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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aliva cortisol, blood vessel health type, and blood vessel health 

index changed after forest bathing with subjects in the Samdasu Forest. Methods: After the forest bathing, we measured 

cortisol change in saliva and heart rate variability with subjects. Resul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took forest 

bathing for two hours in the Samdasu Forest, the stress cortisol content secreted in saliva decreased significantly com-

pared to the control group (p<.05). Besides, the vascular age type significantly increased (p<.03), and the vascular age 

index significantly decreased (p<.032).There were no significant results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It is evalu-

ated that forest bathing in Samdasu Forest in Jeju Island had the effect of reducing saliva cortisol and increasing blood 

vesse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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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본 연구에서 실험대상자들이 삼다수 숲에서 산림욕 후에 타액 코르티솔, 혈관건강 타입 및 혈관건강 지수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방법: 삼림에서 걸은 후에 타액의 측정과 심장박동 변이를 측정              

하여 혈관 상태의 변화를 조사했다. 결과: 삼다수 숲에서 두 시간 동안 산림욕을 한 실험군에서는 타액에 분비되는 스                

트레스 cortisol 함량은 숲을 방문하기 전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5). 또한 혈관연령 타입은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p<.03), 혈관연령 지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32).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제           

주도 삼다수 숲에서 산림욕이 타액 코르티솔의 감소와 혈관 연령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서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삼다수 숲, 코르티솔, 혈관연령 타입, 혈관연령

서  론

한라산의 동쪽과 서쪽의 경사면은 계곡이 완만하고 자갈      

과 덩굴나무 등이 많은 곶자왈(Gotjawal)이 많이 분포되어있      

어서 지하수 함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Song, 2016). 제주도       

에는 곶자왈 지대를 애월, 한경-안덕, 조천과 구좌 곶자왈 지        

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Song, 2016; Song, 2000). 곶자왈       

숲에는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      

연에 피톤치드가 다량으로 방산 되는 제주의 허파 작용을 하        

는 산림지대이다(Kim et al., 2013ab; Jeong, 2014; Kim et     

al., 2015; Sin et al., 2017, 2018b). 

Kim(2015)은 곶자왈 지대의 관속식물이 123과 411속 673     

종 6 아종 71 변종 20품종 총 770종류가 서식하는 것을 보     

고하였다. 제주도 내에 서식하는 식물 1,990종류의 약 38.6%     

에 해당하며, 양치식물은 제주도의 분포 197종류의 약 56.3%     

에 해당한다. Kim et al.,(2006)은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     

으로 해발고에 따른 식생대의 수직적 발달이 뚜렷하여 출현     

실물 종 수가 1,990종에 이를 정도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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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였다. 

Muller-Dietz(1956)는 목초가 분비하는 휘발성의 복합화학    

물질인 피톤치드가 생리적으로 그리고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피톤치드는 테르펜의 주성분인 유기화합물이다    

(Muller-Dietz, 1956; Kang, 2003, 2005ab). 테르펜이 분산      

된 상태의 삼림 숲의 대기질에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산림        

욕이라 할 수 있다(Sin et al., 2018). 산림치유, 산림치료 혹         

은 산림요법은 자연환경 중에서도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      

어주는 자연요법의 한 분야라 하였다(Sin et al., 2018). 

Kim et al.,(2013a)은 제주의 절물휴양림의 삼나무 숲에서      

조사한 피톤치드의 일일 평균 생산량은 1,087 pptv가 측정되       

었고, 계절별로는 여름철에는 일일 최대 1,500 pptv가 방산       

되고 있으며, 대기 중의 계절별 분포비는 여름에 가장 높고        

-가을-봄-겨울 순으로 낮게 나타났고, 하루 중에는 오전      

12~14시에 높게 방산 되고 있다. 

또한 Kim et al.,(2013b)은 서귀포휴양림 지역의 피톤치드      

분포량은 평균 304~324 pptv이었고, 편백나무 숲에서는 983      

pptv로 높게 밥상 된다고 하였다. 편백나무 숲에서는 여름철       

에는 1,441 pptv, 가을에는 1,073 pptv, 봄에는 897 pptv, 겨         

울엔 520 pptv가 발산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Kim et al.,        

(2013ab)은 대기 중의 분포된 피톤치드의 성분은 삼나무 숲       

지역에는 음이온성인 sabinene, 구상나무 지역은 d-limonene,     

활엽수 지역은 α-pinene, 편백나무 숲에서는 sabinene과 d-      

limonene 등이 분포된 것을 측정하였다.

