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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상  동 료 그  수  

공  상   뇌 에 미  

진
 생 스포 과 사

Effect of video-based movement therapy program on panic 

disorder symptom relief and brain wave o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Jin-Hyup, Jeong
Ph, D., Dept. of Sports and Well-being, Hanyang University

    본 연  공   상  동 상  동 료 그  수   변 ( , 우울, 공

)  뇌 에 어   미 지 보   실시 었 , 다 과 같  결  얻었다. 동 상  동 료 

그  수  결과  변  운동  척도에 만 통계   차 (p<.05)가 타났 , 그룹별 

 차 가 타 지 다. 뇌  변  운동  뇌 L-Beta 역과 통  뇌 H-Beta, 우뇌 L-Beta 역

에  통계   차 (p<.05)  보 고, 그룹별  차 가 타 지 다. 상  내용   보  공

  동 상  동 료 그  수   변   뇌  변 에 큰  미 지  

 수 지만  변  경우 든 변  평균값  그  실시 후  변  타냈다  에  

그  수  간  보다 간 용 다  또 다  결과가 도  것  단 다. 또  본 연 에  실시 지 못  

동 료 그 에  사  숙지   시간  충  갖  후 본 그  수 다  보다  결과  

  수  것  사료 다. 

주 어 : 공 , 동 상  동 료 그 , 척도, 우울척도, 공  심각척도, 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ideo - based movement therapy 

program on emotional variables (anxiety, depression, panic disorder) and EEG on panic disorder 

patien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e results of the 12 - week video - based behavior 

therapy program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 <.05) in the anxiety scale 

of the exercise group.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 <.05) between the left brain 

L-Beta region of the exercise group and the left brain H-Beta and the right brain L-Beta regions of the 

control group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erformance of the video-based behavioral therapy program for panic disorder patients 

did not affect the emotional variables and EEG changes. However, in the case of emotional variables, It 

is considered that the longer the program execution period, the more result will be obtain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more positive study results can be expected if the program is run after having had 

enough familiarity and adaptation time of the operation treatment program omitted in this study.

Key Words : Panic disorder, Video based movement therapy program, Anxiety rating scale, Depression 

rating scale,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Brai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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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변 에  들  다  태  신  

 고 살 가고 다. 근 고  ‘공

’  병 시 가 지 고, 료 과 에  다  

 신체 상과   보  심리  · 신  

다. 근에  연 들  과거에 공  

거  재 료  것  여러 매체  통  리

 들도 공 에  심  갖고 다. 그리

고 실  공  고 지만 숨겨  들  

연 들  공개  후 신  공 에 여 주 에 

리  시  공  고  사 들  상 

보다 많다  사실  드러 고 다. 

실  주변에  공  겪고  사 들  

가 지만 공   개 에  리 어 

 지 얼마 지  료  다  신  질병에 비

   수 다. 

Clum과 Gould  연 에  공 에  

료  지 동 료, 그리고 료  지 동 료  

병  료 과에  후  결과 지 동 료 과

가 다  결과  도 다[1].  처럼 공  료

에  료  지 동 료가  쓰 고 다.

공  료 시 지 동 료가 뛰어  료 과  

지니고  미 여러 연  통   다. 공

 들  지 동 료  통  천천   복용  

단 고,  상태가  지 [2], 

료 단독에 비  지 동 료  병  경우  료

 단 게  비 도  것  보고 었다[3]. 

지만 공  료에 어 지 동 료  용 에도 

고, 통  집단 지 동 료  시간 과 

지리   등 근  , 지 동 료  시  

수  료   등   에  지 동

료  에 어 움  겪고 다. 공  들  

상 특 에  , 공포 등  동 여 

료  시간  용  다. 재  쉽고 료

과   공  만  질 다.  같  지

동 료  료   들  공  수 

 그  결여  상 다. 

에 본 연 에  공  겪고  들에게 

보다 근  고, 용도가  그  시  

 동 료 그  시 다.

우리  신체  수많   연결 어 고, 그 연결

  여러  움직  움직  또  동

 만들어낸다. 그 움직 과 동  ,  각 근

 달 상태  포도에  다 게 타 다. 그 게 

만들어지  움직 과 동  통  감  고, 

가 없 도 사 통   수도 다. 1930～1940 에 

심리   신  연  들  언어  통  

식에   시도  , 용수들  신체 

움직  식   수단  사용  시

, 러  시  경  경  1940  움직  

동  용-동 료가 시 었다.  시  용-동

료  상  주  신 열   루어  

특  2차 계  후, 시  청   비언어

 사 통 수단  움직 과  심리 료에 목시

켜 그 과  검 게 었다[4]. 

