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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이 맞벌이 가정의 학령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정상

아동이며, 형제가 있다. ABA 개별사례 연구 설계로, 11명의 아동이 총 8주간의 연구기간 중, 5회의 검사와 8회의 중재를 실시

하였다. 결과분석은 기술통계, 정규성 검증,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은 대상 집단의 부모양육태

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학교생활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점수 향상을 보였

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group sensory integration program applying to school-aged children from parents who are 
both working for a living. All children are normal and have a sibling or more. A single subject A-B-A design was utilized. Eleven 
children have participated in 8 sessions of the program and five tests for eight weeks. The outcomes statistically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normality and a paired t-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sensory integration program effects significantly on 
self-esteem, self-efficacy of the children and child-rearing attitude of their parents. The school life adaptation shows an improvement,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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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맞벌이 가정이란 근대 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여성들의 교

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참여가 증가하여 생겨난 새로운 가

족형태이다[1]. 통계청[2]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188만 4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016년에 비해 12만 5천 가구(2.4%)나 

증가한 533만 1천 가구로, 전체의 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
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외벌이를 포기하고 맞벌이에 나서

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3]. 오늘날의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은 어머니의 부재를 가져 왔으며, 어머니와의 원만하지 않

은 상호작용은 아동의 가치관 확립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4]. 따라서 맞벌이 가정은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5]. 또한 Kim[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맞벌이는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무관심과 부족한 보살핌

은 아동에게 불안감, 소외감, 우울, 분노, 공격, 비행 등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나게 한다[3, 7].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동아와 형제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8-13]. 
형제가 없는 외동아는 사회성이 떨어지며, 발달이 느리고, 자기

중심적이 될 확률이 높다[8]. 또한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발달심

리학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이고 협동적이지 못하며[9], 환경 적

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보고하였다. 하지

만 과거의 외동아에 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와는 달리, 최근에

는 형제아가 더 부정적이라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점차 나오

고 있다[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형제아가 외동아에 비해 저하

된 행복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능력에도 열등

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1].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검사 

중 타인과의 관계 항목에서 형제아가 외동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12], 형제아

는 외동아보다 학교에 더 적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13].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동아보다 형제아의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작업치료

사인 A. Jean Ayres에 의해 개발된 감각통합은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14]. 감각통합은 다양한 감각 입력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

동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정자극, 고유수용성자극, 촉각, 청각 

등이 많이 사용된다[15]. 현재 국내에서는 작업치료뿐만 아니

라 물리치료, 특수교육, 특수체육교육 분야 등의 많은 분야에서 

감각통합치료가 실시되고 있다[16]. 이러한 감각통합치료는 치

료사와 아동이 일대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룹 

활동으로 시도하기도 한다[17]. 그룹 감각통합치료란 자연스러

운 상황에서 그룹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아동들에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

다[18, 19].
이와 같은 국내의 연구들은 그룹 감각통합치료가 학령기 장

애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18, 20]. 그룹 

감각통합치료를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용하였을 경우, 
운동 및 사회성 기능이 향상되었으며[20], 학령기 감각통합장

애 아동에게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사회성이 향상되었다[18]. 
따라서 학령기 장애 아동에게 그룹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학령기 정상 아동과 장애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대상에게 

그룹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하였을 경우, 작업수행요소와 학교

에서의 기능적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21].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령기와 비학령기 정상 아동

을 대상으로 그룹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과 운동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7].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아닌, 일반 아동들의 놀이다움, 
식단관리, 소근육 운동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

였다[22]. 하지만 앞에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장애 아동들

이 주 대상이거나[17, 18, 20], 비학령기 아동이 포함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였다[19, 21].  따라서 국내에서 그룹 감각통합치료

를 학령기 정상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그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형제

아의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 상황 속에서, 그룹 감각

통합치료를 맞벌이 가정의 형제가 있는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형제가 있는 학령기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부모양

육태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Characteristics Sort n(%)

Gender
Male 5(45.45)

Female 6(54.55)

Age
(yrs)

8 2(18.18)

9 4(36.36)

10 2(18.18)

11 3(27.27)

Birth
(order)

First 2(18.18)

Second 6(54.55)

Third 2(18.18)

Fourth 1(9.09)

표1. 대상집단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11)

 

Ⅱ.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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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S지역에 거

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 형제가 있는 정상 아동 11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실시 전 부모님과 아동들에게 그룹 감

각통합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모든 검사를 이해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초등 교육 과정 중인 아동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2 검사 도구

1) 부모양육태도 검사 (PAT; Parental Attitude Test)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

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자녀에 의해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

는 반응양식이다. PAT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로 신뢰도

를 입증 받은 도구이며, Kim[23]이 제시한 질문지를 통해 아동

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는 자가보고식 검사 도구

이다. 이 검사 도구는 애정-거부, 자율-통제의 2개 하위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PAT는 Likert식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을 의미한다. 총 30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위는 6~240점이다. 문항 중, 1, 4, 6~8, 
11, 12, 16, 17, 19, 21, 24, 26, 28~30 총 16문항은 역점수 항목으

로, 점수의 배열을 반대로 환산하여 채점한다[24].

