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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tasks on gait functions of chronic stroke 
patients when different types of dual tasks were applied while 
the patients were implementing practical and continuous 
circuit tasks using their upper and lower extremities 
circulating many workbenches.
METHODS: Forty-four chronic stroke patients were 
divided into a dual motor circuit task training group, a dual 
cognitive circuit task training group and a simple task training 
group. Before training, all the patients were identically 
encouraged to receive conservative physical therapy for 30 
minutes by a physical therapist were thereafter made to train 
for 30 minutes, five times a week for a total of eight weeks with 
individual additional tasks. The dual motor circuit task 
training consisted of continuous circuit training motor tasks 
and additional motor tasks and the dual cognitive circuit task 
training consisted of tasks combining the same circui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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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tasks and additional cognitive tasks. The simple task 
training consisted of natural walks on a flat terrain to the front, 
rear and lateral sides of the terrain. Changes in functional gait 
abilities made through the training were evaluated using 
GAITRite. SPSS Win 12.0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RESULTS: As for the gait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over the training period, the dual motor circuit task training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than the dual 
cognitive circuit task training group and the simple task 
training group at 4 weeks and 8 weeks of training(p<.05). 
CONCLUSION: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at the 
practical and continuous dual circuit task training was more 
effective than simple task training on gait. In comparison 
between the types of dual tasks, the dual motor circuit task 
training group showed more effects than the dual cognitive 
circuit task training group.

Key Words: Stroke, Circuit gait task training, Gai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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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제를 통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운동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고안된 순환과제 운동프로그램은 

Carr 등(1985)에 의해 처음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되었

는데, 다양한 감각 자극과 기능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면서, 일상생활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과제들로 구성되었다(Dean 등, 2000). 이는 부분적

으로 과제를 반복적으로 연습 후 그 다음 과제로 전이하

고, 최종적으로 전체 과제 수행을 통해 유사한 과제의 

수행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환자는 기능적 과제로 부

여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움짐

임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능숙하게 기능을 성취하

기 위한 최적의 조절 전략을 얻게 된다(Wollacott & 
Shumway-Cook, 2002; Gentile, 2000). 

Eng 등(2003)은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순환

보행 프로그램을 균형, 운동성, 기능적 근력, 기능적 

활동의 향상을 목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Salbach 등(2004)은 발병 1년 이내 뇌졸중 환자 91명을 

상으로 10가지 기능적인 과제로 구성된 순환운동 프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실험군에서는 보행 거

리와 보행 속도의 향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Dean 등(2007)은 12명의 뇌졸중 환자를 실험군과 조

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은 하지의 훈련과 하지의 순환 

과제훈련을 실시하고 조군은 하지의 훈련과 상지의 

순환 과제훈련을 함께 실시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마비측 하지의 지면 반발력의 증가를 보였다. 이
는 뇌졸중 환자의 훈련에서 요약된 과제(abstract tasks) 
및 실질적인 과제(concrete tasks)가 더 유용하며 뇌졸중 

환자의 자세 조절 및 균형과 보행에 한 순환 과제훈련

의 유용함을 입증해준다.
이중 과제훈련(Dual task training)은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하거나, 지속적으로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

다(Pellecchia 등, 2005). 이중 과제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보행이나 기립 

같은 자세과제 동안 질문에 알맞은 답을 하거나

(Bowen 등, 2001), 숫자 계산하기, 단어제시하기 등의 

인지과제(cognition task)나 지능과제(mental task)를 동

시에 수행하여 자세조절과 집중(attention) 및 인지

(cognition)간의 상호작용을 연구(Muhaidat 등, 2010)하
는 이중 인지과제 훈련이고, 두 번째는 트레드밀에서 

걷는 동안 물건을 선택하거나(kizony et al., 2010) 보행

과제 동안 접시나 컵을 옮기면서 보행했을 때 보행 속도 

및 활보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훈련 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나 예후를 살펴보는데 주로 이용되는 이중 운동

과제 훈련이다(Yang 등, 2007; Melzer 등, 2009).
Yang 등(2007)은 뇌졸중 환자 25명을 상으로 볼 

운동훈련을 추가한 이중 운동과제 훈련군과 재활 중재

를 하지 않은 조군으로 나누고 4주간 4회, 하루 30분
간 훈련시킨 후 보행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 후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집단 간, 집단 내 보행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재활중재 시 단일 과제를 