그 후 다수  용-동  료사에  다  

 갔고, 에  용-동  단순  료

 닌 타 술 료 과  연계  동 술심리

료, 술 료 등 다   생겨났다.  차

 지만 신체  용 고  근본  같다고 

 수 겠다.

또  공  원  생  원 과 심리

 원  크게 어 볼 수 다. 생  원 에  

 과 스트 스 그리고 뇌   

상   신경 달 질   다시 어 볼 수 

다.   신경 달 질에  에

린, 닌, 가  등  [5], 공  포  

다  신질 들  비 상  뇌   다  

보고가 다. 

에  공  신  스트 스,  울 에 

 타  신체 , 신  상    

병  보 도 다. 

내에  공 에  연 들  꾸  루어  

, 공   상 상에  보고[6]  공

 심리  특 에  연 [7] 등  보고 었

다. 또 , 에  MMPI  용 여 공  

 특  찰  연  여러 보고 등  루어 다.

처럼 공  원  주 다 고 복  

보 지만, 공  비  신질   진단 시 수

 뇌  변 에  연  미  실 다. 뇌

 뇌 질  신경 포 에  생   

동   여  것 다. 뇌   

것  뇌에  생   상   것  

PET, MRI등과 같  다  진단 에 비  시간  

짧고 간편 다. 에 감수  낮  단 에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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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용 고 다[8].

 본 연 에  동 상  동 료 그  

수  공  들  상 에 미   

고, 뇌  특 역  공 에 어   미

고 지 뇌  변  통  살펴  지 동

료  극  실시 지 못  공  들과 

료에 고  들에게 공  

어  수   과 고 근   동 상  

동 료 그  개 과 에 목  고 다. 

2. 연

2.1 연  상

Group EG(n=12) CG(n=10)

Age(year) 40.5.1±13.34 42.5±14.94

Height(cm) 170.6±5.60 169.4±7.41

Weight(kg) 72.4±9.41 70.6±8.64

EG : Experimental Group
CG : Control Group

Table 1.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 (M±SD) 

본 연  상  2018  1월  8월 지 경 도 K

병원 신과에     담도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V)에[9] 

 공  진단  들  상  , 상

 경우 내과, 신과  주  질  병 , 신과

  복용, 주  신질  가  없  험  

다. 든 상   K 병원에  근

 신과 사들  도움   실시 다.

연  상  20~50    , 

든 연 상 들에게 연 과  체에 여 

고, 동   후 연  실시 다. 연 상   

신체  특  Table 1과 같다.

[실험   ]

․ 주  우울  진단 지 고,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HAMD) 수 [10](Hamilton, 1967)가 

17   

․ 우울  포  공  료   지  

상

[연 상   ]

․ DSM-V 에  다   포  I  

 료    격 가   또

 심각  신체질  보  

․ 신 또  수   

․ 살  험   

2.2 목  

2.2.1  척도(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AM-A)

HAM-A   상  심각도   도 다. 

14개  목과 그 상   평가  도 , 각 

목  심각도  0~4 , 에  신체  

(Somatic factor)  신 (Psychological factor)

에  척도(subscale)가 평가 다. 

2.2.2  우울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

우울 상 평가   Hamilton  개  17  

사용 , 내에  Yi[11]등에 여  

었다. 9개  목  5  척도(0~4 ), 8개 목  3  

척도(0~2 )  채  루어지 ,   0~52

 수가 수  심각  우울  미 다.

2.2.3 공  심각척도(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PDSS)

공  심각도   도  7개  목

 루어진 척도 다.  척도  평가   상가

가  담  통  지  1개월   각 

목에    근거  상  심각도에  

0~4  여(0: 상없 , 1:경도, 2: 등도, 3:심 , 

4:극심 )평가 고, 7가지 목  수  여 

 다. 

2.2.4 뇌  

뇌  재단  신과 연 에  개  

동식 뇌  (Neuro Harmony, Korea)  사용

여  수집 다. 

험   없고 주변   지  공간

에  5 간  취  후  실시 다. 