2) 자아존중감 검사 (SETT; Self-Esteem Test)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로 자신의 속성을 얼

마나 가치있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 기준과 얼마

나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25]. SETT의 Cronbach's α는 

.93으로 신뢰도를 입증 받은 도구이며[26], Kim & Kim[27]이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개발하고 Kim[28]이 보완한 질문

지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자가보고식 검사 도

구이다. 이 검사 도구는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가
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 능력 자아, 교사 

관련 자아의 7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SETT는 Likert
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정말 그렇다 = 5점)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

을 의미한다. 총 4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위는 49∼245
점이다. 문항 중, 2, 5, 9∼15, 25, 26, 28번 총 12문항은 역점수 

항목으로, 점수의 배열을 반대로 환산하여 채점한다[28, 29].

3) 자기효능감 검사 (SEFT; Self-Efficacy Test)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믿음이며, 자기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에 

관한 것이다[25, 30]. SEFT의 Cronbach's α는 .80으로 신뢰도를 

입증 받은 도구이며, Kim[31]이 수정한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자가보고식 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의 3
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SEFT는 Likert식 5점 척도(전
혀 그렇지 않다 = 1점, 정말 그렇다 = 5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위는 23~115점이다. 문항 중, 
1~7, 9,  19, 22번 총 10문항은 역점수 항목으로, 점수의 배열을 

반대로 환산하여 채점한다[24].

4) 학교생활적응 검사 (SLAT; School Life Adaptation 

Test)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며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며, 환경과 개인 사

이에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24, 
32, 33]. SLAT의 Cronbach's α는 .85로 신뢰도를 입증 받은 도구

이며, Min[34]이 제작한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자가보고식 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 도구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SLAT는 Likert식 4
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위는 25~100점이

다. 점수의 배열을 반대로 환산하여 채점하는 역점수 항목은 없

다[24].
 

2-3 연구 설계 및 과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개별실험연구 방법(single subject experimental 
research) 중 ABA 설계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기초선 A기간 동

안 2번(Test 1, 2), 중재 B기간 동안 2번(Test 3, 4), 중재 종료 후 

A기간 동안 추적검사 1번(Test 5)을 2주 간격으로 총 5번 실시

하였다. Test 2를 실시한 후 바로 중재를 시작하였으며, 4주 동

안 총 8회기의 중재를 진행하는 동안 각각 4회기와 8회기 중재 

종료 후에 Test 3과 Test 4를 실시하였다. 상세 연구 설계는 다

음과 같다(Fig. 1).

2) 연구 과정

본 연구는 S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희망자

를 모집하여 진행하였으며, 중재 프로그램은 모집된 아동 11명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8년 9월 30일부터 11월 25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재 프로그램은 2018년 10월 16일
부터 11월 9일까지 4주 동안 주 2회씩 총 8회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감각통합에 기초한 그룹 프로그램으로, 맞벌이 가

정의 형제가 있는 학령기 정상 아동 그룹의 수준에 맞게 구성하

였다. 중재 프로그램은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능력 영역의 향상을 위하여 전정 감각, 고유수

용성 감각, 촉각을 활용하여 각 목표영역 당 2회기씩 기획하였

다. 중재 프로그램은 한 회기 당 60분으로, 매 회기마다 준비 활

동 10분, 중재 프로그램 40분, 마무리 활동 10분을 적용하여 진

행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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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 설계

Fig. 1. Research Design
PAT; Parental Attitude Test, SETT; Self-Esteem Test,
SEFT; Self-Efficacy Test, SLAT; School Life Adaptation 

Test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

계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

규성 검증을 만족하였으며, 동질성 검증과 집단 전·후 차이의 

효과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p<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Ses
sion

