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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과 안구운동 능력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1995년부터 2015년 까지 한국교원학술정보원을 통해서 확인되는 논문을 검색하였고 주요 검

색용어로는 안구운동, 인지기능, 관련성, 안구 운동 프로그램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총 6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구에서의 사용된 중재는 안구운동이다. 인지

기능과 안구운동 능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5세부터 65세 까지 인지능력에 따른 안구

운동 능력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상자가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나이 로 나눠져 있고, 둘째, 상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상지역을 확 하고  상자 수를 늘리는 전향연구를 할 것이며, 장애가 있는 노인의 인지능력과 안

구운동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의 범위를 한정 짓고 

조사 상수를 확 하여 수행해보고 정상군과 환자군으로 나누어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고찰: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상군의 확보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상자에게 중

재로써 사용이 가능한 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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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외부의 정보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

각의 오감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그 중에서 시

각에 의한 정보 습득율은 80%가 넘는다. 따라서 시각

적 효과를 최 한 활용한 안구 운동은 뇌 활성화 연

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양측

성 안구운동이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과 같은 치료

에 적용되면서, 그 인지적 효과 및 정서적 효과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측성 안구운동이 

인지영역 중 기억력과 집중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인지기능

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주위환경에 한 정보의 입수, 

처리, 저장 및 검색 등에 관여하는 광범위한 지적능

력을 지칭한다(McAllister, 1981). 인지기능의 영역

은 지남력, 통찰력, 인식, 집중력, 시지각 처리능력, 



50    Therapeutic Science for Neurorehabilitation Vol. 5, No, 2, 2016.

운동계획, 기억력, 실행능력, 조직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함한다. 인지기능장애는 기억감소, 지남력 장

애, 판단력 감소, 이해능력 감퇴 등으로 나타나며 그

로인해 역할 상실, 의존감의 증가, 자아 존중감의 저

하를 초래하게 된다(Sung, 1997; Kim, 1998). 

  인지는 지나간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복합적인 사고과정을 일컫

는 말로(Carol, 2001) 여기에는 안구운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Wheately, 1995). 안구의 움직임에 문

제가 생기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남력을 갖기 

어렵고, 정교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과제를 수행하

는 데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것 등이 있다(이정원과 정

원미, 2006). 

  안구 움직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와 인지기능 중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연구

로 안구 움직임을 중재로 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

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억 감소, 집중력 저하에 가장 

취약한 노인군을 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 모

두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

여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급성질환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형태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류를 이뤄가는 추

세가 뚜렷하다(Kim & Yang, 2012). 노인의 노화현

상으로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 심리적 변화, 인지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 인지적 변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는 치매를 포함하여 노인성 정신장애의 가

장 기본이 되는 병리적 양상이다. 따라서 노인의 인

지기능과 그에 연관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에서도 사회적, 의학적 관심을 받는 것이 치매이다. 

점차적인 인지기능의 저하와 독자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로 인해 많은 부양 문제가 야기되고, 더 나

아가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체계의 

큰 현안이 되었다(이현희와 구상회,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군에 적용하여 

안구운동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고 연구경향을 파악하여 이후 이루어질 

치매노인을 상으로 안구운동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수행되어졌다. 실질적인 안구 운동의 임상 효과를 

실험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소개하고 작업치료에 

인지기능 저하 예방으로 하는 치료 접근의 적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의 기준 및 과정

1) 선정기준

(1) 인지와 안구운동을 비교한 논문

(2) 실험 논문

(3) 전문을 구할 수 있는 논문

(4) 평가 방법이 명확한 논문

2) 배제기준

(1) 인지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

(2) 전문을 구할 수 없는 연구

(3) 고찰 논문

(4) 평가 방법이 제 로 기술되지 않은 논문

3) 검색 과정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1995년 1월 이후부터 2015년 12월 

까지 10년간 발표된 국내와 국외에서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용어로는 Saccade, Saccadic eye 

movement, eye movement, cognitive function, 

memory, attention, 안구운동, 인지기능 등의 단어

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통해 

6편의 논문이 본 연구에 분석 상으로 사용되었다. 

2. 분석 방법

  선정된 문헌에 해서 한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미국작업치료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의 근거기준(level of evidence)

을 기준으로 여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미국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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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Experimental/ 

Control
Level Results

Bylsma, 1995 31/31 IB2b
Cognition and saccadic eye movements were related 

of AD

Munoz, 1998 168 ⅣA2b
Saccade reaction time and function of frontal lobe 

have correlation(p<.05)

Crawford, 2005 18/18 IC2b
Saccade reaction time and function of frontal lobe 

have correlation(p<.05)

White, 2012 3 ⅣC2c
Saccade reaction time and function of frontal lobe 

have correlation(p<.05)

Lee, et al., 2012 30 ⅣC2b
Saccade reaction time and function of frontal lobe 

have correlation(p<.05)

Bowling, Lindsay, Smith,

& Storok, 2015

86 ⅣA1a Antisaccadic eye movements and Cognition were 

related(p<.05)

Table 2. Correlation study of saccadic eye movement and cognitive function of older adults.

