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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감각처리는 신경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개

인의 특성(personal traits)이다(Dean, Little, Tomchek, 

& Dunn, 2018). Dunn의 감각처리 모델은 환경의 감각 

입력에 대한 신경학적 역치(높음, 낮음)와 자기조절 행

동(능동적, 수동적)의 연속체 교차에 따라서 사분면을 

제시하였다(Brown & Dunn, 2002). 신경학적 역치가 

높고 수동적 행동전략의 저등록 특성이 있는 사람은 자

극을 놓치고 늦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신경학적 역치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20권 3호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22 Vol. 20. No. 3 

http://dx.doi.org/10.18064/JKASI.2022.20.3.38

대학생의 기질 및 성격발달에 감각처리가 미치는 영향

김슬기*, 강찬미**, 권진하**, 김민규**, 김성현**, 조유정**, 김은영***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과정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감각처리가 기질과 성격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학생 참가자 107명이 편의표본 추출방법으로 2022년 9월에 모집되어 청소년/성인 감각프로

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과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작성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기질 척도(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및 성격 척도(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각 준거 변인에 대한 감각처리 사분면(저등록, 감각

추구, 감각민감, 감각회피) 예언 변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 감각추구 행동이 빈번할수록 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 및 자율성, 자기초월 성격이 높

게 나타났고 위험회피 기질은 낮게 나타났다. 저등록 행동이 빈번할수록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반면, 사

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및 자율성 성격은 낮게 나타났다. 감각민감 행동이 빈번할수록 사회적 민감

성 기질이 높았지만 감각회피 행동이 빈번할수록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낮았다. 

결론 :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감각처리 패턴이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 및 자율

성, 자기초월 성격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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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능동적 행동전략의 감각추구 특성이 있는 사람

은 추가적인 감각 자극을 만들고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

을 찾는 경향이 있다. 신경학적 역치가 낮고 수동적 행동

전략의 감각민감 특성이 있는 사람은 자극을 쉽게 알아

차리는 경향이 있다. 신경학적 역치가 낮고 능동적 행동

전략의 감각회피 특성이 있는 사람은 감각 자극에 압도

될 수 있어서 자극을 줄이고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다

(Brown & Dunn, 2002; Dunn 2014). 감각프로파일은 

Dunn의 감각처리 모델을 사용하여 각 사분면의 행동 빈

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검사도구로, 개인의 고유한 감각처

리 선호를 나타낸다.

감각처리 특성은 개인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

식, 즉 인성(personality)에 영향을 미친다(Choi, Kim, 

Baek, Hong, & Jung, 2015; Choi, Kim, & Lee, 2010; 

McCourt, Gurrera, & Cutter, 1993). Cloninger 모델에서 

인성은 생물학적 요인에 기반하는 기질(temperament)

과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한 성격(character) 차원으로 

구성된다(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 Min, 

Oh, & Lee, 2007). Cloninger(1987)는 행동 활성화, 행

동 억제, 행동 유지 체계의 이론을 근거로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뇌의 행동 활성화 체계의 개

인적 차이를 자극추구 기질, 뇌의 행동 억제 체계의 개인

적 차이를 위험회피 기질, 행동 유지에 기여하는 친밀감 

또는 성취의 보상 유형에 따라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인

내력 기질 차원을 개발하였다. 이후 Cloninger와 동료들

(1993)은 연구를 보완하면서 성격 특징을 추가하여 기질

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네 차

원으로, 성격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세 차원으

로 구성하였다(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잘 흥분하고, 주변

을 탐색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위험회피가 높은 사

람은 억제되어 있고, 조심성이 많고, 수동적인 특징을 나

타낸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하

고, 마음을 열고, 동정심이 많은 모습으로 묘사된다. 인

내력이 높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끈기 있고, 성취에 야망

이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성숙하

고 책임감 있으며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연대감

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기초월이 높은 사람은 창조

적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묘사된다(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 Min, Oh, & Lee, 2007). 

