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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Study on the effects of attention(working memory) for normal adults by applying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tDCS).
Methods : There are two groups of 10 random people aged between 20 to 30, one is an experimental group(stimulation) 
and the other is a comparison group(simulate stimulation). For the 1st da y, pre-stimulation test is executed, and for the 
2nd day to the 4th day, tDCS is applied stimulated both on the right prefrontal lobe and the left occipital lobe through 
the electrode. The stimulation lasts for 15 minutes with voltage power of 1mA for each day. The post-stimulation test is 
executed on the day of 5th. In this paper, a FAIR attention test is used for measuring the attention.
Results : As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there are significant gaps both on the value of P, the ability of selective 
attention, and the value of C, the consistent ability after the stimulation on right prefrontal and left occipital lobe. 
And there is no significant gap on the value Q, the quality(Control). However, all the P, Q, and C values a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average value between the pre-stimulation test and the post-stimulation.
Conclusion : Finally, ability of selective attention and self-control, and consistent attention is progressed by applying 
the tDCS to the norm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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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두개직류전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

reunt Stimulation)은 두피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뇌 국소부위 신경원의 흥분성을 변화시키는 기법이다

(Liebetanz 등, 2002; Nitsche와 paulus, 2000). 머
리에 전기를 자극한 연구의 역사를 보면, Scribonius 

Largus(1529)는 강한 직류 전기를 방출하는 살아 있

는 전기가오리(torpedo fish)를 두통이 있는 환자의 

머리에 놓았을 때, 갑자기 일시적인 마비가 오며 통증

이 완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Ibn-SIdah는 살아있

는 전기메기(electric catfish)를 간질환자의 전두엽

에 놓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kella-

way, 1946). Walsh(1773)가 최초로 현대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전기가오리를 사용해 연구한 것

이 전기생리학 연구의 시발점이 되어 Galvani와 

Volta의 차후 연구를 이끌었고(Galvani, 1791; Vol-

ta, 1918), Galvani 전류, 즉 직류전기가 임상의학, 특

히 정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전기충격치료와 현재의 직류전기자극술을 통한 뇌

신경 분극화(brain polarization)는 작용기전이 서

로 다르다. 전기충격치료는 뇌에 경련성 활동을 일으키

지만 직류전기자극술은 간질의 위험 없이 자발적인 신

경원 활동에 영향을 주어 뇌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좀 더 신경생리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전

기충격요법과는 달리 기억력 장해나 의식 손실의 위험

이 없고, 환자가 진정상태를 취하거나 근육 이완제를 

주입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Terzuolo와 Bullock, 

1956). 이러한 장점에 의해 신경생리학적 연구들이 어

떻게 약한 전류(일반적으로 1~1.5mA)를 통해 뇌를 활

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재조명하게 되었고, 

최근 10여 년 전부터 정신·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

의 증상완화 또는 정상인의 인지기능 변화를 목적으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뇌기능 장애 치료

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구경협, 2009).
tDCS의 작용기전을 살펴보면 신경원의 활동은 급

격한 상승을 보이는 발화(spike firing)의 빈도수로 

부호화하여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경막 전위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신경막의 나트륨이온채널과 칼슘

이온채널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 신경막의 전위수준을 

조절하고, 그에 따라 해당부의의 국부적인 뇌 신경원의 

활동을 변화 시킨다(Liebetanz 등, 2002; Nitsche와 

Paulus, 2000; Nitsche 등, 2003e).

양의 값의 전위는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전도율을 향

상시키고, 반대로 음의 값의 전위는 전도율을 감소시킨

다.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은 이러한 작용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자극하는 전류의 극성, 자극의 지속

시간, 전류의 세기 등이 영향을 주게 된다(Nitsche와 

Paulus, 2000, 2001; Baudewing 등, 2001).
양극(anode) 또는 음극(cathode)을 목표가 되는 

두피의 지점에, 목표 전극의 참조(reference)가 되는 

전극을 반대 측 이마 또는 턱에 부착하여 1~2mA의 약

한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이 전류는 신경원의 흥분

성을 변화시키고(Kiernan과 Bostock, 2000), 두개

골을 지나 전정계(vestibular system)에 까지 자극

을 줄 수 있다(Day 등, 1997). 자극에 대한 흥분성의 

변화는 약 10분에서 30분까지 연속적으로 자극하였을 

때, 신경생리학적인 효과가 자극이 끝난 후로 약 90분
까지 지속된다(Nitsche와 Paulus, 2001; Nitsche 

등, 2003d). 

