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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시/비동시 구별과제(Synchrony/Asynchrony discrimination; SA), 시간순서 단과제

(Temporal Order Judgment; TOJ)와 포 인 신경심리검사를 사용하여 조 병 환자의 청각

시간지각과 신경심리 기능 간의 련성을 알아보았다. SA 과제는 제시된 두 개의 음이 동시

에 제시되었는지를 구별하는 과제이며, TOJ 과제는 제시된 두 개의 음 먼 제시된 음이

높은 음인지 낮은 음인지를 단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는 조 병 환자 30명과 정상통제군

31명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조 병 환자군은 정상통제군에 비해 두 시간지각 과제 모두에

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정확률을 보 다. 아울러 SA 과제의 수행 수 과 주의 간의 정 상

이 찰되었다. 한편, TOJ 과제의 수행 수 은 주의, 시각 기억, 집행기능 간의 유의한 정

상 이 찰되었다. 한, SA 과제의 수행 수 은 양성 음성증후군 척도로 측정한 P3(환각

증상)과 유의한 부 상 이, TOJ 과제의 수행 수 은 양성증상, P3, 일반정신병리, 총 과

유의한 부 상 이 있음이 찰되었다. 이 결과는 조 병 환자들이 청각 시간지각에 결함

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결함이 주의, 기억, 집행기능의 신경심리 기능과 더불어 조 병 증상과

유의한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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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병 환자들이 시간 정보처리(temporal

information processing), 즉 시간을 지각하고 추

정하거나 시간 순서를 처리하는 능력의 결

함을 가지고 있음이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

(Carroll, Boggs, O’Donnell, Shekhar, & Hetrick.,

2008; Davalos, Kisley, & Ross, 2002). 시간에

한 개인의 주 인 감각, 즉 시간지각은

실 개념의 핵심인 동시에 개인의 삶 속에서

겪는 사건들의 시간 흐름을 이해하게 하는 지

구조의 일부분이다(Allman & Meck, 2012).

더불어 시간을 정 한 단 로 지각하는 것은

삶의 많은 측면들, 를 들어 말을 하거나 다

른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어디서 소리가 발

생하는지를 알아차리며, 움직임을 지각하고,

정 한 운동을 조 하는 등의 기능에 필수

이다(Burr & Morrone, 2006, Matthews & Meck,

2016). 객 혹은 물리 시간을 추정하는

시간지각은 정신 장애와 뇌 병리, 약물/독성

등에 의해서만 방해를 받는 비교 안정 인

기능으로 여겨지고 있다(Meck, 2005; Paule et

al., 1999; Yamada & Kawabe, 2011). 한 일부

선행 연구들은 조 병 환자들에서 찰되는

시간지각의 결함이 이 환자들에서 자주 찰

되는 다른 결함인 집행 기능의 결함보다

환자들의 일상생활, 특히 언어 의사소통에

서의 어려움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이들

의 심리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Allman & Meck, 2012; Davalos,

Kisley, & Ross, 2003; De Montalembert, Coulon,

Cohen, Bonnot, & Tordjman, 2016, Roy & Roy,

2012).

시간지각의 측정에는 동시/비동시 구별과

제(synchrony/asynchrony discrimination task; SA

과제) 혹은 시간순서 단과제(temporal order

judgment task; TOJ 과제)가 흔히 사용되고 있

다(Van Eijk, Kohlrausch, Juola, & Van De Par,

2010; Vatakis & Spence, 2006). SA 과제는 두

자극 간 제시시차(Stimulus Onset Asynchrony;

SOA)를 다양하게( : 0, 24, 48, 72, 96 ms) 제

시한 후 두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었는지 혹

은 하나가 제시된 이후에 다른 하나가 제시

되었는지를 단하는 과제이다. 한편 TOJ 과

제는 SA 과제처럼 두 개의 자극을 다양한

SOA로 제시한 이후, 두 자극 어느 자극이

먼 제시되었는가를 단하는 능력을 측정

한다.

두 과제 모두 주 동시성의 시 (Point of

Subjective Simultaneity; PSS), 즉 두 자극이 동시

에 제시되었음을 주 으로 지각하는 시 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SA 과제와 TOJ 과제가 서로 다른 기제를 요

구한다고 제기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시간지

각을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하기 해 두 과제

를 비교하여 사용하기 시작하 다(Capa, Duval,

Blaison, & Giersch, 2014; García-Pérez & Alcalá-

Quintana, 2012; Vatakis, Navarra, Soto-Faraco, &

Spence, 2008). 를 들어 Van Eijk, Kohlrausch,

Juola와 Van de Par(2008)는 두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었다고 지각하는 주 인 시 , 즉 PSS

를 측정하기 해 SA 과제와 TOJ 과제를 동

시에 실시한 결과 두 과제의 수행 결과가 일

치하지 않는 것을 찰하 다. PSS를 측정한다

고 알려진 두 과제의 수행 결과가 불일치하는

원인에 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

지만, Boenke, Hoechenberger, Zeghbib, Alais와

Ohl(2013)은 SA 과제가 두 자극의 시간 계

(temporal relationship)에만 집 하는 것을 요구

하는 반면, TOJ 과제는 제시되는 자극의 시간

순서를 단하기 해 자극의 색채나 치

등과 같은 자극의 다른 속성에 집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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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것이 두 과제의 주요한 차이라고 하

다. 한, Wittmann(2011)은 시간순서를 알지

못해도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 다.