최근,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 차원에 영

향을 주는 감각처리 요인을 알아본 연구에서 유아의 높

은 민감은 높은 자극추구 기질과 낮은 연대감 성격을 예

측하였다(Kim & Kim, 2021).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감

각 자극을 빨리 알아차리고 자극이 제시된 후 행동을 하

도록 하는 특성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부

정적 정서 반응을 촉진하여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저

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감각처리와 기질 및 성격 간의 관련성이 성인기에서도 

존재함을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다(Brown & Dunn, 2002; 

Choi, Kim, & Lee, 2010; Jung, Choi, Lee, Lee, & Kang, 

2017). 청소년과 성인의 감각처리 사분면을 측정하는 청소년/

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Brown & Dunn, 2002)의 개발연구에서 수렴타당

도 검증을 위해 뉴욕 종단 척도(New York Longitudinal 

Scales; NYLS)(Chess & Thomas. 1998) 성인 기질 설문을 

활용하였다. NYLS 성인 기질 설문은 활동 수준(activity 

level), 규칙성(rhythmicity), 적응성(adaptability), 접근

/회피(approach/withdrawal), 기분(mood), 강도(intensity), 

주의분산도(distractibility), 지속성(persistence), 감각 

역치(sensory threshold) 9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AASP와 NYLS의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AASP 

감각민감은 NYLS 감각역치 및 정서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감각민감이 높을수록 감각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 정서가 있음을 가리킨다(Brown & Dunn, 

2002). 감각민감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서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Kim & Kim, 2021). 감각민

감 외에 AASP의 감각추구와 감각회피도 NYLS와 의미 

있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Brown & Dunn, 2002). 높은 

감각추구는 새로운 상황에 접근하는 경향성과 낮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었고, 높은 감각회피는 새로운 상황에서 

철회하는 경향성, 높은 부정적 정서, 낮은 적응성과 관련되

었다(Brown & Dunn, 2002). AASP 사분면과 NYLS 간의 

관련성은 성인기 감각추구가 긍정적 기질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감각회피 및 감각민감은 까다로운 기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성인기 감각처리와 기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감각추구가 바람직한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높은 감각추구는 자존감

(Jung, Choi, Lee, Lee, & Kang, 2017), 자신감/섭외력/지



40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Vol. 20, No. 3, 2022

도력(Choi, Kim, & Lee, 2010)과 관련이 있었다. 긍정적 

성격과 관련하여 감각추구가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과 

다르게 저등록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저등록 특성이 

강하면 신경질적 반응, 욕구 억압, 반복 실수, 신경과민, 

불쾌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Choi, Kim, & Lee, 2010). 

유아기에서는 감각처리 사분면 중 감각민감이 기질 및 성격

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Kim & Kim, 2021), 성인기에

서는 감각민감 뿐만 아니라 감각추구, 감각회피, 저등록이 

기질 및 성격과 관련되었다(Choi, Kim, Baek, Hong, & 

Jung, 2015; Choi, Kim, & Lee, 2010; McCourt, Gurrera, 

& Cutter, 1993). 유아기와 성인기의 연구 결과 차이가 

대상 연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모형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유아 연구에서는 

Cloninger(1987)의 생물심리학적 모델에 따라서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한 반면, 성인 연구에서는 Chess와 Thomas 

(1998)의 기질 요소, Korea Aptitude Development 검사

(Korean Society Aptitude Development, 1983), Personality 

Assessment Questionnaire(Rohner, 1990), Sensation 

Seeking Scale(Zuckerman, Eysenck, & Eysenck, 1978) 

등 다양한 측정방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

서 사용한(Kim & Kim, 2021) Dunn의 감각처리 틀과 

Cloninger 모델을 적용하여 성인의 감각처리와 기질 

및 성격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을 대

상으로 AASP와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Min, Oh, & Lee, 2007)를 

실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기질 특성(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과 성격 특성(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각 척도에 대해 저등록, 감각추구, 

감각민감, 감각회피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참가자

대학생 107명(평균 연령 21세, 연령 범위 18세 8개월

-31세, 남자 25명; 23.4%, 여자 82명; 76.6%)이 2022

년 9월 5일-27일까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충남의 L

연구실 공지를 통해 편의표본 추출방법으로 참가자를 모

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참가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참가자는 중도에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 연구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안내

를 받았다. 연구에 동의한 참가자는 AASP(Jung, 2016)

와 TCI(Min, Oh, & Lee, 2007)를 서면으로 작성하였

다. 배포된 109부 설문지에서 107부가 회수되었고, 총 

10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 연구도구

1)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Dunn의 감각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AASP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감각처리 선호를 측정하

기 위한 자가보고형 설문지이다(Brown & Dunn, 2002). 