업치료협회에서 제시한 근거 수준은 논문의 설계 유

형, 표본 크기,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기준으

로 각각의 연구들에 한 객관적인 수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표이다(Trombly & Ma, 2002)(Table 1). 

본 연구는 한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근거기준을 

검토하여 기재하였다. 

Ⅲ. 연구 결과

  선정 기준에 의하여 본 고찰의 상으로 선정된 6편

의 논문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각각의 선정된 연구

들을 살펴보면 각 연구의 참여한 연구 상자 수는 

Munoz(1998)의 연구가 총 상자 168명으로 가장 많

았으나 조군 없이 단일군 측정연구로 이루어져 있었

다. 그 외에 다른 연구들은 적게는 3명의 상자에서 

많게는 86명의 상자로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연구 상자 수적인 측면에서의 근거수준은 높았다. 

  각 논문의 설계는 집단의 무작위 할당이나 일련의 

반복 측정 설계 안에서 두 집단을 비교, 연구하는 무

작위비교실험설계 연구가 2편, 단일 집단 연구가 4편

이었다. 모든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안구 움직임, 안

구운동 반응 속도, 저항성 단속성 안구운동과 인지기

능과 관련성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Ⅳ. 고찰

  안구의 움직임 운동 효과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서 삽화적 기억과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밝혀냈다

(Shapiro & Maxfield, 2002). 부분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좌반구와 우반구의 전전두피질 사이에서 

반구간 상호작용이 재인기억의 민감도에 변화를 준다

고 말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는 공통된 신경촬영 

결과물이 연구 주제를 뒷받침해준다. 첫째, 왼쪽 방

향으로의 단속성 안구운동은 측성 반구인 오른쪽 

뇌 활성화를 높이는 것과 연관되어있고, 양측성 안구

운동은 양 반구 뇌의 활성화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Bakan & Svorad, 1969). 둘째, 뇌파 검사로 측정한 

결과 양측성 안구운동은 전전두엽 영역에서 감마 주

파 역으로 바뀐다(Propper, Pierce, Geisler, 

Christman, & Bellorado, 2007). 마지막으로, 양측 

뇌 활동(정확히 전전두엽의 활동)은 특히 재인기억 

과제를 수행 할 때, 삽화기억과 관련된 영역에 영향

을 준다(Nolde, Johnson, & D’Esposito, 1998; Nolde, 

Johnson, & Raye, 1998).

  눈이 물체를 고정시키는 과정은 시각적 안구운동으

로 시작되는데, 한 공간 내에서 안구의 움직임이 없을 

때 발현되는 인지기능이 바로 집중력이다(Treisman & 

Gelade, 1980). 안구운동을 통해 물체의 고정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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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물체로의 이동의 반복은 양 반구 뇌의 활성화를 높

일 수 있다(Morrison, 1984; Rizzolatti. 1994).

  이런 결과들로 종합해 볼 때, 안구운동이 뇌의 양

반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기억 검사에 효과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고찰로 인용된 6편의 연구 모두 

안구운동과 인간의 인지기능 간의 관련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상자 군의 일반적 

특성이 알려지지 않은 점과 단일군 전후 설계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보다 많은 수의 상군 확보를 통해 인지기능

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인지능력과 안구운동과의 

상관관계를 고찰을 통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늘어나는 치매환자

를 위한 임상 프로그램을 중재 여부를 파악하고 추후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안구 움직임이 인지기

능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를 토 로 인지

기능 중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연구로 안구 움직

임을 중재로 한 연구를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토 로 치매노인을 상으로 안구운동

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인지 평가 도구로써의 마련

과 실질적인 안구운동의 임상 효과를 실험한 연구들

을 검토하여 소개하고 작업치료에 인지기능 저하 예

방으로 하는 치료 접근의 적용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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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ystematic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Saccadic Eye Movements and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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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Jong-Bae, Ph.D.,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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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at a systematic review on the relationships of 

saccadic eye movements and cognition. Through this comprehensive study, we have to compare 

the studies.

Methods: We systematically examined papers published in journal from 1995 to 2015, using 

KERIS. Main words to examine are saccadic eye movements, cognitive function, cognition, 

relationship, saccade program, etc.

Results: 6 studies were selected, All of them were saccadic eye movements. Eye movements and 

cognitive function have correlation. Age from 5 to 65 years from the studies, they foun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on and saccade(p<.05). However, the results demonstrated some 

limitations. First, there were variation in large of age spectrum. Second, the populations 

were small. Therefore, in the future study, saccadic eye movements study apply to variety of 

interventions to separat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s cohort study, and majority 

of patients is needed on occupational therapy.  

Conclusions: In the future study, the use of eye movements apply to a variety of interventions 

and majority of patients is needed for the effect of cognitive function improvements. If occupational 

therapists can obtain knowledge and make a protocol for cognitive program. 

Key Words: Cognitive function, Relationship, Saccade, Saccadic eye m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