제시하기보다 두 가지의 운동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운동과제 훈련을 통해 실제적인 움직임을 향상시

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Silsupadol 등(2009)은 균형손

상 경험이 있는 23명의 노인을 상으로 단일과제 훈련

군과 다양한 균형과제에 3가지 조건의 주의력 훈련을 

추가한 이중 인지과제 훈련군으로 나누고 4주간 주 3
회, 하루 45분씩 훈련시켰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버그 

균형척도의 증가 및 보행속도의 증가가 나타났고 훈련 

12주 후 추적 조사에서 일상생활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감으로 인한 삶의 질에 향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이처럼 이중 과제 연구는 신경학적 손상 환자의 

균형 및 자세조절 그리고 보행훈련에 한 평가 및 유용

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lain et al., 2006).
그동안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순환과제 

훈련의 효과에 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순환과제 훈련

군과 일반 물리치료를 중재한 조군의 비교를 통한 

균형 및 보행의 변화를 측정하거나(Kizony 등, 2010), 
운동 학습의 치료실 안, 밖의 전이와 관련해서 과제 

훈련환경이나 삶의 질에 한 비교였으며(Lord 등, 
2006), 이중과제 훈련 역시 단일 과제와 이중 과제

(Bensoussan 등, 2007; Melzer 등, 2009)의 단편적인 비교

이거나 이중 과제 유형별 효과를 살펴보더라도 단일 

운동과제나 자세과제에 추가하는 한 가지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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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T DECG(TRCT + 
addition motor task)

DCCG(TRCT +
addition cognitive task) SG

Rising up from a chair Pick up an object that lay at the 
front

Try addition 
ex) (2+3)+3+3... Walking 

naturally on a 
flat surface 

forward, 
backward, 
sideway

Slowly walking forward, sideways, 
and backward on a flat surface

Holding hands a 3/4 lb(0.34kg) 
weight

Try subtraction 
ex) (10-3)-3-3

Going up a slope and stairs Lifting up cups from tables of 
different heights 

Numbers backwards counting, 
not make a sound

To come back at full speed Holding hands a 3/4 lb(0.34kg) 
weight

Speaking consonants
ex) ㄱ, ㄴ, ㄷ, ㄹ...

TRCT : Task-Related Circuit Training, DECG : Dual Exercise Circulate Group, 
DCCG : Dual Cognitive Circulate Group, SG : Simple Group

Table 1. Comparison of training methods

한 후 훈련 전, 후의 변수 분석이 부분이었다(Canning,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성뇌졸중 환자를 상으

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여러 작업 를 연속하여 진행하

는 순환과제 훈련에 유형별 이중과제 훈련을 실시한 

군과 단일 과제군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이중 과제유형

별 차이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1월 4일부터 2012년 2월 30일까지 

구광역시 소재 J병원에서 컴퓨터 단층화 촬영

(Computed tomography, CT)이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6개월 이상 된 44명의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본 연구

의 훈련과정에 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실험에 참여

하기로 동의한 44명을 선정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독립

적 보행이 가능하고 경직완화를 위해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판별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MMSE-K)점수가 22점 

이상인 자 그리고 Carr 등(1985)이 분류한 뇌졸중 환자

를 위한 운동평가척도(modified motor assessment scale: 
MMAS)의 보행 수준이 4이상인 자로 하였다. 

2. 실험방법

1) 훈련방법

상자 44명은 훈련 전 모두 동일하게 30분씩 5년 

이상 된 물리치료사에게 보존적 물리치료를 받은 후, 
각 각의 추가하는 과제들로 주 5회, 총 8주간 30분씩 

훈련받았다. 이중운동 순환과제 훈련군(DECG)과 이중

인지 순환과제 훈련군(DCCG)은 Dean 등(2000)과 Yang 
등(2006) 그리고 Wevers 등(2009)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각 과제의 강도가 증가되도록 수정하여 구성된 순환 

과제훈련을 기본으로, DECG는 Canning(2004)과 Yang 
등(2007)의 연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추

가하는 운동과제를 함께 실행하도록 중재하였고, 
DCCG는 de Haart 등(2004)과 Van Iersel 등(2007)의 연구

를 수정하여 프로그램된 인지과제를 추가하여 중재하

였다. 또한 단일과제 훈련군은 보존적 물리치료 후 경

사도가 없는 평지에서 자연스러운 속도로 동일한 시간

동안 자유 보행하게 하였다(Table 1).