만 11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 노인이 60개 항목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전혀’ 1점, ‘가끔’ 2점, ‘종종’ 3점, ‘자

주’ 4점, ‘항상’ 5점)를 사용하여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감각처리 관련 행동이 자주 나타남을 의미한다. 검

사항목은 맛/냄새 처리, 움직임 처리, 시각 처리, 촉각 

처리, 활동 수준, 청각 처리로 구성된다. 결과는 사분면

(저등록, 감각추구, 감각민감, 감각회피)으로 다른 사람

보다 매우 적음, 다른 사람보다 적음, 다른 사람과 유사, 

다른 사람보다 많음, 다른 사람보다 매우 많음의 범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AASP 한국어 번역본

을 사용하였고, AASP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심리측정학 

연구에서 사분면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91였다

(Jung, 2016). 

2)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Cloninger의 인성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TCI(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성인의 기질 및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TCI를 사용하였다

(Min, Oh, & Lee, 2007). 성인이 140개 항목에 리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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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그렇지 않다’ 0점, ‘별로 그렇지 않다’ 1점, ‘약

간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응답

한다. TCI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의 4개 기질 척도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3개 성

격 척도로 구성된다. 각 척도의 원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T점수로 변화되어 제시된다. 한국판 TCI 개발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6-.90이었다

(Min, Oh, & Lee, 2007).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범주별 빈도를 분석하

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감각처리가 기질 및 성

격 요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CI의 자극

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과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성격을 준거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AASP 저등록, 감각추구, 감각민감, 감각회피의 사분면

을 예언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8.0 version(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하

였다.

Ⅲ. 결 과

1. 참가자의 감각처리 사분면, 기질 및 성격 결과

Table 1은 AASP 사분면, TCI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

차, 범주별 빈도 결과를 제시한다. 감각처리의 저등록, 

감각추구, 감각민감, 감각회피의 평균은 ‘다른 사람과 유

사’ 범위에 속하였다. TCI에서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

회적 민감성 기질척도와 자율성, 연대감 성격 척도의 T

점수 평균은 중간 범위였으나 인내력 기질과 자기초월 

성격은 낮음 범위였다. 

2. 감각처리가 기질 및 성격에 미치는 영향

감각처리 사분면이 기질 척도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

회적 민감성, 인내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자극추

구 기질에 대한 감각처리 사분면의 모형이 유의미하였

다. 자극추구 기질 변량은 감각처리 사분면에 의해서 

18.9%로 설명되었다(조정된 R2=.19, F=7.17, p<.001). 

감각처리 중 감각추구가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다

(Table 2). 감각추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추구 기질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nd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N=107)

M SD
Classification 

n(%)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Much
Less 
Than 

Others

Less 
Than 

Others

Similar 
to Others

More 
Than 

Others

Much 
More Than 

Others

   Low Registration 28.6 6.6 3(2.8) 13(12.1) 76(71.1) 12(11.2) 3(2.8)

   Sensation Seeking 38.9 8.3 15(14.0) 62(57.9) 19(17.8) 11(10.3)

   Sensory Sensitivity 35.1 8.2 2(1.9) 15(14.0) 69(64.5) 12(11.2) 9(8.4)

   Sensation Avoiding 35.9 7.7 1(0.9) 8(7.5) 70(65.4) 23(21.5) 5(4.7)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Low
T≤45

Medium
45<T<55

High
55≤T

   Novelty Seeking 48.1 10.0 43(40.2) 40(37.4) 24(22.4)

   Harm Avoidance 54.4 11.3 25(23.4) 28(26.2) 54(50.4)

   Reward Dependence 50.7 11.8 36(33.6) 31(29.0) 40(37.4)

   Persistence 44.5 13.0 55(51.4) 29(27.1) 23(21.5)

   Self-Directedness 48.9 11.3 39(36.4) 38(35.6) 30(28.0)

   Cooperativeness 53.3 10.8 32(29.9) 23(21.5) 52(48.6)

   Self-Transcendence 44.2 9.0 65(60.8) 27(25.2) 15(14.0)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 Transforme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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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높았다. 

위험회피에 대한 감각처리 사분면의 모형이 유의미하

였다. 감각처리 사분면이 위험회피 기질 변량을 24.4%

로 설명하였다(조정된 R2=.24, F=9.56, p<.001). 감각

처리 중 저등록과 감각추구가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다

(Table 2). 저등록 점수가 높으면 위험회피 기질 특성이 

높았고, 감각추구 점수가 높으면 위험회피 기질 특성이 

낮았다.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감각처리 사분면의 모형이 유의

미하였다. 감각처리 사분면이 사회적 민감성 기질 변량을 

20.6%로 설명하였다(조정된 R2=.21, F=7.88, p<.001). 