극  착   10-20 System 에 맞게 

엽  Fp1과 Fp2에  동시에 우 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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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극 도  용 여 Fp1, Fpz  Fp2 에 각각  

극  닿도  건  단  착  헤드 드  용 여 

다.  후  료  뇌  주 수 

과 그  강도에  계  타낼 수  고

 퓨리에 변 (FFT: fast fourier transformation)  

통  주 수계열 워스 트럼  시계열 뇌  

값  주 수계열  변 여 드별  진폭   

다. 에 사용  뇌  역  타(theta) , 

(alpha) , SMR(sensory motor rhythm) , 타

(low-beta) , 고 타(high-beta)  다. 

2.3 실험 계 

본 연  진  여 실험  12 과  10

 실험  진 다. 사  검사   집단   

진단(HAMA), 우울  진단(HAMD), 공  심각도 진

단(PDSS), 뇌   실시 다. 실험  12주간  

동 료 그 과 료  병 , 

 료  께 상생  도  다.  

집단  그  료 후 사후 검사  , 우울 , 

공  심각도, 뇌   실시 여  결과  

료처리  실시 다. 

2.3.1 동 료 그

본 연 에  사용  동 료 그  Table 2  

같고, 미술, , 드 마 등과 께  술 료   

 신체동  심리 료  목  사용 여 개

 신과 감 , 신체  통  시키  것  목  

 그 다.  

본 그  주 3 , 1  50 간 진 었 , 

가 진 에  각  다  동 료 그  수

다. 

2.4 료처리

본 연 에  수집  료  SPSS PC window(version 

18.0) 통계 그  용 여 , 각 목별

 평균(Mean)과 편차(Standard Deviation)  

, 상  신체  특  평균 비   

Independent t-test , 공   집단과 상 집

단  공  상과 뇌  차  비   원변량

(One-way ANOVA)과 Independent t-test  실시

다. 든 통계처리   수 (α)  .05  다.

3. 연 결과

3.1  변  변

12주간 동 료 그  실시에    변

( , 우울, 공 )  변  보    

결과  Table 3과 같다. 

 결과 척도  우울척도, 공  척도  

운동 에  12주 후 감  척도에 만 통계

 차가 타났고, 통  든 변 에  통계  

차  타내지 다(p<.05). 

3.2 뇌  변

12주간 동 료 그  실시에  뇌  변

 보    결과  Table 4  같다. 

 결과 운동  뇌 L-Beta 역과 통  

뇌 H-Beta, 우뇌 L-Beta 역에  차  보 고, 

그  역에  통계   차  보 지 

다(p<.05). 

Early
Understanding of 

the body

Session 1 Meditation Psychological stabilization

Session 2 Know your body right Identify your own body

Middle
The perception of 

the body and 
Restructuring

Session 3 Finding comfort Having a comfortable mind through comfortable posture

Session 4 Reaching the ground Recognition of the body communicating with 

Session 5 Cat stance Familiarity with chest compressions

Session 6 Breathing with arms Breathing experience using whole body

Session 7 Breath in upper body Experience of physical activity by emotion

Session 8 Relaxed walking Understanding body sensation through breathing

Last 
period

The familiarity of 
the body reaction

Session 9 Move and relax The familiarity of the relaxation response

Session 10 Move and express Combination of breathing and movement

Session 11 Meditatio Emotion regulation

Table 2. Composition of Behavior Therapy program p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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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 상  동 료 그  수  공  

들  상 에 미   고, 뇌  특

역  동 료 그  실시  공  들에게 

어   미 고 지 뇌  변   결과

   고  다. 

공  료에 어 지 동 료  시간 , 지리  

 등 근  , 지 동 료  시  수  

료   등   에  지 동 료  

에 어 움  겪고 다. 

근에  러   극복 고 결   

  에    쉽고 단 간에 용  수  

 단  지 동 료(Brief CBT)   

또   용    지 동 료가 

고 다. 

90% 상  공  들  심리  상보다 신체

 상  도  므 [12] 차 들  지

도가 어지  것  어  당연  결과  수 , 진

단  다 도 여   료  지 못

고  것  타났다[13].

편, 근에 통  지 동 료  변  새

운 태  마 드 니스  지 료(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 수용  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스키마 료(schema 

therapy)등  third-wave CBT가 각 고 다. 특  

러  다  료  우울 에 과가  

고 ,  공  료에 목시키  시도가 

지  루어지고 고 차  그 료  

 고 다. 

 같  근 연 들과 맥  같   본 연 에

   변 ( , 우울, 공 )에  그  

처  , 후 변 가 연  드러 지  지만 동

료 그  처  후 든 변  평균값      체

  변  보 다  에  공  들  

상  료  동착 료 그  병 에  

연  후 보다 체 고 체계   

 시사 고 다고 단 다. 