2) 측정도구

보행수행 능력 측정을 위해 보행의 시간적, 공간적 

요인 측정에 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GAITRite
(CIR systems Inc. 2010. 미국)를 이용하였다. 이는 

13,824개의 감지센스가 부착되어 있는 활동 영역의 길

이가 366m이고 폭이 61cm인 보행로(walkway)와 IBM 
PC를 연결하는 컨넥트 그리고 GAITRite 유틸리트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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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G(n=14) DCCG(n=15) SG(n=15) p
Sex((M/F) 9/5 8/7 10/5

Age(yr) 57.50±9.48 56.66±2.86 61.50±4.21 .92

Height(㎝) 166.30±1.71 167.20±3.72 165.70±1.85 .92

Weight(㎏) 58.30±8.17 63.00±11.39 62.67±4.95 .35

Paretic side(R/L) 9/5 9/6 5/10

MMSE-K 23.13±1.85 23.70±0.26 22.92±2.08 .68

Time since stroke(mon) 6.76±2.56 7.43±2.01 6.20±1.73 .32
Values are Mean±SD, p<.05
DECG : Dual Exercise Circulate Group, DCCG : Dual Cognitive Circulate Group, SG : Simple Group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세 집단의 모든 상자들은 훈련 전, 4주 후, 8주 

후 보행로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각 3회씩 자유 속도

로 반복 보행한 후 측정 평균값을 연구 자료로 채택하였

으며, 시간적 변수인 분속수(Cadence), 보행 속도(Gait 
velocity), 보장 시간(Step time), 보행 주기(Cycle time), 
와 공간적 변수인 보장 길이(Step length), 활보장(stride 
length)을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GAITRite system version 3.8 소프트웨어로 처리한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환자의 그룹별 훈련시기 간 시ㆍ공간적 보행특성의 변

화는 일원반복 분산분석(One-way repeated ANOVA)과 

비검정(Contrast)의 Simple과 Repeated 방법을 실시하

였다. 시기별 그룹간의 변화는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다. 통계

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은 총 44명으로 남자가 

27명, 여자가 17명이었다. 평균연령은 58.55세, 신장은 

166.4㎝, 몸무게 61.32kg이었다. 마비부위는 오른쪽 편

마비가 23명, 왼쪽 편마비가 21명이었고, 한국판 간이

정신검사(MMSE-K)의 평균점수는 23.25였다. 각 훈련

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도식화하였다. 

2. 보행의 시-공간적 요소(temporal-spatial 

parameters)의 그룹별 시기간 비교

과제 유형에 따른 훈련그룹별 시기간의 비교로서 

시간적 보행변수는 훈련 중재기간에 따라 DECG와 

DCCG에서 분속수, 보행속도, 보장시간, 보장주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단일과제 

훈련군도 보행속도, 보장시간, 보장주기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간적 보행변수는 훈련기간에 따라 

DEEG와 DCCG에서 보장 길이와 활보장에서 모두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5), SG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5).
훈련그룹별 시기간 비검정 결과에서는 훈련 전에 

비해 훈련 4주 후와 8주 후에서 DECG와 DCCG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DECG는 보행속도, 
보장시간, 보행주기, 활보장에서 실험 전보다 4주 후, 
4주 후보다 8주 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DCCG에서는 훈련경과에 따라 보행속도, 보행주기에서 

실험 전보다 4주 후, 4주 후보다 8주 후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분속수, 보장시간, 보장길이, 활보장에서

는 실험 전, 4주 후와 실험 8주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5). SG에서는 보행속도, 보장시간, 보장주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05), 분속수, 보장길이, 활
보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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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ait velocity
(m/sec)

Cadence
(steps/min)

Step time
(sec)

Cycle time
(sec)

Step length
(cm)

Stride 
length(cm)