감각처리 사분면 모두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다(Table 

2). 감각추구와 감각민감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 민감성 

기질 특성이 높았고, 저등록과 감각회피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 민감성 기질 특성이 낮았다.

인내력에 대한 감각처리 모형이 유의미하였다. 감각

처리 사분면이 인내력 기질 변량을 15.5%로 설명하였다

(조정된 R2=.16, F=5.87, p<.001). 감각처리 중 저등록

과 감각추구가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다(Table 2). 감

각추구 점수가 높으면 인내력 기질 특성이 높았고, 저등

록 점수가 높으면 인내력 기질 특성이 낮았다.

감각처리 사분면이 성격 척도의 자율성, 자기초월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자율성에 대한 감각처리 사분면

의 모형이 유의미하였다. 감각처리 사분면이 자율성 성

격 변량을 18.1%로 설명하였다(조정된 R2=.18, F=6.85, 

p<.001). 감각처리 사분면 중 저등록과 감각추구가 유의

미한 예언 변인이었다(Table 3). 감각추구 점수가 높으

면 자율성 성격 특성이 높았고, 저등록 점수가 높으면 자

율성 성격 특성이 낮았다.

자기초월에 대한 감각처리 사분면의 모형이 유의미하

였다. 감각처리 사분면이 자기초월 성격 변량을 5.7%로 

설명하였다(조정된 R2=.06, F=2.59, p=.041). 감각처리 

Table 2.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of temperament on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quadrant (N=107)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

Novelty Seeking

Low Registration .21 1.91 .059

Sensation Seeking .41 4.48 <.001

Sensory Sensitivity -.06 -0.46 .646

Sensation Avoiding -.06 -0.47 .637

R=.47, R 2=.22, adjusted R 2=.19, F=7.17, p<.001, Durbin-Watson=1.7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

Harm Avoidance

Low Registration .34 3.17 .002

Sensation Seeking -.30 -3.40 <.001

Sensory Sensitivity .18 1.43 .155

Sensation Avoiding .02 0.13 .897

R=.52, R 2=.27, adjusted R 2=.24, F=9.56, p<.001, Durbin-Watson=2.24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

Reward Dependence

Low Registration -.23 -2.14 .035

Sensation Seeking .32 3.47 <.001

Sensory Sensitivity .41 3.14 .002

Sensation Avoiding -.30 -2.47 .015

R=.49, R 2=.24, adjusted R 2=.21, F=7.88, p<.001, Durbin-Watson=1.79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

Persistence

Low Registration -.41 -3.70 <.001

Sensation Seeking .30 3.19 .002

Sensory Sensitivity .24 1.77 .080

Sensation Avoiding .13 1.05 .298

R=.43, R 2=.19, adjusted R 2=.16, F=5.87, p<.001, Durbin-Watson=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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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면 중 감각추구가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고, 감각

추구 점수가 높으면 자기초월 성격 특성이 높았다. 

감각처리 사분면이 연대감 성격(조정된 R2=-.01, F=0.63, 

p=.645)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 

사분면이 기질 및 성격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높은 감각추구는 높은 자극추구, 사

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 및 자율성, 자기초월 성격을 

예측하였고, 낮은 위험회피 기질을 예측하였다. 빈번한 

저등록은 높은 위험회피 기질을 예측하였고, 낮은 사회

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및 자율성 성격을 예측하였다. 

높은 감각민감은 높은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예측하였으

나, 높은 감각회피는 낮은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예측하

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 감각처리 사분

면과 기질 척도 간 연결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자극추구 기질은 높은 감각추구에 의해서 예측되었다. 

감각추구의 자극 환경을 찾는 특징(Brown & Dunn, 

2002)이 자극추구 기질의 탐색적 흥분 측면(Min, Oh, & 

Lee, 2007)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감각추구가 높을수록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접근성과 자극 

추구가 높음을 제시한 선행 연구(Brown & Dunn, 2002; 

McCourt, Gurrera, & Cutter, 1993)와 일관되는 결과

를 보인다.