또  본 연 에  연  목  그  진 었  

에 동 상  동착 료 그   공간  

· 시간   다    극

 지 못 고, 개  닌 그룹  그  진

었다   었다. 후 연 에  러  동

상  동 료 그   살  공

 질병에    들에게도 리 

보 여 보다 극  료에  수   

공   것 다.

울러 본 연  수  얻  보에   

 연 들  다   용 여 공  료

 사용 고,  보  역  어 새 운 

료  용  수  가  보여주었다[14-16]. 

 공  료에 어    신경

 보다 과가 [17], 지 동 료  거  비슷

 수  료 과  타내었다   후 진  

사 연 에  참고 여 진 다  공  들  

 보다 고 극  료  보 에 도움  

 것  사료 다. 

Division Factor Group Period M SD t p

Emotion
Variables

HAMA

EG
pre 12.33 7.05

1.646 0.128
post 10.50 4.12

CG
pre 14.00 4.20

-0.394 0.005**
post 14.17 3.85

HAMD

EG
pre 9.83 3.58

3.456 0.001***
post 8.17 2.88

CG
pre 11.50 3.58

-0.394 0.701
post 11.33 3.57

PDSS

EG
pre 14.25 4.61

0.484 0.638
post 10.92 3.14

CG
pre 13.17 4.78

-3.189 0.009**
post 14.33 5.21

Table 3. Measurement results of emotional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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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

본 연 에  실시  동 상  동 료 그  수

 공  들   변   뇌 에 미  

에 여  결과 다 과 같  결  얻었다.

1. 12주간 동 상  동 료 그  수  결과 

 변   운동  척도에 만 통계  

 차 (p<.05)가 타났 , 그룹별  차 가 

타 지 다. 

2. 12주간 동 상  동 료 그  수  결과 

Division Factor Group Period M SD t p

Brain Wave

Left Brain

Theta

EG
pre 9.78 2.05

-1.285 0.212
post 11.31 2.64

CG
pre 11.10 2.89

-0.322 0.750
post 11.65 2.55

Alpha

EG
pre 6.90 1.21

-1.386 0.180
post 8.15 1.40

CG
pre 8.08 2.67

0.068 0.946
post 8.10 2.61

SMR

EG
pre 4.12 0.89

-0.094 0.926
post 4.27 0.75

CG
pre 4.15 0.85

0.967 0.344
post 3.98 0.71

L-Beta

EG
pre 2.99 0.82

2.164 0.042*
post 2.73 0.99

CG
pre 2.30 0.74

1.096 0.285
post 2.33 0.77

H-Beta

EG
pre 1.48 0.55

-1.680 0.107
post 1.30 0.40

CG
pre 1.87 0.59

-2.935 0.008**
post 1.85 0.50

Right Brain

Theta

EG
pre 10.05 1.87

-0.094 0.124
post 10.28 1.12

CG
pre 9.44 1.65

-1.336 0.232
post 10.28 2.01

Alpha

EG
pre 7.11 0.98

-0.418 0.070
post 6.05 1.22

CG
pre 8.11 2.11

-0.091 0.114
post 9.45 2.01

SMR

EG
pre 3.18 0.64

1.341 0.311
post 3.12 0.60

CG
pre 4.11 0.98

0.473 0.106
post 4.65 0.45

L-Beta

EG
pre 3.34 0.71

1.314 0.227
post 3.24 0.68

CG
pre 2.94 0.74

-0.342 0.042*
post 3.36 0.77

H-Beta

EG
pre 1.65 0.87

1.941 0.162
post 1.54 0.55

CG
pre 1.88 0.61

2.142 0.231
post 1.79 0.69

Table 4. EE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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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운동  뇌 L-Beta 역과 통  뇌 

H-Beta, 우뇌 L-Beta 역에  통계   차

(p<.05)  보 고, 그룹별  차 가 타 지 다. 

상  내용   보  공   동 상 

 동 료 그  수   변   뇌

 변 에 큰  미 지 지만  변  

경우 든 변  평균값  그  실시 후  변

 타냈다  에  그  수  간  보다 

간 용 다  또 다  결과가 도  것  단 다.

또  본 연 에  생략 었  동 료 그 에 

 사  숙지   시간  충  갖  후 본 

그  수 에 돌 다  그  실시에  과에 

 변 가  것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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