인간 대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Lippold와 Red-

fearn(1964)은 32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50~500mA의 매우 낮은 전류를 사용하여 두피에 자극

을 하였다. 양극 또는 음극은 전두엽에, 참조 전극(ref-

erence eletrode)은 우측 무릎에 부착하였다. 양극

으로 자극하였을 때에는 대상자가 각성상태, 정신 및 

신체운동의 고양을 나타낸 반면, 음극으로 자극하였을 

때는 침착함과 무감정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Priori 등(1998) 두피에 자극하는 직류전기가 

뇌에 도달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

동피질 영역의 흥분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Mills, 1999) 경두개자기자극술(tran-

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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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뇌피질의 흥분을 측정하였고, 직류전기를 운동 피

질에 자극하였을 때, 운동피질의 흥분성이 변화되어 있

음을 밝혀내었다. 

그 외 Jang 등(2009)은 기능적 자기공명영(func-

tional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사용하여 운동피질을 양극 자극하였을 때, 피질의 활동

성이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행동

학적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직류전기자극이 

뇌 신경원에 도달해 흥분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의 안전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자극의 효과 및 

지속성을 결정하는 자극의 세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차

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구경협, 2009). 그러나 현재 

주요하게 적용되는 방법(1~2mA의 세기, 25~35㎠의 

전극 크기, 한번 자극 시 20~30분)은 행동학적 측정, 

EEG, 혈청 Neuron Specific Enolase 농도변화, 

확산강조(diffusion weighted) 및 대비강조(con-

trast-enhanced)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

nance imaging)를 통해서 검사해 본 결과 안전한 방

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발표되었다(Nitsche와 

Paulus, 2000, 2001; Nitsche 등, 2003b; Nitsche 

등, 2003c; Iyer 등, 2005).
경두개직류전류자극과 같은 비침습적인 뇌자극 기

법의 발전은 인지장애에서 새로운 재활치료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신경조절법근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양극 자극을 하였을 때, 운동피질과 시각피

질에서의 흥분성이 증가되었고, 운동학습과 반응속도, 

그리고 언어유창성의 향상을 보고하였다(Nitsche 등, 

2003e; Priori, 2003; Iyer 등, 2004). 
최근 연구들은 작업기억에 전두엽뿐만 아니라 두정

엽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데, 작업기억력과 관련하여 피질과 피질하 영역의 신경 

연결망은 전전두엽과 뇌의 후두접엽 영역(posterior 

parietal area)간의 연결회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

인다(Budson, 2009). 대뇌 반구에서, 일반적으로 시

공간적 작업 기억력은 우반구에 관련되고, 음성학적 작

업 기억력은 좌반구에 관련 있다고 보지만, 고난이도의 

작업기억력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가 갖는 특성과 상관

없이 양측 뇌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ewman 등, 2003).
주의력(attention), 집중력(concentraction), 그

리고 단기기억력(short-term memory)은 전통적

인 개념으로 작업기억에 포함되며, 어떠한 정신적 과정 

중에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목적에 맞게 

조작하는 제한된 용량을 가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

다(구경협, 2009). 주의집중은 학습상황에서 학습과제

를 수행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능률적인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얼마나 집중하며 학습을 하느

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박아청, 1993). 모든 과제 학

습에 기본이 되는 것은 집중력으로 나동진(1975)은 성

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해서 지속적 주의집중력, 선택적 

주의집중력, 융통성 있는 주의 배분의 3가지 특수한 주

의집중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Rowe 등(2000)은 작업기억을 다루는 과제의 특성

에 따라 대뇌피질과 피질하 영역이 구성하는 신경 연결

망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지만, 전전두엽은 거의 모든 

작업기억력과 과제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letcher과 Henson, 2001).
집중력 향상을 위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경향을 살

펴보면,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프로

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미술활동, 음악활동, 게

임놀이 등이 있으며, ADHD의 경우 약물치료 또한 중

요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뇌파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

인 치료가 가능해졌다(신기석, 2008). 
좀 더 구체적으로 경두개직류전류자극(tDCS)을 통

해 작업기억의 수행을 향상시키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Fregni 등(2005)은 기존 신경영상학적 연구결