두 번째, 위험회피 기질은 높은 저등록과 낮은 감각추

구에 의해서 예측되었는데, 이는 감각추구 행동이 덜 나

타날수록, 저등록 행동이 빈번할수록 위험회피 기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낮은 감각추구의 낮은 활동성 특징과 

빈번한 저등록의 수동성 및 적은 반응성 특징(Brown & 

Dunn, 2002)이 위험회피 기질의 억제되고 활력 없는 측

면(Min, Oh, & Lee, 2007)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

다. 본 연구는 감각추구와 위험회피 간 부적 상관(McCourt, 

Gurrera, & Cutter, 1993)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

한다.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낮은 저등록, 높은 감

각추구, 높은 감각민감, 낮은 감각회피에 의해서 예측되

었다. 사회적 상황에서 높은 감각추구의 자극 탐색, 높은 

감각민감의 단서 알아차림, 낮은 저등록의 자극을 향한 

주의, 낮은 감각회피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특징(Brown 

& Dunn, 2002)이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예민한 감수성

Table 3.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of character on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quadrants (N=107)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

Self-Directedness 

Low Registration -.49 -4.46 <.001

Sensation Seeking .19 2.08 .040

Sensory Sensitivity .00 -0.04 .972

Sensation Avoiding .11 0.86 .394

R=.46, R 2=.21, adjusted R 2=.18, F=6.85, p<.001, Durbin-Watson=2.09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

Cooperativeness 

Low Registration -.12 -0.99 .327

Sensation Seeking .11 1.06 .290

Sensory Sensitivity -.06 -0.38 .705

Sensation Avoiding .05 0.37 .711

R= .16, R 2=.02, adjusted R 2=-.01, F=0.63, p=.645, Durbin-Watson=2.15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

Self-Transcendence

Low Registration .14 1.15 .254

Sensation Seeking .27 2.69 .008

Sensory Sensitivity -.04 -0.27 .791

Sensation Avoiding -.04 -0.30 .762

R=.30, R 2=.09, adjusted R 2=.06, F=2.59 p=.041, Durbin-Watso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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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열린 마음 측면(Min, Oh, & Lee, 2007)에 영향을 주

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인내력 기질은 낮은 저등록과 높은 감각추구

에 의해서 예측되었다. 높은 감각추구의 활동성, 낮은 저

등록에 따른 시기적절 행동(Brown & Dunn, 2002)이 인

내력 기질의 끈기와 부지런함 측면(Min, Oh, & Lee, 

2007)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 감각처리 사분

면과 성격척도 간 연결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자율성 성격은 낮은 저등록과 높은 감각추구에 의해서 

예측되었다. 높은 감각추구의 탐색 능동성, 낮은 저등록

의 감각입력 주의(Brown & Dunn, 2002)가 자율성의 주

도성 및 유능감 측면(Min, Oh, & Lee, 2007)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감각추구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정적 관

계(Woo & Choi, 2018)와 저등록과 자존심 간의 부적 관

계(Choi, Kim, Baek, Hong, & Jung, 2015)에 대한 선

행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두 번째, 자기초월 성격은 높은 감각추구에 의해서 예

측되었다. 감각추구가 높을수록 즐거움의 정서와 관련이 

있는데(Brown & Dunn, 2002), 이는 자기초월의 창조

적 자기 망각과 긍정적 상태(Min, Oh, & Lee, 2007)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기질 및 성격 척도에 영향을 주는 감각처리 사분

면으로 감각추구와 저등록이 있다. 먼저, 감각추구 성향

이 높을수록 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과 자

율성, 자기초월 성격은 높게 나타났고, 위험회피 기질은 

낮게 나타났다. 저등록 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회피 기질

이 높은 반면,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및 자율성 

성격은 낮았다. 기질의 경우 개인의 고유한 행동양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숙 또는 미성숙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는 반면, 성격의 경우 개발해야 하는 인성 요인

이고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숙을 의미한다(Min, Oh, 

& Lee, 2007). 기질이 적응도를 예언하지 않지만, 낮은 

자극추구, 낮은 위험회피, 높은 사회적 민감성, 높은 인

내력은 성격을 발달시키기에 유리한 기질 유형으로 제안

된다(Min, Oh, & Lee, 2007). 기질과 성격 간의 관계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전반적 결과를 요약해 보면, 감각추구

는 성격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반면, 저등록은 성격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

각추구가 긍정적인 성격(Jung, Choi, Lee, Lee, & 

Kang, 2017), 저등록은 미숙한 성격과 관련됨을 제안한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를 보인다(Choi, Kim, & Lee, 

2010; Yoon, Lee, Kim, & Jung, 2017). 