DEEG pre 49.33±3.14 74.77±6.99 .97±.03 1.90±.08 30.13±2.82 59.61±3.80

post 4 58.90±3.82 82.19±6.66 .91±.03 1.70±.07 31.98±2.74 63.45±2.80

post 8 67.93±5.17 85.93±7.21 .85±.02 1.51±.10 34.87±1.62 68.50±4.47

F-value 70.92*** 9.33*** 68*** 77.14*** 13.21*** 19.76***

Contrast 1<2<3 1<2,3 1>2>3 1>2>3 1,2<3 1<2<3

DCCG pre 48.74±3.83 70.73±4.42 .98±.04 1.91±.04 29.19±2.27 57.73±3.32

post 4 53.69±4.35 73.53±4.58 .94±.03 1.80±.07 30.34±2.63 58.93±3.76

post 8 60.23±6.08 79.94±4.97 .88±.05 1.61±.07 32.20±2.66 64.26±3.07

F-value 21.2*** 15.34*** 20.05*** 86.47*** 5.41*** 15.71***

Contrast 1<2<3 1,2<3 1>3 1>2>3 1<3 1,2<3

SG pre 46.92±3.48 73.77±6.01 .99±.04 1.87±.08 28.86±2.09 56.86±3.68

post 4 53.71±4.40 77.46±5.50 .94±.03 1.73±.10 29.75±1.65 57.16±3.69

post 8 49.07±4.26 78.70±5.29 .90±.04 1.68±.15 30.22±1.97 58.96±3.63

F-value 10.91*** 3.13 17.32*** 12.39*** 2 1.45

Contrast 1,3<2 1>2>3 1>2,3

Values are Mean±SD, ***p<.001, contrast : 1: pre, 2: 4 weeks, 3: 8 weeks
DECG : Dual Exercise Circulate Group, DCCG : Dual Cognitive Circulate Group, SG : Simple Group

Table 3. Comparison of temporal-spatial parameters to training period on three groups

3. 보행의 시-공간적 요소(temporal-spatial 

parameters)의 시기별 그룹간 비교

훈련시기별 과제 유형에 따른 그룹간의 비교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났다. 훈련시기별 과제 유형간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실험 전의 모든 변수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5). 4주 후와 8주 후의 모든 변수에서는 

DECG가 DCCG나 SG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p<.05), 4주 후에서는 보행속도, 보장시간, 활보장에서 

DECG가 DCCG나 SG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났고, 분속

수, 보장길이에서는 DEEG가 SG보다, 보행 주기는 

DEEG가 DCCG 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훈
련 8주 후에서는 보행속도, 활보장에서는 SG보다는 

DCCG가 DCCG보다는 DEEG에서 더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다른 변수에서는 DECG가 DCCG나 SG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p<.05)(Table 4).

Ⅳ. 고 찰

뇌졸중 환자의 훈련에서 중요한 점은 치료실에서 

보인 환자의 보행 기능이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Dean 등(2000)은 이러한 전이의 

결과가 두 과제 간, 혹은 두 환경 사이의 유사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하면서, 훈련한 환경 속에서의 요구 사항이 

실제 환경과 유사할수록 학습의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훈련에 환경적 요인과 과제의 유

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학습에 기초하여 처음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되어진 순환 과제훈련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실제적이면서 기능적인 과제를 묶어서 다양한 감

각 자극 및 기능적 활동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훈련하

여 실제 일상생활활동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

적인 치료방법이다(Yang 등, 2006). 
Rose 등(2011)은 급성 뇌졸중 입원환자를 상으로 

과제에 한정된 훈련과 일반 물리치료실에서 중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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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ait velocity
(m/sec)

Cadence
(steps/min)

Step time
(sec)

Cycle time
(sec)

Step length
(cm)

Stride 
length(cm)