SA 과제와 TOJ 과제의 수행 결과가 불일치

하는 것이 조 병 환자들에서도 찰된다.

를 들어, Capa 등(2014)은 조 병 환자군과 정

상통제군을 상으로 시각 자극을 사용한 SA

과제와 TOJ 과제를 실시한 결과, TOJ 과제의

수행에는 두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었음을 지

각하는 능력과 더불어 추가 인 능력이 요구

된다고 제안함과 동시에 조 병 환자군이 시

간지각의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 다.

즉, SA 과제의 경우, 두 자극이 비동시 으로

제시되었음을 우연 이상의 수 으로 명백하게

지각할 수 있는 역치가 정상통제군에 비해 조

병 환자들에서 더 높았지만, 50 ms 이상의

SOA 조건(즉, SOA = 72 & 96 ms)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TOJ

과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자극이 비동시

으로 제시되었음을 지각할 수 있었던 가장 쉬

운 조건(즉, SOA = 72 & 96 ms)에서 정상통제

군은 자극의 제시 순서를 단하는데 어려움

을 보이지 않은 반면, 조 병 환자들은 자극

의 제시된 순서를 단하는데 어려움을 보

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Capa 등(2014)은

조 병 환자들이 시간지각의 결함, 특히 시간

순서 단의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자

극이 비동시 으로 제시되었음을 지각하는 능

력보다 시간순서를 단하는 능력의 결함이

조 병 환자들의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고 제안하 다.

조 병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 집단 혹은 정

상인 집단을 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시간

지각이 기억, 주의, 집행 기능 등의 인지 기능

과 련되어 있음을 지속 으로 보고하고 있

다(Farrell & McLaughlin, 2007; Lee et al., 2009;

Roy & Roy, 2012). 를 들어, Lee 등(2009)이

Time Bisection Task, 즉 제시되는 두 개의 음

사이의 시간간격이 길었는지 혹은 짧았는지를

단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조 병 환자의 시

간지각의 결함과 신경심리검사 수행 사이의

련성을 조사한 결과, 장기 단기 기억, 지

속주의, 집행 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심리 검사

에서의 조한 수행이 시간지각의 결함과 유

의하게 련되어 있음을 찰하 다. Roy와

Roy(2012) 역시 시간의 흐름을 추정해야 하는

Time Reproduction Task를 통해, 조 병 환자들

의 시간지각의 결함이 기억 작업 기억과

련되어 있음을 보고하면서, 조 병 환자들

에서 찰되는 시간지각의 결함이 작업 기억

을 포함하는 인지 장애의 결과로 래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시간지각의 결함과 조 병 증상 사이의

련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시간지각의 결

함이 사고장애, 혼란 부 한 행동 등과

같은 형 인 조 병 증상들과 매우

하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Gómez, Jesús Marín-Méndez, Molero, Atakan, &

Ortuño, 2014; Peterburs, Nitsch, Miltner, &

Straube, 2013). 를 들어, Waters와 Jablensky

(2009)는 조 병의 양성 증상이 시간지각의 결

함과 련되어 있음을 보고하 다. 이들은 시

간지각의 결함이 자기 인식의 과정에 향을

미치고, 나아가 조 병 환자들에서 찰되는

비정상 인 행 주체감(sense of agency) 즉, 자

신들의 행동을 본인들 스스로가 시작하고 통

제한다는 주 인 감각의 결함에 기여한다고

제안하 다. 한 Papageorgiou 등(2013)은 조

병 환자들의 정신병리가 심각할수록 두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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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지 혹은 두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는지를 단해야 하는 과제에서

의 수행이 하되는 것을 찰하 고, 이는

시간지각의 결함이 조 병 증상의 심각도와

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제안하 다.

아직까지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의 결함을

조사한 국내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시

간지각을 동시/비동시를 구별하는 능력과 시

간순서를 단하는 능력으로 구분하여 조 병

환자들의 시간지각의 결함을 조사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매우 제한 이며(Capa et al., 2014),

청각 자극을 사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

지 않았다. 더욱이, 서로 다른 시간지각의 능

력을 처리한다고 알려진 동시/비동시를 구별

하는 능력과 시간순서를 단하는 능력이 각

각 신경심리 기능과 어떠한 련성을 보이는

지를 조사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 자극을 제시하는 SA 과제

와 TOJ 과제를 사용하여 조 병 환자들의 청

각 시간지각의 결함을 알아보고자 하 다.

한, 동시/비동시를 구별하는 능력과 시간순

서를 지각하는 능력이 신경심리 기능 조

병 증상과 각각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조 병 환자에서

찰되는 시간지각의 결함 특성과 시간지각의

결함이 환자의 인지 장애 증상과 어떤

련성을 가지는가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 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조 병 환자군은 정신장애의 진단 통계

편람-IV(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4th Edition;

DSM-Ⅳ)을 통해 조 병으로 진단받고 사회 복

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30명의 환자들로 구

성되었다. 연구 상자의 연령 기 은 청각 자

극을 지각하는 능력과 련된 연령 효과를 감

소시키기 해 19세 이상 49세 이하(De Boer-

Schellekens, Stekelenburg, Maes, Van Gool, &

Vroomen, 2014; Szymaszek, Szelag & Sliwowska,

2006)로 하 다. 이에 덧붙여, 정서가 시간지

각 과제의 수행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

기 해 분열정동장애 환자는 제외하 으며

(Angrilli, Cherubini, Pavese, & Manfredini, 1997),

조 병 환자군의 정신병리를 측정하기 해

양성 음성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 Scale; PANSS, Kay, Fizbein, & Opler,

