범위하게 나타

났다(Hong & Kim, 2013). 이는 정상사용군의 촉각민감

성은 의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며 촉각민

감성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감각처리특성을 이해하

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에서 SSP 결과를 해석

할 때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보호자와의 면담 및 직접

적인 관찰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중독군 그룹의 감각처리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SSP 총점(r=-.278)과 하위영역 중 

청각여과하기(r=-.293), 시각/청각 민감성(r=-.393)에

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시각과 청각 자극에 집중되어 있다(Kim, 2016). Wiggins, 

Robins, Bakeman과 Adamson(2009)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시각, 청각여과하기의 어려움을 야기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은 시각/청각

민감성, 청각여과하기와 관련된다는 결과는 Wiggins, 

Robins, Bakeman과 Adamson(2009)의 연구와 같은 맥

락임을 알 수 있다. 청각여과하기의 어려움은 청력이 정

상임에도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지 않고, 라디오 같은 배

경소리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어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는 것을 의미한다(Minshew & Hobson, 2008). Lee

와 Chung(2002)에 의하면 청각여과하기의 어려움은 공

격행동을 증가시킨다. Lucker와 Doman(2012)는 청각여

과는 전형적 청각경로를 통해 청각 중추로 이동하는 것 

이외에도 비전형적 청각경로를 통해서 그물체(reticular 

formation)와 둘레계(limbic system)로 이동되어 뇌줄

기에서 체성감각 정보와 연결되어 주변 소리의 정보를 

인식한다고 하였다. 청각은 다른 감각요인보다 감정과 

관련이 있다(Ben-Sasson, Carter, & Briggs-Gowan, 

2009). 스마트폰 중독으로 비전형적인 청각경로가 활성

화 될 때, 신경전달물질인 GABA와 세로토닌이 비정상

적으로 활성화 되거나 부적절한 전달로 청각 자극이 두

뇌의 수용기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늦추게 된다

(Rubenstein & Merzenich, 2003). 이는 스마트폰 중독

일수록 타인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공격성이 증가되

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성 영역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감각처리의 문제 중 사회성, 감정과 관

련된 어려움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Kinnealey, 

Oliver, & Wilbarger, 1995).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 및 조기 중재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일상생활 중 70%이상 사용하는 감각

은 시각이다(Lam et al, 2013). 스마트폰 중독은 수정체

를 긴장시켜 시각적 피로도를 가중시키고(Kang, 2016), 

시각적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Lane, 2008). 

또한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로 시각장애를 유발한다(Lee 

& Sung, 2012). 시각은 18세까지 최고로 발달하다가 그 

이후 퇴화하기 때문에(Lee, 2018) 발달상태에 있는 학령

전기시기에 시각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시각/청각 민감성의 점수

는 낮아지는 음의 상관이 나타났다. 시각/청각 민감성 

점수는 낮을수록 환경에 대한 부적응 행동이 증가하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렵다(Bundy, Lane, & Murray, 

2002).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형성과 환경에서의 적응행동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은 차이가 있고, 중독군의 스마트폰 중독은 

감각처리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령

전기 아동은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기에 스마트폰 중독

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

독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조절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은 감각 중 시각관련 증

상을 가장 크게 지각(Kang, 2016)하기에 특히, 발달상

에 있는 유아의 시각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임상에서 작업치료사

는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다

양한 장애아동의 중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

치료사는 보호자 및 아동보육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사용과 감각처리의 관계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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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학령전기 아동의 스

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는 현 시점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

각처리능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차후 연구

에서는 대상자의 모집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둘째, 부모보고식 설문으로 구성되어 전문가에 의해 

평가하는 도구보다 객관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

러나 연구자가 평가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여 설문조사의 

한계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능력의 인

과관계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설계이다. 따라서 스마트

폰 중독이 감각처리능력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정확

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설계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

처리능력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스마트폰 중독군과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은 감

각처리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감각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감각처리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

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의 위

험성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교육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과 감각처리능력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작업치료

학적 측면에서 관심이 미흡했던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

폰 중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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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y of Preschool Children

Kim, Chae-Hyeon*, M,S., O.T., Kim, Kyeong-Mi**, Ph.D., O.T., 

Chang, Moon-Young**, Ph.D., O.T., Jung, Hyerim***, Ph.D.,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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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ensory processing ability by smartphone 

addiction levels in preschool children,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level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y within smartphone addiction group.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4 persons, with 124 persons in the addiction group and 

200 in the normal user group. Measurements in this study were a questionnaire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short sensory profile. Methods for the 

data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of 

SPSS 22.0.

Results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Short Sensory Profile (SSP) score and in all 

sub-domains between the addiction and normal use groups (p<0.05). In the smartphone addiction 

group,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SP total score (r=-.278), auditory filtering 

(r=-.293), visual/auditory sensitivity (r=-.393) and smartphone addi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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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ing ability between the preschool children addiction and normal use groups. It has been 

proven that there is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martphone 

addiction in the addiction group.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Key words : Preschool childr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Smartphone addiction, Todd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