Pre DECG 49.33±3.14 74.77±6.99 .97±.03 1.90±.08 30.13±2.82 59.61±3.80

DCCG 48.74±3.83 70.73±4.42 .98±.04 1.91±.04 29.19±2.27 57.73±3.32

SG 46.92±3.48 73.77±6.01 .99±.04 1.87±.08 28.86±2.09 56.86±3.68

F-value 1.87 1.88 0.42 1.01 1.07 2.20

4 weeks DECG 58.90±3.82 82.19±6.66 .91±.03 1.70±.07 31.98±2.74 63.45±2.80

DCCG 53.69±4.35 73.53±4.58 .94±.03 1.80±.07 30.34±2.63 58.93±3.76

SG 53.71±4.40 77.46±5.50 .94±.03 1.73±.10 29.75±1.65 57.16±3.69

F-value 7.30*** 8.60*** 5.21*** 6.10*** 3.38* 12.65***

Post hoc a>b,c a>c a<b,c a<b a>c a>b,c

8 weeks DEEG 67.93±5.17 85.93±7.21 .85±.02 1.51±.10 34.87±1.62 68.50±4.47

DCCG 60.23±6.08 79.94±4.97 .88±.05 1.61±.07 32.20±2.66 64.26±3.07

SG 49.07±4.26 78.70±5.29 .90±.04 1.68±.15 30.22±1.97 58.96±3.63

F-value 47.94*** 6.22*** 5.82*** 8.76*** 17.14*** 23.58***

Post hoc a>b>c a>c a<c a<b,c a>b,c a>b>c

Values are Mean±SD, *p<.05, ***p<.001, Post hoc : a: DECG, b: DCCG, c: SG
DECG : Dual Exercise Circulate Group, DCCG : Dual Cognitive Circulate Group, SG : Simple Group

Table 4. Comparison of temporal-spatial parameters to training type on three groups

전통적 물리치료와의 효과를 비교하기위해 1주간 5회, 
60분간 훈련시켰는데, 강도가 증가되도록 구성된 기능

적인 순환 이동훈련을 실시한 실험군 72명과 일반 물리

치료만 실시한 조군 108명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

이 조군보다 보행 속도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Dean 등(2000)은 12명의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연속

하는 순환과제로 이루어진 훈련을 조직하고 여러 사람

이 치료기구와 동작을 순환하면서 차례 로 4주간 주 

3회 30분간 훈련하게 하였는데, 훈련 후 보행속도와 

지구력, STS(sit to stand) 시 지면 반발력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에서 지구력과 보행속도의 증가 및 지면 반발력

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훈련

하거나 파트너를 이루어 상호작용 하면서 연습하는 것

은 동기부여와 다른 사람의 과제 학습을 관찰하는 면에

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이차적 합병증 감소 

및 지구력 증가를 위해 순환보행 훈련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 과제군에 공통적으로 

연속적인 순환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칭적이고 

능동적인 하지 및 체간의 조절을 위한 의자에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두 번째는 능동적인 하지조절 및 

근활동의 다양한 조절을 위해 전방, 측방, 후방으로 천

천히 걷기, 그 다음으로 하지 근육의 능동적 조절훈련

과 보행 속도 및 협응 능력의 향상을 위해 제안된 경사

로 및 계단 오르기와 관련된 장애물 보행, 마지막으로 

평지에서 최 속도로 되돌아오는 고강도 훈련이 중재

되었다(Dean 등, 2000; Rensink 등, 2009; Wevers, 2009)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실험군에 동적이

면서 실제적인 순환 과제훈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운동학습에서 인지기능과 운동기능의 관계는 신경손

상 환자의 균형과 보행기능의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과제 지향훈련에서 인지 처리(cognitive 
processing)와 운동 양상(motor behavior)에 한 실제적

인 평가를 위해 이중 과제를 추가하였는데, 다양한 선

행연구에서 훈련효과가 입증된 훈련방법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DECG에서는 추가하는 운동과제를, 
DCCG에서는 추가하는 인지과제를 제시하였고, SG에

서는 단일 보행과제로 천천히 걷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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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간의 훈련 후 총 3번 GAITRite system 으로 시간적

-공간적 보행변수를 측정해보았는데, 과제 유형에 따

른 훈련그룹별 훈련시기간의 비교에서 DECG, DCCG
에서 훈련 4주 후와 8주 후 시간적-공간적 보행변수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G
에서는 4주 후와 8주 후에 보행속도, 보장시간, 보장주

기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Kizony 등(2010)의 연구에서 가상현실환경에서 트레