1987)를 실시하 다.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조 병 환자 27명

은 비정형성 항정신병 약물, 3명은 정형성 항

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기타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없었

다. 정상통제군은 조 병 환자군과 연령과 성

비를 맞춘 31명의 정상인들로 구성하 으며,

이들이 신경 질환, 정신 장애, 약물 알코올

독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을 확

인하기 하여 구조화된 임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Non Patient;

SCID-NP, First, Spitzer, Gibbson, & Williams,

1996)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오수 등

(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형 웩슬러 성

인지능검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염태호 박 숙, 오경자, 김정규,



신선경․김명선 / 조 병 환자의 청각 시간지각의 결함

- 265 -

이 호, 1992) 단축형(Silverstein, 1989)을 실시

하여 IQ 80이상의 참가자만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 학교 기 윤리심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sswuirb2014-063)을 받아 진행을 하 으며, 모

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 차를 설명

한 후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 으며,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연구 참여에 한 사례비가 지

되었다.

연구도구

시간지각 과제

청각 시간지각을 알아보기 하여 SA 과

제와 TOJ 과제를 사용하 다. 두 과제에서 사

용된 자극 차는 동일하지만,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즉 SA 과제는 한 의 청각

자극들이 동시에 제시되었는지 혹은 하나의

자극이 먼 제시된 이후 다음 자극이 제시되

었는지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하는 버튼을

르는 것이 요구된 한편, TOJ 과제는 두 개의

자극 먼 제시된 자극이 높은 음인지 혹

은 낮은 음인지에 따라 각각 해당 버튼을

르는 것이 요구되었다(Fostick & Babkoff, 2013,

Van Eijk, Kohlrausch, Juola, & Van de Par,

2008).

SA 과제와 TOJ 과제에 사용된 자극은 지속

시간이 15 ms인 순음의 (1 kHz & 1.8 kHz)

으로 구성하 으며, 각 참여자들에게 듣기 편

한 강도의 음(컴퓨터 볼륨 18 혹은 20)을 선택

하게 하여 이어폰을 통해 양쪽 귀에 동일하게

제시하 다. 두 개의 순음 간 제시 시차는 6

개의 SOA(0, 20, 40, 60, 80, 100 ms)로 구성하

으며, 시행의 반은 높은 주 수 의 음

(1.8 kHz)을 먼 제시하고 나머지 반은 낮

은 주 수 의 음(1 kHz)을 먼 제시하 다.

SA 과제와 TOJ 과제는 E-Prime(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2006)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십자 모양의 고정

(+)을 비롯한 모든 지시 사항은 검정 바탕

에 흰 색의 씨로 컴퓨터 화면의 앙에 제

시하 다. 과제가 시작되면 고정 이 1000 ms

동안 제시된 후, 200 ms 내에 순음으로 된 청

각 자극 한 이 제시되었다. 자극이 제시된

후 2000 ms 내에 두 개의 음이 동시에 제시되

었는지 혹은 비동시 으로 제시되었는지(SA

과제), 두 음 먼 제시된 음이 높은 음인

지 혹은 낮은 음인지(TOJ 과제)를 단하여

각각 해당하는 반응버튼을 르도록 지시하

으며, 반응 직후 바로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

도록 하 다. 즉, 연구참여자에게 자극이 제시

된 시 으로부터 2000 ms 내에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하 으며, 이 시간 내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오반응으로 처리하 다.

반응버튼의 치는 과제와 피험자마다 역균형

화(counterbalancing)하여 실시하 다.

본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각각 3번씩 들려주어 소리를 잘 듣고 구

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 다. 한 각 과제의

본 시행 직 에 20시행으로 구성된 연습 시행

을 먼 실시하여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각각

의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익숙해지도록 하

다. 본 시행은 SOA조건 당 40시행씩, 총

240시행으로 구성하 으며, 한 블록 당 120시

행씩 총 두 블록으로 나 어 실시되었다. 이

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두 과제 모두 동일

한 자극과 차를 사용하지만 과제의 난이도

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과제 환으로 인한

효과가 상이할 것을 고려하여 모든 실험 참여

자에게 TOJ 과제를 먼 실시한 후 SA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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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 다(Capa et al., 2014).

임상검사

시각 언어 기억, 집행 기능, 주의 등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포 인 신경심리 검

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경심

리검사는 다음과 같다.

Rey 도형 검사(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RCFT)

Rey 도형검사는 Rey(1941)가 개발하고

Osterrieth(1944)가 개정한 검사로, 시공간 구성

능력, 시각기억, 문제해결을 한 략의 수립

이와 련된 집행 능력 등의 다양한 인지

기능을 평가한다. 이 검사는 모사단계, 즉각

회상단계(모사 실시 후 3분 후), 회상단계(모사

실시 후 30분 후)로 실시되며, 채 은 Meyers

(1995)가 제안한 채 기 을 따랐다. 즉 자극

도형을 18개의 단 로 구분하고, 정확성과

치에 근거하여 0, 0.5, 1, 2 을 할당하여 각

단계별(즉, 모사, 즉각 회상, 회상 단계) 총

(0-36 )을 계산하 다.