과에 근거하여 정상인을 대상으로 좌측 배가측 전전두

엽에 양극 자극을 하고(1mA, 10분) 3-back 과제를 

사용해 평가하였을 때, 허위(sham) 자극, 음극 자극을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유의한 수행향상을 보고 하였

다. 또 Ohn 등(2008)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좌측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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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엽을 1mA로 30분간 자극하면서 동시에 3-back 과

제를 수행하였을 때, 자극 시작 후 자극이 끝나는 30분
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률 향상의 정도가 유의

하게 증가됨을 보고하여,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의 효과

는 자극의 지속시간에 의존적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 성인에게 경두개직류 전류자

극의 적용이 정상인의 선택적 주의집중력, 자기통제력, 

지속적 주의집중력을 포함한 주의집중력에 대해 유의

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실

시하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0000의원에 내원한 정상성인

을 대상으로 실험에 지원한 20명을 선발하여, 무작위로 

10명씩 2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손잡이 설문지를 통해

서 오른손잡이로 제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신

경질환이나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는 20대(23.4±4) 정
상남녀로 하고 실험 Ⅰ군(자극군)에서는 10명(남 5명, 

여 5명), 실험 Ⅱ군(위자극군)에서는 10명(남 4명, 여 6
명)으로 하였다. 실험을 하기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실

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실험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외대상으로는 과거 뇌손상 경

험이 있는 사람, 시· 지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운동 및 

감각 기능에 이상이 있는 자. 머리에 금속 삽입물이 있

는 사람은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측정 방법

1) 경두개직류전류자극 방법  

경두개직류전류자극에 사용된 기기는 FDA인증을 

받은 Phoresor 2 Auto Model PM850(IOMED, 

Salt Lake City, USA)를 사용하였으며, 두 집단  검

사 전 검사 후 설계로 하여 1일째에 자극 전 검사를 시

행하고, 2일째부터 4일째까지 3일 동안 하루 15분씩 

1mA로 자극하고 5일째에 자극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그림 1. 경두개직류전류자극기 (tDCS)

전극 자극부착 위치로는 두피에 부착하는 전극은 

5×5cm(면적 25)크기의 스펀지 자극을 사용, 좌측 전

전두엽을 양극 자각하기 위해 양극 전극을 국제 10/20 
EEG기록법에 의거하여 F3 지점에 붙이고, 음극 전극

은 우측 안와 위 이마에 붙여 헤어밴드를 이용하여 고

정하였다. 자극정도는 1mA, 자극시간은 15분으로 하

였다. 위자극은 10초 자극 후 자극 강도를 천천히 줄여 

환자가 모르게 자극을 정지하여 실제로 전기자극이 거

의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전극은 실제 자극과 같이 

15분간 계속 머리에 붙여 놓아 피실험자가 위자극임을 

알지 못 하도록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온석훈, 2007)
본 실험 시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은 대상자가 편안하

게 앉은 자세에서 적용하였고 대상자가 잠들지 않게 주

의하였다(그림 2).

 

그림 2. 전극 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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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및 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FAIR 주

의집중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의 주의력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발전된 진단학적 심

리검사로서 Moosbrugger와 Oeh-lschaegel에 

의해 제작되었고 오현숙(2002)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검사이다(그림 3).
이 검사는 주어진 많은 원 모양 속에서 주어진 예시

에 따라 원하는 동그라미를 찾는 작업이다. 즉,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원모양 아래에 밑줄을 긋다가 세 점을 

가진 동그라미나 두 점을 가진 네모를 발견하며 원모양 

안으로 뾰족한 톱니 모양의 선을 만들어 나오고 계속해

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밑줄을 긋는 것이다.

그림 3. FAIR 주의집중력 검사지

(2) 측정방법

주의집중력 측정방법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검사지는 표지가 위로 가게 피험자에게 분배되어 

피험자는 피험자 인적사항을 가능한 빠짐없이 쓰

도록 요청된다. 다음에 피험자는 검사지를 열고 

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연습 문제를 시험해 

본다.

②  검사자는 피험자가 검사요강을 이해했는지 그래

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실해야 한다. 

③  피험자가 준비가 되었으면 검사자는 “자, 이제 제

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검사지를 넘겨서 문제응답

을 시작합니다.” 라고 말한다. 다음에는 검사 시작

과 시간 계산에 대한 표시로서 마침내 ‘시작’이라

고 외친다.