Intervent
ion

Purposing

Sensory 
processing

Detailed
targets

Sociality

1
Making 
my Pot

proprioceptive,
tactile process

self-efficacy
co-op,
following 
turn

2
Drawing 
w i t h 
Glue

proprioceptive,
tactile process

self-esteem
co-op,
following 
turn

3
F o o d 
A r t 
Therapy

proprioceptive,
tactile process

school life 
adaptation

co-op,
following 
turn

4
An ima l 
F am i l y 
Mosaic

proprioceptive,
tactile process

p a r e n t a l 
adaptation

co-op,
following 
turn

5
Making 
Sandwic
h

proprioceptive,
tactile process

p a r e n t a l 
adaptation

co-op,
following 
turn

6
Making 
Slime

proprioceptive,
tactile process

self-esteem
co-op,
following 
turn

7
Making 
mini-Gi
mbap

proprioceptive,
tactile process

self-efficacy
co-op,
following 
turn

8
Human 
Bowling

proprioceptive,
v e s t i b u l a r 
process

school life 
adaptation

co-op,
following 
turn,
personal 
reaction

표2. 중재 프로그램 소개

Table 2. Introduction of Intervention

Ⅲ. 연구 결과

3-1 대상 집단의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 집단의 중재 전 두 번의 결과 값들을 통해 동질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PAT, SETT, SEFT, SLA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동질성 검증에 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3-2 대상 집단의 중재 전·후 변화

대응표본 검정에 대한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Table 4). 또한 

설문 검사 시기에 따른 비교를 위해, 각 항목의 원점수(Raw 
Score)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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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Test 1 Test 2

P
M±SD M±SD

PAT 167.54±5.45 171.45±5.84 .422

SETT 175.81±6.86 170.18±7.56 .173

SEFT 67.63±3.05 64.09±3.33 .221

SLAT 70.45±2.22 70.72±1.98 .928

M±SD: mean±standard deviation
PAT; Parental Attitude Test, SETT; Self-Esteem Test, SEFT; 
Self-Efficacy Test, SLAT; School Life Adaptation Test

표3. 대상 집단의 동질성 검증 결과

Table 3. Homogeneity Test‘s Results of the Object Group

1) 부모양육태도 검사 (PAT; Parental Attitude Test)

PAT 항목의 중재 전·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Test 2와 Test 4 
사이의 결과 변화 값(이하 -로 표시)이 171.45±19.38점에서 

181.90±20.4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Test 2 - Test 3과 Test 3 - Test 4는 각각 171.45±19.38
점 - 172.45±19.42점과 172.45±19.42점 - 181.90±20.4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승하였

다. Test 4 - Test 5는 181.90±20.42점 - 176.90±19.15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감소하였다. 
Test 2 - Test 5에서는 171.45±19.38점 - 176.90±19.15점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승하였다

(Table 4).

2) 자아존중감 검사 (SETT; Self-Esteem Test)

SETT 항목의 중재 전·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Test 2와 Test 
4 사이의 결과 변화 값(이하 -로 표시)이 170.18±25.10점에서 

180.63±27.3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또한 Test 3 - Test 4의 결과 값이 171.00±23.92점 - 
180.63±27.31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est 2 - 
Test 3에서는 170.18±25.10점 - 171.00±23.92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승하였다. Test 4 
- Test 5는 180.63±27.31점 - 180.18±25.74점으로 미세하게 점수

가 감소하였다. Test 2 - Test 5는 170.18±25.10점 - 180.18±25.74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

승하였다(Table 4).

Categories M±SD t P

PAT

Test 2 - 
Test 3

171.45
±19.38

172.45
±19.42

-.237 .721

Test 2 - 
Test 4

171.45
±19.38

181.90
±20.42

-2.646 .026*

Test 2 - 
Test 5

171.45
±19.38

176.90
±19.15

-2.125 .060

Test 3 - 
Test 4

172.45
±19.42

181.90
±20.42

-2.060 .091

Test 4 - 
Test 5

181.90
±20.42

176.90
±19.15

1.252 .239

SETT

Test 2 - 
Test 3

170.18
±25.10

171.00
±23.92

-.276 .929

Test 2 - 
Test 4

170.18
±25.10

180.63
±27.31

-3.860 .010**

Test 2 - 
Test 5

170.18
±25.10

180.18
±25.74

-2.197 .053

Test 3 - 
Test 4

171.00
±23.92

180.63
±27.31

-2.863 .023*

Test 4 - 
Test 5

180.63
±27.31

180.18
±25.74

.118 .908

SEFT

Test 2 - 
Test 3

64.09±
11.06

67.72±
10.93

-1.625 .141

Test 2 - 
Test 4

64.09±
11.06

72.27±
14.19

-3.046 .021*

Test 2 - 
Test 5

64.09±
11.06

69.63±
10.93

-1.761 .109

Test 3 - 
Test 4

67.72±
10.93

72.27±
14.19

-1.538 .055

Test 4 - 
Test 5

72.27±
14.19

69.63±
10.93

.798 .443

SLAT

Test 2 - 
Test 3

70.72±
6.58

71.54±
13.17

-.260 .683

Test 2 - 
Test 4

70.72±
6.58

73.81±
8.80

-1.648 .083

Test 2 - 
Test 5

70.72±
6.58

73.54±
10.85

-1.633 .134

Test 3 - 
Test 4

71.54±
13.17

73.81±
8.80

-.847 .373

Test 4 - 
Test 5

73.81±
8.80

73.54±
10.85

.143 .889

*p<.05, **p<.01 M±SD: mean±standard deviation
PAT; Parental Attitude Test, SETT; Self-Esteem Test, SEFT; 
Self-Efficacy Test, SLAT; School Life Adaptation Test