한국 -캘리포니아 언어학습 검사(Korean

version of 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K-CVLT)

언어학습 능력, 언어 기억 언어 조직화

략 등을 평가하는 검사(김정기 & 강연욱,

1997; Delis, Kramer, Kaplan, & Ober, 1987)로

즉각 자유회상, 단기 장기 자유회상, 재인

등의 하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1-5차에 걸

쳐 16개의 단어(A목록)를 불러주고 즉각 자유

회상을 하게 한 후 간섭 목록(B목록)의 단어들

을 불러주고 간섭 목록의 단어들을 회상하게

한다. 간섭 목록의 학습 후에는 다시 A목록에

한 단기지연 회상이 실시되며, 20분 후에 A

목록에 한 장기지연회상이 실시된다. 본 연

구에서는 A목록 단기지연 회상, A목록 장기지

연 회상, 재인률 수를 채 항목으로 포함

하 다.

스콘신 카드분류 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

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는 피드백을 활용하

는 능력,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지 틀을

환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인지 융통성,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하는 집행 기능을 평

가한다(Heaton, Chelune, Talley, Kay, & Curtiss,

1993). 이 검사에서는 색채, 모양, 숫자 거에

의해 카드를 분류하는 것이 요구된다. 검사

도 아무런 경고 없이 분류 거가 바 게

되며, 수검자는 새로운 분류 거에 따라 자

신의 반응을 바꾸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이 검사의 채 항목으로 총 정반응수, 보속

오류율, 완성범주수를 포함하 다(Lee et al.,

2009).

통제 단어 연상(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COWA)

단어 유창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주어진 철

자와 범주로 시작하는 단어를 1분 내에 가능

한 많이 반응하는 것이 요구되며 집행 기능과

같은 두엽 기능을 평가하는데 리 활용되

고 있다(Benton, Hamsher, & Sivan, 1994). 철자

와 범주의 반응수를 채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스트룹 검사(Stroop Color-Word Test)

Stroop 검사(Stroop, 1935)는 습 반응을

억제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극에 선택



신선경․김명선 / 조 병 환자의 청각 시간지각의 결함

- 267 -

으로 주의를 집 하는 능력을 측정한다(Lazak,

1995; Stroop, 1935). 세 가지 조건(단어, 색채,

단어-색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어 조건에

서는 검정색 잉크로 인쇄된 색채를 의미하는

단어 읽기, 색채 조건에서는 빨강, 랑, 록

하나의 색채로 인쇄된 기호(XXXX)에 입

져 있는 잉크 색 말하기, 단어-색채 조건에서

는 색채를 의미하는 단어에 입 진 잉크 색을

말하는 것이다. 채 기 은 45 동안의 정

반응 수이다.

선로 잇기 검사(Trail-Making Test: TMT)

선로 잇기 검사(Reitan, 1958)는 통제 주의,

정신 유동성 속도, 시각 탐색,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part A와 part B로 구성된

다. Part A에서는 25개의 숫자를 순서 로 연

결하는 것이 요구되며, part B에서는 숫자가

쓰여 있는 원(1-13)과 자가 쓰여 있는 원(가-

타)을 숫자, 자의 차례로 번갈아 가며 순서

로 연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채 은 반응시

간으로 산출하 다.

d2 검사

d2 검사(Brickenkamp, 1981)는 선택 주의력

주의 집 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수검자

는 제한된 시간 내에 유사한 시각 자극 에

서 표 자극을 구별해야 한다. 처리 속도, 규

칙 수 수행의 질을 측정하여 개인의 선

택 주의력을 평가한다. 검사는 d와 p로 이

루어진 총 14행으로 구성되며, 1행 당 47개의

항목이 주어진다. 연구 상자에게 각 행 마

다 20 의 제한시간이 주어지며, 주어진 시간

내에 목표자극인 ‘두 개의 이 찍 있는 d’

에 가능한 한 많이 표시를 하는 것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 지표가 채 항목

에 포함되었다.

양성 음성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

양성 음성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 Scale; PANSS, Kay, Fizbein, &

Opler, 1987)는 양성 음성증상에 을 두

고 조 병의 정신병리를 임상가가 평정하기

해 개발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 서

등(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척도는 3

개의 하 척도, 즉 양성증상(7문항), 음성증상

(7문항), 일반정신병리(16문항)의 총 30개의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해당 증상이

없음)부터 7 (극심함)까지의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료분석

인구통계학 특성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의 인구통계학

변인은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행동자료 분석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이 SA 과제와

TOJ 과제에서 보인 행동자료(정반응율)를 혼

합설계 변량분석(ANOVA mixed design)으로 분

석하 다. 이때, 집단(조 병 환자군, 정상통제

군)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과제의 유형(SA 과

제와 TOJ 과제) 조건(SOA)을 피험자 내 요

인으로 설정하 다. 각각의 측정치들 간의 분

산차로 인해 구형성 가정이 배된 경우

Greenhous-Geisser correction을 용하 다.

조 병 환자군의 시간지각과 신경심리 기능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SA 과제와 T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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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행동 반응 자료와 신경심리 검사 수

간에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덧

붙여서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과 PANSS로

측정한 조 병의 양성증상, 음성증상과 일반

정신병리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인구통계학 특성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의 인구통계학

특성이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그 결과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은 연령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연한과

추정 지능 지수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찰되었다. 즉, 조 병 환자군이 정상통

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교육연한과 지능

지수를 보 다.