④  3분 후에 검사자는 검사 상반부, 즉 검사 1을 실

시하고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없이 곧바로 검사 

2를 3분간 실시한다. 

이 검사에 의해 주의 행동 관점을 객관적이고 신뢰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 1과 같은 3가지 검사 값으로 

주의집중을 해석할 수 있다. 검사의 신뢰도는 검사 1과 

2의 반분신뢰도로서 P, Q, C의 신뢰도 계수가 .90에서 

0.95 사이에 나타남으로서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평

가도구라 할 수 있다(김승란, 2008). 

3) 자료분석

주의집중력 수행 결과는 선택적 주의집중력(P), 자

기통제력(Q), 지속적 주의집중력(C)값을 측정하였다. 

실험군 및 대조군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따라 주의

집중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

은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 ∝는 0.05로 설정하였다. 

표 1. 주의집중력 검사지의 검사 지수

검사 지수 관련 능력 채점 방법 신뢰도

P 선택능력 
지수

선택적 주의 집
중력

(T-EL)-
2(EO+EC)

.944

Q 품질, 통제
능력 지수

자기
통제력

P÷T .903

C 지속성
능력지수

지속적 주의
집중력

P×Q .941

T: 작업된 아이템의 총 개수

EL: 선 그리기 오류의 총 개수

EO: 목표 아이템에 톱니로 표시되지 않은 총개수

EC: 목표 아이템이 아닌데 톱니 표시를 한 총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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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중재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을 두 집단 검사 전 검사 후 설

계로 하여 1일째에 자극 전 검사를 시행하고, 2일째부

터 4일째까지 3일 동안 하루 15분씩 1mA로 자극하고 

5일째에 자극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극 자극부착 위치로는 두피에 부착하는 전극은 좌

측 전전두엽을 양극을 자극하기 위해 양극 전극을 F3 
지점에 붙이고, 음극 전극은 우측 안와 위 이마에 붙여 

헤어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자극정도는 1mA, 

자극시간은 15분으로 하였다. 위자극은 10초 자극 후 

자극 강도를 천천히 줄여 환자가 모르게 자극을 정지하

여 실제로 전기 자극이 거의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전극은 실제 자극과 같이 15분간 계속 머리에 붙여 놓

아 피실험자가 위자극임을 알지 못 하도록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1) FAIR의 선택능력 지수 P

피험자가 얼마나 많은 아이템들을 주의 집중

하여 작업하였는가에 관한 지수로서 선택능력 지수 

P가 결정된다. 능력지수 P는 얼마나 많은 아이템들이 

주의 집중하여 작업되었는지 알려준다.

선택적 주의집중력 사전검사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t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사전·사후점수에 대한 차이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결과에 대해서 선택

능력지수 P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두 집단의 

선택적 주의집중력은 유의한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2, 그림 4). 

2) FAIR의 품질(통제) 지수 Q

통제 지수 Q는 주의 집중하여 작업된 아이템의 비율

에 대해 알려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결과에 대해서 품질(통제) 지수 Q값이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즉, 두 집단의 자기 통제력은 유의한 동질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5).

3) FAIR의 지속성 능력 지수 C

지속성 능력 지수 C는 집중 작업이 얼마나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게 한다. 즉, 산만한 과정에 

의해서 주의집중이 중단됨이 없이, 나타내는 피험자의 

있어서는 지속성 지수 C도 또한 같은 수준인 1이 된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결과에 대해서 지속성 능력 지수 C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두 집단의 지속적 주의집중력은 유

의한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6).

표 2. P값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집  단 시기 M SD t p

실험군
사전 422.40 80.939

-6.780 .000**
사후 525.70 94.615

대조군
사전 397.60 84.759

-5.072 .001*
사후 488.90 101.259

* p<0.05, ** p<0.01

표 3. Q값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집  단 시기 M SD t p

실험군
사전 0.954 0.041

-1.806 .104
사후 0.979 0.158

대조군
사전 0.935 0.637

-0.066 .949
사후 0.936 0.830

* p<0.05, ** p<0.01

표 4. C값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집  단 시기 M SD t p

실험군
사전 404.080 85.309

-8.191 .000**
사후 514.460 93.732

대조군
사전 371.970 96.711

-3.928 .003*
사후 462.49 118.13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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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값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그림 5. Q값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그림 6. C값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Ⅲ. 결 과 