드밀에서 보행하는 단일과제 훈련과 화면을 통해 물건

을 선택하는 이중과제 훈련을 받은 실험군에서 보행변

수를 측정한 결과 단일과제 보행군에서 보행 속도의 

향상을 보였고, 이중과제 훈련군에서는 보행 속도와 

활보장의 증가를 보였다. Yang 등(2007)은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볼을 이용한 이중운동 과제 훈련 후 GAITRite
로 시간적, 공간적 보행지수를 측정하였는데, 집단 간, 
집단 내 보행 속도, 활보장 등의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하면서 이중 운동과제 훈련이 환자

의 시간적, 공간적 보행지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

다. Kwakkel 등(2002)의 연구에서도 상지와 하지의 협

응력을 강조하는 보행훈련을 적용한 결과 사지의 칭

적인 협응 및 보행 속도의 증가가 나타났고, Salbach 
등(2004)도 10가지의 기능적 과제 지향 훈련 후 보행 

속도와 보행거리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도 이중과제 훈련군에

서 보인 유의한 차이는 체간 조절 및 근육의 능동적 

조절과 관련된 고강도 훈련을 포함한 연속하는 순환 

과제훈련이 중재기간에 따라 보행요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생각

되며(Dean 등, 2000), SG도 일반 물리치료 중재 후 평지

에서 추가하는 단일 보행과제로 추가 훈련받았기 때문

에 근 활동의 다양한 조절을 통한 능동적인 하지 근육강

화로 특정 보행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

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훈련시기별 그룹간의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

난 보행 변수들에서 훈련 4주 후, 8주 후에서 이중운동 

순환과제 훈련군이 이중인지 순환과제 훈련군과 단일

과제 훈련군에 비해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중 

순환과제 훈련이 단일과제 훈련보다 시간적, 공간적 

보행 향상에 더 효과적이며, 이중 과제 유형별 비교에

서는 이중운동 순환과제 훈련이 이중인지 순환과제 훈

련에 비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Maki와 McIlroy(1996)의 인지 과제의 유형을 분석한 연

구에서 숫자를 빼는 암산과제를 수행할 때 집중 뿐 아니

라 각성(arousal)까지 자극하여 자세조절에 혼란의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안처럼 본 연구에서도 인지과

제의 4가지 종류에서 각성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또한 순환운동과제와 추가하는 운

동과제의 훈련으로 이루어져 실제적이고 동적인 움직

임의 연속적 훈련을 실시한 이중운동 순환과제 훈련은 

간단한 운동과제나 자세과제의 수행 시 수학적 과제나 

질문에 답하는 과제에 비해 집중의 요구가 적어 자세

조절 및 균형 유지 시 집중의 간섭 효과(interference 
effect)가 적으며(Morioka 등, 2005; Stelmach 등, 1990), 
과제를 수행할 때 외적 결과 즉 의자 앞의 물건, 쟁반 

위의 물 컵의 흔들림 등의 결과에 집중하는 외적 집중

(external focus)의 촉진이 상자 자신의 움직임에 집중

하는 내적 집중보다 자세조절을 더 촉진시킨다는 

Maxwell과 Master(2002)의 연구와 일치하게 이중운동 

순환과제 훈련군은 외적 집중의 촉진과 적은 집중의 

간섭 효과로 더 효과적인 동적 및 정적 자세조절의 개선

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8주간의 짧은 연구기간에 따른 

훈련 효과를 비교했고, 추적 연구를 실시하지 않아 훈

련이 끝난 후 얼마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알 수가 없었

다. 또한 상자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이중과제나 

움직임에 해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고, 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모든 편마비환자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환자 표본이 많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강하

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이중과제 유형에 따른 순환 과제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만성 뇌졸중 환자 44명을 상으로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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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과제훈련에 추가하는 운동과제, 추가하는 인지과

제를 추가 중재한 이중과제 훈련군과 단일 보행과제를 

제시한 단일과제 훈련군을 8주간 훈련 후 보행수행력

을 측정해보았다. 훈련기간에 따른 3번의 측정에서 실

제적이고 연속적인 이중 순환과제 훈련이 평지에서 전

방, 후방, 좌측, 우측으로 보행한 단일과제 훈련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중과제 유형별 

비교에서는 운동과제와 추가하는 운동과제의 연속적

인 훈련을 받은 이중운동 순환과제 훈련군에서 운동과

제에 인지과제를 추가하여 훈련한 이중인지 순환과제 

훈련군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중 순환과제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 중재에 한 실험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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