행동자료 분석

조 병 환자와 정상통제군의 SA 과제와

TOJ 과제의 수행 비교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의 SA 과제와

조 병 (N= 30) 정상통제군 (N= 31)
t χ2

M (SD) M (SD)

연령 (세) 36.20 (7.33) 35.16 (7.71) .54 -

교육수 (년) 13.17 (1.51) 15.74 (1.59) -6.48*** -

추정 지능 (IQ) 97.43 (10.95) 115.68 (12.12) -6.17*** -

성별 (명) 1.58

남성 8 13 - -

여성 22 18 - -

유병 기간 (년) 12.13 (7.54) - - -

발병 연령 (세) 24.60 (6.66) - - -

PANSS 총 83.50 (10.57)

양성증상 21.97 (5.56) - - -

음성증상 19.87 (3.17) - - -

일반정신병리 41.70 (4.86) - - -

P3(환각증상) 3.60 (1.20) - - -

약물

비정형성 항정신병 약물 27 - - -

정형성 항정신병 약물 3 - - -

Note. PANSS: 양성 음성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 Scale)

***p< .001

표 1.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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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J 과제의 SOA 조건별 평균 반응정확률이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 SOA 조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실시한 혼

합설계 변량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

시되어 있다. ANOVA 분석 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던 교육연한 추정

SOA

조 병 (N= 30) 정상통제군 (N= 31)

SA 과제

M (SD)

TOJ 과제

M (SD)
t

SA 과제

M (SD)

TOJ 과제

M (SD)
t

20 ms 47.57(23.37) 52.07(13.31) -4.50(27.36) 69.27(29.15) 71.13(15.92) -1.85(29.74)

40 ms 77.35(18.96) 57.32(13.31) 20.03(19.97)*** 94.03(8.86) 83.77(18.76) 10.26(19.25)**

60 ms 81.27(19.47) 57.43(21.08) 23.83(24.50)*** 99.02(2.84) 87.15(19.01) 11.87(18.08)***

80 ms 81.98(21.43) 58.15(22.15) 23.83(26.18)*** 99.08(2.36) 87.84(18.05) 11.24(17.35)***

100 ms 82.87(21.44) 57.50(24.08) 25.36(26.33)*** 96.53(9.67) 90.45(16.94) 6.08(18.93)

Note. SOA: 자극 간 제시 시차(Stimulus Onset Asynchrony); SA 과제: 동시/비동시 구별과제(Synchrony/

Asynchrony task); TOJ 과제: 시간순서 단과제(Temporal Order Judgement task).

**p< .01, **p< .001

표 2.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의 시간지각 과제 수행 평균 정반응률

변산원 SS df MS F

집단 내

집단 25246.90 1 25246.90 18.74***

오차 76791.59 57 1347.22

집단 간

과제 421.60 1 421.60 .48

과제 x 집단 1470.51 1 1470.51 1.66

오차 (과제) 50544.44 57 886.74

조건 (SOA) 321.56 1.50 215.13 .68

조건 x 집단 129.19 1.50 86.443 .27

오차 (조건) 26896.07 85.20 315.68

과제 x 조건 422.80 1.88 224.58 1.00

과제 x 조건 x 집단 767.61 1.88 407.73 1.82

오차 (과제 x 조건) 24053.25 107.31 224.15

***p< .001

표 3.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 간의 시간지각 과제 혼합설계 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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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지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교육연한과

지능의 향을 통제하 다.

두 시간지각 과제의 정확률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는데, 즉, 정

상통제군에 비해 조 병 환자군이 SA 과제와

TOJ 과제 모두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수행을

보 다. 이 결과는 조 병 환자들이 두 자극

이 동시에 제시되었는지 혹은 그 지 않은지

의 구분과 두 자극의 제시 순서의 인식 장애

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과제와

SOA 조건의 주 효과와 과제, SOA 조건,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과 신경심리 기능

간의 련성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 과제 수행 수 이

환자의 신경심리 기능 수 과 어떠한 련성

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SOA=20 ms

조건은 다른 조건들에 비해 가장 난이도가 높

아서 환자군과 정상통제군 모두 거의 우연히

정답을 맞힌 것에 가까운 수 의 수행을 보

기에 분석에서 제외하 다. 조 병 환자군에

서 찰된 시간지각 과제 수행 수 과 각각의

신경심리 검사 수 간의 상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SA 과제의 경우, SOA=60 ms의

정확률과 d2의 주의집 지표 간의 유의한 정

상 이 찰되었다, r=.27, p< .05. 아울러

SOA=80 ms의 정확률과 TMT part B의 반응시

간과는 유의한 부 상 이, r=-.26, p< .05,

Stroop test의 단어-색채 조건 정반응수, r=.25,

p< .05, d2의 주의집 지표와는 정 상 이

찰되었으며, r=.28, p< .05, SOA=100 ms의

정확률과 Stroop test의 단어-색채 조건 정반응

수, r=.33, p< .01, d2의 주의집 지표와는 정

상 이 찰되었다, r=.27, p< .05. 즉, 조

병 환자군에서 찰된 SA 과제의 수행 수

이 낮을수록 특히 주의력 검사에서 조한 수

행을 나타내었다.