표4. 대상 집단의 대응표본 검정 결과

Table 4. Paired T-Test's Results of the Object Group

3) 자기효능감 검사 (SEFT; Self-Efficacy Test)

SEFT 항목의 중재 전·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Test 2와 Test 4 
사이의 결과 변화 값(이하 -로 표시)이 64.09±11.06점에서 

72.27±14.1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Test 2 - Test 3은 64.09±11.06점 - 67.72±10.93점으로, Test 
3 - Test 4는 67.72±10.93점 - 72.27±14.1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승하였다. Test 4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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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72.27±14.19점 - 69.63±10.9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감소하였다. Test 2 - Test 5는 

64.09±11.06점 - 69.63±10.9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승하였다(Table 4).

4) 학교생활적응 검사 (SLAT; School Life Adaptation 

Test)

SLAT 항목의 중재 전·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Test 2 - Test 3
과 Test 2 - Test 4에서 각각 70.72±6.58점 - 71.54±13.17점과 

70.72±6.58점 - 73.81±8.8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승하였다. 또한 Test 3 과  Test 4에서

도 71.54±13.17점 -  73.81±8.8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승하였다. Test 4 - Test 5는 

73.81±8.80점 - 73.54±10.85점으로 미세하게 점수가 감소하였

다. Test 2 - Test 5는 70.72±6.58점 - 73.54±10.85점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수가 상승하였다

(Table 4).

*p<.05, **p<.01
PAT; Parental Attitude Test, SETT; Self-Esteem Test, SEFT; 
Self-Efficacy Test, SLAT; School Life Adaptation Test

그림2. 항목 원 점수 비교

Fig. 2. Comparison of Group's Raw Score 

Ⅳ. 고찰

본 연구는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이 맞벌이 가정의 형제가 

있는 학령기 정상 아동의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및 학교생활적응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S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

이 가정에서 형제가 있는 학령기 정상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Kim[23]이 제시한 부모양육태도 검사(Parental Attitude Test; 
이하 PAT)를 시행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

여 Kim & Kim[27]이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개발하여 

Kim[28]이 보완한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Test; 이하 

SETT)를 시행하였다. 또한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31]이 수정한 자

기효능감 검사(Self-Efficacy Test; 이하 SEFT)를 시행하였으며,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Min[34]이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검사(School Life 
Adaptation Test; 이하 SLAT)를 시행하였다.

각 검사항목의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PAT, SETT, SEFT 
항목에서 중재 전인 Test 2 와 중재 종료 후인 Test 4 사이의 결

과 변화값(이하 -로 표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SETT 항목에서는 Test 3 - Test 4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4주 간 적용

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항

목에서 Test 2 - Test 3과 Test 3 - Test 4에서 꾸준히 점수가 상승

하였다. 이는 검사 간 기간이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점수

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재 8회
기 종료 2주 후에 실시한 Test 5는 모든 항목에서 중재 8회기 종

료 직후인 Test 4보다 미세하게 점수가 감소하였으나, 중재 전

인 Test 2보다는 점수가 상승하였다. 이는 그룹 감각통합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에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

의 형제가 있는 학령기 정상 아동에게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

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꾸준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

을 보고한다.
Ayres의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ADHD 아동의 

사회적 기술 척도와 하위 영역인 협동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35]. 이는 그룹 감각통합 프로

그램이 맞벌이 가정의 형제가 있는 학령기 정상 아동의 자아존

중감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다. Hong & Kim[36]은 그룹 감각통합치료가 감각통합에 장애

가 있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Yang[37]
은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이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

램이 맞벌이 가정의 형제가 있는 정상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능

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Choi[38]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

생활적응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602)를 보고하였으

며, Jang[24]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능력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 향상과도 상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같이 긍정적

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맞벌이 가정

의 형제가 있는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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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특정 지역의 아동을 대상자

로 선정하여 이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둘째, 각 검사 간 기간은 2주로 일정하게 설계하였지만, 8주
의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해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기

간은 2주,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한 기간은 4주로 중재 프로그램 

개입여부의 기간은 일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개선하여 대상자의 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이 맞벌이 가정의 형제가 

있는 학령기 정상 아동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자기효

능감, 학교생활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집단의 부모양육

태도가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둘째,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집단의 자아존중

감이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셋째,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집단의 자기효능

감이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감각통합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의 형제가 있는 학령기 정상 아동의 부모양육태도, 자아존

중감,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대상에게 그룹 감각

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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