본 연구에서는 Dunn의 감각처리 모델과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성인의 감각처리와 기질 

및 성격 간의 관련성을 AASP와 TCI로 측정하여 알아보

았다. 미국에서 수행된 AASP 개발 연구에서 AASP의 감

각처리 사분과 NYLS 기질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Brown & Dunn, 2002), 감각추구가 접근 및 긍정 정서

와 관련되었다. 이는 감각추구가 TCI의 자극 추구 기질, 

낙천성을 포함하는 낮은 위험회피 기질과 관련된다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AASP와 NYLS 상관 연구에서 감

각회피는 낮은 적응성, 회피 반응, 부정 정서와 관련이 

있었고, 감각민감은 부정 정서 및 감각 역치와 관련이 있

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부정 정서인 불안을 포함하는 

위험회피 기질은 감각회피 또는 감각민감에 의해서 예

측되지 않았고 감각회피와 감각민감은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AASP와 

NYLS 상관 연구에서 저등록은 NYLS 9개 기질 요인 중 

어느 요인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등록은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

력 기질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간의 차이는 

NYLS와 TCI가 측정하는 구인과 분석 방법의 차이 때문

일 가능성이 있다. 

유아기에 감각민감이 높은 자극추구 기질과 낮은 연대

감 성격을 예측한 것(Kim & Kim, 2021)과 다르게 본 연

구에서는 감각민감이 높은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예측하

였다. 연구 간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서 감각처리가 기질 

및 성격에 다르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기 감

각자극에 대한 빠른 탐지, 그리고 자극이 발생한 후에 반

응하는 수동적 자기조절 전략이 유아의 분노정서를 일으

켜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Kim & Kim, 2021). 

반면, 유아보다 발달된 정서조절 기술을 갖춘 감각민감 

성향의 성인(McRae et al., 2012)은 감각자극에 대한 빠

른 탐지과 경험을 통해 사회적 단서를 잘 알아차리는 이

점을 가졌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

단연구로 초기 성인기의 감각처리와 기질 및 성격 간의 

관련성 결과를 유아 대상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때

문에 발달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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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 여러 기간에 걸쳐 연구 대상

자를 추적 관찰하는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서 발달 단계

에 따른 감각처리 영향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기질 및 

성격을 예측하는 감각처리 사분면에 대해서 제시하였지

만, 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

구에서 충분한 참가자를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

하면 감각처리와 특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감각처리 사분면이 기질 및 성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인성 발달에 기여하는 

감각처리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초기 성인기에 

감각추구가 성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반대로 

저등록은 성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초기 성인기의 기질 및 성격에 

정적 또는 부적으로 기여하는 감각처리 패턴에 대한 이

해를 확장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 패턴이 어떻게 

기질 및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감각추

구 성향은 긍정적 성격발달과 관련되는 반면, 저등록은 

부정적 성격발달과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저

등록 성향이 두드러지는 젊은 성인의 경우 자율성 성격

이 잘 발달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기 성인 클라

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정신사회작업치료에서 감각처리 

패턴에 대한 중재는 성격 발달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성인 초기 인성 발달에 기여하는 감각처리 요인에 대한 

본 연구 결과가 정신사회작업치료 영역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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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ensory Processing Patterns on Temperament and Character 
Traits in Undergraduate Students

Kim, Seul-Kee, M. Ed., Kang, Chan Mi, Kwon, Jin Ha, Kim, Min-Kyu, 

Kim, Seong-Hyun, Cho, Yu-Jeong, Kim, Eun Young, Ph.D., O.T.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oonchunhyang University

Objective : We investigated how sensory processing patterns contribute to temperament and character 

traits in undergraduate students.

Methods : A total of 107 undergraduate students were recruited in September 2022 via convenient 

sampling method. They completed the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nd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sensory 

processing quadrants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on each temperament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reward dependence, persistence) and 

character (self-directedness, cooperativeness, self-transcendence) traits. 

Results : Sensation seeking significantly predicted high levels of novelty seeking, reward dependence, 

persistence, self-directedness, and self-transcendence but low harm avoidance. Low registration 

predicted high harm avoidance but low levels of reward dependence, persistence, and self-directedness. 

Reward dependence was predicted by high sensory sensitivity and low sensation avoiding.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sensory processing patterns affected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reward dependence, persistence, self-directedness, and self-transcendence in young 

adults. 

Key words :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Character, Sensory processing, Temperament,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