TOJ 과제의 경우, SOA=40 ms의 정확률과

WCST의 보속오류율 간의 유의한 부 상

이, r=-.31, p< .05, 찰되었으며, SOA=60 ms

그림 1. 조 병 환자군과 정상통제군의 시간지각과제에서의 수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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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률은 RCFT의 지연회상 정확률, r=.26,

p< .05, Stroop test의 단어-색채 조건 정반응수,

r=.28, p< .05, WCST의 정반응수, r=.35, p<

.01, 완성범주수 간의 유의한 정 상 이,

r=.38, p< .05, TMT part B의 반응시간, r=-.27,

p< .05, WCST의 보속오류율 간의 유의한 부

상 이 찰되었다 r=-.38, p< .01. 아울러

SOA=80 ms의 정확률과 Stroop test Color-Word

정반응수, r=.27, p< .05, WCST의 정반응수 간

의 유의한 정 상 이, r=.37, p< .01, TMT

part B의 반응시간, r=-.30, p< .01, WCST의 보

속 오류율 간의 부 상 이 찰되었으며,

r=-.32, p< .01, SOA=100 ms와 RCFT 지연회상

정확률, r=.27, p< .05, Stroop test의 단어-색채

조건 정반응수, r=.27, p< .05, WCST의 정반응

수 간 유의한 정 상 이, r=.40, p< .01,

TMT part B의 반응시간, r=-.32, p< .01, WCST

보속오류율, r=-.42, p< .01, 간의 유의한 부

SA 과제 TOJ 과제

40ms 60ms 80ms 100ms 40ms 60ms 80ms 100ms

RCFT

(정확성)

즉각 기억
0.08 0.03 -0.10 0.04 0.08 0.09 0.08 0.08

지연 기억
0.02 -0.06 -0.11 -0.03 0.16 0.26* 0.24 0.27*

재인
0.13 0.04 -0.02 0.07 -0.02 0.07 0.17 0.13

K-CVLT

A목록 1-5
0.14 0.06 0.01 0.00 0.20 0.23 0.22 0.23

단기지연 회상
-0.01 -0.07 -0.10 -0.03 0.17 0.05 0.09 0.09

장기지연 회상
-0.02 -0.02 -0.09 -0.06 0.08 0.07 0.10 0.14

재인
0.16 0.04 -0.05 -0.04 0.20 0.25 0.20 0.23

TMT

(반응시간)

part A
-0.12 -0.09 -0.08 -0.13 -0.05 -0.11 -0.15 -0.16

part B
-0.10 -0.21 -0.26* -0.16 -0.23 -0.27* -0.30** -0.32**

Stroop

단어
0.20 0.11 0.14 0.11 0.06 0.05 0.10 0.12

색채
0.08 0.11 0.15 0.18 0.11 0.08 0.09 0.12

색채-단어
0.22 0.24 0.25* 0.33** 0.25 0.28* 0.27* 0.27*

d2 주의집 지표
0.24 0.27* 0.28* 0.27* 0.14 0.23 0.21 0.25

WCST

정반응
0.09 0.13 -0.01 0.16 0.21 0.35** 0.37** 0.40**

보속오류율 (%)
-0.14 -0.16 -0.11 -0.13 -0.31* -0.38** -0.32** -0.42**

완성범주수
-0.13 -.09 -0.15 -.08 .01 .34 .23 .38*

COWA
철자

-0.03 -0.06 -0.02 0.08 0.12 0.13 0.08 0.11

범주
0.17 0.12 0.12 0.17 0.12 0.17 0.25 0.24

Note. RCFT: Rey 도형검사(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K-CVLT: 한국 -캘리포니아 언어학습 검사(Korean-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TMT: 선로 잇기 검사(Trail-Making Test), WCST: 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COWA: 통제 단어 연상(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p< .05, **p< .01

표 4. 조 병 환자군의 시간지각 과제 수행과 신경심리 기능 간의 련성 (N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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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찰되었다. 즉, 조 병 환자군에서

찰된 TOJ 수행 수 이 낮을수록 주의력, 기억

력, 집행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조한

수행 수 이 나타내었다.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과 조 병 증상 간

의 련성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 과제 수행 수 이

조 병 증상과 어떠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 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각

자극을 사용하 기 때문에 조 병 환자가 경

험하는 환청이 시간지각을 측정하는 두 과제

의 수행에 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자 양

성증상의 하 유형인 환청의 수 을 평가한

환각증상(P3) 수와 두 시간지각 과제의

SOA 조건별 정확률 간의 Pearson의 상 분석

도 실시하 다. 조 병 환자군에서 찰된 시

간지각 과제 수행 수 과 각각의 조 병 증

상 수 간의 상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

되어 있다.

조 병 환자의 SA 과제의 SOA=100 ms에

서의 정확률과 PANSS로 측정된 환각증상(P3)

간의 유의한 부 상 이 찰되었다, r=-.38,

p< .05. 이는 조 병 환자군에서 찰된 SA

과제의 수행 수 이 낮을수록 환각증상이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 TOJ 과제의 수행 수 의

경우, SOA=40 ms에서의 정확률과 PANSS로

측정된 양성증상 r=-.37, p< .05, 환각증상 간

의 유의한 부 상 이 찰되었다, r=-.44,

p< .05. 아울러 SOA=80 ms에서의 정확률과

양성증상, r=-.50, p< .01, 환각증상, r=-.51,

p< .01, 일반정신병리, r=-.51, p< .01, 총 ,

r=-.57, p< .01, 간 유의한 부 상 이 찰되

었으며, SOA=100 ms의 정확률과 양성증상,

r=-.40 p< .05, 환각증상, r=-.45, p< .05, 일반

정신병리, r=-.49, p< .01, 총 , r=-.51, p<

.01, 간 유의한 부 상 이 찰되었다. 이는

조 병의 양성증상 일반정신병리 증상이

심각할수록 TOJ 과제의 수행 수 이 낮아짐

을 의미한다.