경두개직류전류자극 시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는 

자극의 세기, 지속시간, 전극의 위치와 그에 따라 형성

되는 전기장의 방향 등 자극 방법에 좌우됨이 현재까지

의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으며, 그에 따라 안전하고 

더욱이 정형화된 효과적인 적용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경두개직류전류 자극은 휴대가 가능하고, 상대적

으로 비용이 저렴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신경활동의 조

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신경 가소성을 통한 뇌질환 환

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기대가 모

아지고 있다(Webster 등, 2006). 
자극에 의한 흥분성의 변화는 약 10분에서 30분까지 

연속적으로 자극하였을 때, 신경생리학적인 효과가 자

극이 끝난 후로 약 90분까지 지속되는 것이 밝혀져 있

다(Nitsche와 Paulus, 2001; Nitsche 등, 2003a).
만성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및 지각 기능과 

일상생활 독립성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시

공간지각과 비언어성 기억 기능이 기본적 일상생활 동

작 수행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최하영 등, 

2007). Rogalski 등(2010)과 Plummer-D’Amato 

등(2008)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과 동

시에 인지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보행능력

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지과정 훈련이 운동 

실행(execution)의 조절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되

었다.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기능이 저하된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학습능력 증진 등을 위해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인지기능의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전통적

으로 약물과 심리치료가 주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비침

습적 뇌자극 기법을 이용한 인지 기능 행상 방법에 대

한 시도가 늘어났으며, 현재 뇌신경재활과 인지과학 영

역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며(온석훈, 2007; Floel

과 Cohen, 2007; Marder, 2006; Postle, 2006; 
Fregni 등, 2005; Mull과 Seyal, 2001; Cabeza와 

Nyberg; 2000, Smith와 Jonides, 1999; D’Esposito

와 Postle, 1999).
비침습적 뇌자극 기법을 이용하여 인지 및 운동 기

능의 변화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ilham, Banchi와 Barad, 2003; Olmo, Bello와 

Cudeiro, 2007).
본 연구에서는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을 적용한 실험

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선택적 주의집중력, 자기통제

력, 지속적 주의집중력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

설을 토대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

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하여, 우측 전전두엽과 좌측

후두엽에 경두개직류전류 자극을 주어 주의집중력

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두 그룹의 실험을 고안하여 실

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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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전전두엽과 좌측 후두엽 경두개직류전류  자극 

시, 선택적 주의 집중력 P와 지속성 능력 지수 C는 자

극효과를 얻었으나, 품질(통제) 지수 Q는 전기 자극 시 

두 그룹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택적 주의 집중력 P와 지속성 능력 지수 C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실험군의 결과 값에서 조금 더 효

과적임을 나타냈다. 이는 평균값을 살펴보았을 때, 두 

그룹 모두 사후검사 결과 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으로 

실험군의 P 평균값(사전=422.4, 사후=525.70)이었고, 

대조군의 P 평균값(사전=397.60, 사후=488.90)을 비교

하여 보았을 때, 실험군의 P 평균값이 더 많이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두개직류전류 자

극이 선택적 주의집중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

실험군의 C 평균값(사전=404.08 사후=514.46)이었

고, 대조군의 C 평균값(사전=371.97, 사후=462.49)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실험군의 C 평균값이 더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두개직류전

류 자극이 지속성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군와 대조군의 품질(통제) 지수 Q는 사전·사

후 검사 결과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Q 평균값은 

(사전=0.954 사후=0.979)이었고, 대조군의 Q 평균값(

사전=0.935, 사후=0.936)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실험

군의 Q 평균값이 더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경두개직류전류 자극이 자기 통제력의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

성하여, 우측 전전두엽과 좌측 후두엽에 경두개직류전

류자극을 주어 주의집중력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두 그

룹의 실험을 고안하여 4주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이 정상인의 주의집중

력과 관련된 선택적 주의집중력과 자기통제력, 지속적 

주의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선택적 주의 집중력 P와 지속성 능력 지수 C의 대조

군의 사후검사 결과 값이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10명의 한정된 대상자 중 몇 명 대상자에서 Placebo 

effect와 반복학습효과에 의해 결과 값이 향상된 것으

로 사료되며, 품질(통제) 지수 Q는 대상자의 신체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므로 추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장기적인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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