SA 과제 (SOA) TOJ 과제 (SOA)

40ms 60ms 80ms 100ms 40ms 60ms 80ms 100ms

양성증상
-.01 -.20 -.24 -.28 -.37* -.26 -.50** -.40*

환각증상(P3)
-.14 -.31 -.29 -.38* -.44* -.33 -.51** -.45*

음성증상
.17 .24 .23 .10 -.01 -.16 -.21 -.23

일반정신병리
-.04 -.22 -.22 -.34 -.33 -.26 -.51** -.49**

총
.02 -.14 -.16 -.28 -.36 -.31 -.57** -.51**

Note. SOA: 자극 간 제시 시차(Stimulus Onset Asynchrony); SA 과제: 동시/비동시 구별과제(Synchrony

/Asynchrony task); TOJ 과제: 시간순서 단과제(Temporal Order Judgement task).

***p< .001

표 5. 조 병 환자군의 시간지각 과제 수행과 조 병 증상 간의 련성 (N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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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SA 과제와 TOJ 과제를 사용

하여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의 결함을 알아

보고자 하 다. 이에 덧붙여 조 병 환자군의

SA 과제와 TOJ 과제의 수행 수 이 신경심리

기능 임상증상과 어떻게 련되어 있는가

를 알아보고자 하 다.

각 시간지각 과제에서 찰된 행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A 과제와

TOJ 과제에서 조 병 환자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 다. 이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De Boer-Schellekens,

Stekelenburg, Maes, Van Gool, & Vroomen, 2014;

Foucher, Lacambre, Pham, Giersch, & Elliott,

2007; Giersch et al., 2009; Lalanne, Assche &

Giersch., 2012)로, 정상통제군에 비해 조 병

환자군이 자극이 동시/비동시로 제시되었음을

지각하는 것과 두 자극의 제시순서를 인식하

는 것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간지각의 결함은 조 병 환자의 일

상생활 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를 들면, 화 도 상

방의 말이 끝나기도 에 끼어들지 않고 상

방의 말에 하게 반응하는 순간을 알아

채는 것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Clegg, Brumfitt, Parks, &

Woodruff, 2007). 한 장기 인 에서 볼

때, 왜곡된 시간감각은 환자들이 과거의 자신

과 재의 자신이 완 히 다르다고 지각하게

되는 수동 인 경험, 즉 자기 연속성(continuity

of self)을 잃어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Lee et al., 2009; Sims, 1995).

한편, SA 과제와 TOJ 과제의 수행을 비교한

결과, 과제, 조건,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정상통제군과 조

병 환자군이 보인 두 과제의 수행 패턴이

유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각 SOA 조건별

집단 간의 차이를 추가 으로 살펴보았을 때,

SOA=20 ms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조 병

환자들의 SA 과제의 수행보다 TOJ 과제의 수

행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조 병 환자들이 SA 과제보다 TOJ 과제의

수행에서 하게 낮은 수행을 보임을 보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Capa et al., 2014)와 일치

하며, 조 병 환자군이 동시/비동시를 구별하

는 능력보다 시간순서를 단하는 능력에 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이 결과는 동시/비동시를 구별하는 능

력과 시간순서를 단하는 능력이 시간지각의

서로 다른 능력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순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자극이

동시로 제시되었는지 혹은 비동시 으로 제

시되었는지 구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Allan,

1975; Capa et al., 2014; Harris, Harrar, Jaekl, &

Kopinska, 2010; Wittmann, 2011). 정상통제군

역시, SOA =40, 60, 80 ms에서는 SA 과제보다

TOJ 과제에서의 수행이 유의하게 낮았지만,

SOA =100 ms에서는 유사한 수 으로 수행을

보이고 있었다. 즉, 정상통제군의 경우 자극

간 제시간격이 길어질수록 동시/비동시를 구

별하는 능력과 시간순서를 단하는 능력 간

의 차이가 없어지며, 두 능력 모두 잘 유지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 과제 수행과 신경

심리 기능 간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SA 과제의 경우, TMT, Stroop test, d2

등과 같은 주의력을 측정하는 검사 수행과 유

의한 상 이 찰되었다. 즉, 조 병 환자군에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274 -

서 찰된 SA 과제의 수행 수 이 낮을수록

주의를 측정하는 검사들에서 조한 수행을

나타내었다. 한편, TOJ 과제의 경우, TMT,

Stroop test와 같이 주의를 측정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RCFT와 같은 시각 기억을 측정하는

검사, 그리고 WCST와 같은 집행 기능을 측정

하는 검사 수행과 유의한 상 이 찰되었다.

즉, 조 병 환자군에서 찰된 TOJ 수행 수

이 낮을수록 주의, 기억, 집행 기능 검사에서

조한 수행 수 을 나타내었다.

두 과제를 통해 살펴본 조 병 환자의 시간

지각 결함과 신경심리 기능 간의 련성은 시

간지각을 측정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을 사용하

여 평가한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의 결함이

인지기능, 특히 주의, 기억, 집행 기능과 유의

한 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Elvevåg, Brown, McCormack,

Vousden, & Goldberg, 2004; Lee et al., 2009;

Peterburs, Nitsch, Miltner, & Straube, 2013),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SA와 TOJ 과제가 서로

다른 수행을 요구하고 동시/비동시를 구별하

는 능력보다 시간순서를 단하는 능력이 더

다양한 기능들과 련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 과제

수행과 조 병 증상 간의 련성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즉, SA 과제의 SOA=100

ms 조건과 PANSS로 측정된 환각증상(P3) 간

유의한 부 상 이 찰되었고, TOJ 과제 수

행은 양성증상, 일반정신병리, PANSS 총 , 환

각증상(P3) 간의 유의한 부 상 이 있음이

찰되었다. 이 결과는 조 병 환자의 환각증상

이 심각할수록 두 시간지각 과제에서의 수행

수 이 낮음을 의미하며, 양성증상, 일반정신

병리, PANSS 총 이 심각할수록 시간순서

단과제에서의 수행 수 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Peterburs, Nitsch, Miltner, & Straube(2013)이 조

병의 증상과 시간지각 결함 간의 련성을

조사한 결과 시간지각 과제의 수행 수 과

PANSS로 측정된 양성증상 수 간에 유의한

련성이 있음을 찰하 다. 즉, 양성증상

수가 높을수록 시간지각 과제의 수행 수

이 더 하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 결함과 임상 증상, 특히

양성증상 수 간의 유의한 상 이 있음이

찰되었으며, 조 병 증상이 심각할수록 시

간지각에 더 큰 결함이 있음을 보고하 다

(Papageorgiou et al., 2013; Waters & Jablensky,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조 병의 임상증상, 특히 양

성증상과 일반정신병리가 심한 조 병 환자일

수록 시간지각, 특히 시간순서를 단하는 것

에 더 심각한 결함을 가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 병 환자는 시간지각을 측정하는 SA 과제

와 TOJ 과제 모두에서 낮은 수 의 수행을

보여주었으나, 동시/비동시 단보다는 시간순

서를 단하는데 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찰되었다. 이에 더하여, 조 병

환자에서 SA 과제의 수행 하는 주의 결함과

련되는 한편 TOJ 과제의 수행 하는 주의,

기억 집행 기능의 결함과 련되는 것이

찰되었다. 한 SA 과제와 TOJ 과제의 수행

이 조 병의 임상증상, 특히 환각증상, 양성증

상 일반정신병리와 련되어 있음을 찰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조 병 환자

들이 시간지각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결함이 다양한 인지 능력의 장애 조

병의 증상과 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

막으로 시간지각의 측정에 SA 과제와 TOJ 과

제 모두가 사용되지만 이 두 과제에서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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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즉, 서론에서 언 했듯

이 SA과제의 경우 두 자극 간의 시간 계,

즉 동시성의 유무만을 악하면 되지만, TOJ

과제에서는 이에 더하여 제시된 두 음의 음조

(pitch)를 구별한 상태에서 시간 인 순서를 기

억해야 한다(Boenke, Hoechenberger, Zeghbib,

Alais, & Ohl., 2013).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조 병 환자에게 청각을 비롯한 다양

한 감각을 보다 정확하게 구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인지재활 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시

간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 결함을

알아보기 해 순음 으로 구성된 청각자극

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제한되어 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의 정보들

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감각 정보들이 혼합

되어 있으며(Petrini, Holt & Pollick, 2010), 우리

는 이러한 다양한 양상의 감각정보를 통합하

고 사용하며, 주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Nishi, Yokoyama, Ogata, Nozawa, & Miyake,

2011). 따라서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을 함께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자극을 사용한다면, 조

병 환자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시간지각

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행동 자료와 신경심리 검

사를 사용하여 조 병 환자의 시간지각 결함

을 알아보고자 하 다. 지 까지 뇌 상 기

법을 사용하여 조 병 환자들의 동시/비동시

를 구별하는 능력과 시간순서를 단하는 능

력이 각각 어떤 뇌기제와 련되어 있는지

를 비교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신경생리학 신경 상학

기법을 활용한다면 조 병 환자들의 시간

지각 결함과 련된 뇌기제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상 연구이므로 각 시간지

각 과제와 다양한 신경심리 기능 간에 련성

을 찰할 수 있었으나, 인과 계를 확인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 인과 계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방안을 통해 본 연구에서 유의한

상 이 찰되었던 시간지각의 결함과 신경심

리 기능 간에 어떠한 인과 계가 있는지를

악한다면, 조 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시간지

각의 결함에 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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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s of auditory time percep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un Kyoung Shin Myung-Sun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uditory time perception and neuropsychological function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sing Synchrony/Asynchrony discrimination (SA) task, Temporal Order

Judgment (TOJ) task and comprehensive neuropsychological tes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whether two tones were presented simultaneously or not in SA task, whereas in TOJ task, participants

were asked to judge which tone was presented prior to the other tone. Thirt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31 normal contro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chizophrenia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curacy rates than did the control group in both SA and TOJ tasks. Performance on the SA task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ention., whereas performance on the TOJ task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ention, memory, executive function. Moreover, performances on the SA task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3 (hallucination) symptom, and performances on the TOJ task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ositive symptoms, P3, general psychopathology, and total score of the PANSS for schizophreni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tients with schizophrenia have deficits both in discriminating between synchrony

and asynchrony, and judging temporal order. In addition, deficits of auditory time percep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chizophrenic symptoms and cognitive dysfucntions

such as attention and executive dysfunctions.

Key words : schizophrenia, time perception, temporal order judgment task, synchrony/asynchrony discrimination ta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