Sin et al., (2017)은 제주도 교래 곶자왈지역과 제주자연       

휴양림에서 산림욕을 한 후에 타액 코르티솔 호르몬의 감소,       

혈관연령 지수, 평균맥박 및 심장박동 변이율이 유의하게 향       

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독일은 산림욕을 포함한 자연요법에 대해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산림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휴양시설      

은 약 400곳이 있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산림치료가 수        

행되고 있다(Kang, 2005). 산림환경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      

적 피로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산림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인       

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주고 항암기능을 가지는 NK세포가 활      

성화된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체내의 농도가     

높아지는 부신피질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가 산림에서는    

낮아진다고 하였다(Lee, 2007). 산림욕은 뇌파 중에 알파파      

를 증가하게 하고, 맥박과 혈압 등을 감소하게 하며(Park et        

al., 2004; Lee et al., 2012, 2013), 질병에대한 예방적 효과         

가 있다고 한다(Shin et al., 2009).

제주도에서 산림치유나 산림욕을 위한 휴양시설이 여러     

곳이 분포되어있으며, 교래 곶자왈 지역과 자연휴양림 지역      

의 연구를 보고하였다(Sin et al., 2018). Song et al.,(2019)        

은 삼다수 숲길은 관목림, 삼나무림, 편백림, 침활혼효림, 낙       

엽활옆수림과 초지로 구성되었으며, 출현한 식물은 총 86과      

185속 273종이 보고하였다. 삼다수 숲길은 계곡을 따라 이       

어진 숲길이면서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은 지역이어서 숲이       

잘 보전되어 있고, 야생동물도 서식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본인은 삼다수 숲길은 학술적으     

로 관심이 가는 지역이라 평가했다. 삼다수 숲길을 대상으     

로 하여 삼다수 숲의 활용성과 학술 가치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대상     

자를 제주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삼다수 숲길에서 산림욕 후에 실험대상자들     

의 타액 코르티솔의 변화, 심장박동 변이를 조사하여 혈관     

건강 타입 및 혈관건강 지수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재료 및 방법

생명윤리 인증

본 연구는 세계건강뷰티협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    

영 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Institutional     

Review Board: SOP), 질병관리본부 (KCDC/제1-2017- 113119-     

AB-N-01호)에 의한 심의결과 실험protocol이 안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승인번호: 제1-2017- 113119-AB-N-08호).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건강협회 모임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이는 20대부터 60대의 남녀를 선발하였다. 연구대     

상자에게 본 숲 체험에 관한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     

여 알려주고, 본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서를 받     

고 연구를 수행 하였다. 

타액 cortisol 채취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총 66명이었다. 대조군이 33명(여자 11명,     

남자 22명)이었고, 실험군은 33명이었으며, 남자는 22명, 여     

자 11명이었다. 대상자 선발은 연구 목적과 내용을 알리고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서면 동의한 일     

반인을 무작위로 연구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심장박동 변이 검사 대상자

임상 대상자는 105명이 하였으나 유효한 데이터는 69명     

이었다. 이 중에 대조군은 남자 20명, 실험군은 37명이었다.     

나이의 분포는 대조군은 24~70세의 분포를 보였다. 실험군     

은 49~70세의 분포를 보였다. 

타액 코르티솔 채취지역과 기간

연구 장소는 제주도 삼다수 숲길(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13)에서 실시하였다(Fig. 1). 임상 기간은 2020년 7월 4일     

부터 10월 30일 사이에 타액 코르티솔 채취를 하여 검사를     

수행하였다.

삼다수 숲길 체험 프로그램 진행

대상자들의 측정은 1일간 한차례 실시하였으며(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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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에 도착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사전 검사는 11시      

부터 진행하였다. 타액 채취는 지정된 멸균튜브에 타액을 받       

아 봉하여 드라이아이스 박스에 보관하여 검체를 분석하였      

다. 타액채취가 끝난 후에 바로 유비맥파 검사를 수행하였다.

타액 채취 재료와 도구

타액 분석을 위한 자료는 Salimetrics(PA, USA) 회사에서      

공급하는 재료를 이용하였고, Sin et al.,(2017)의 방법을 이       

용하였다. cortisol standard는 NIST standard 함량은 3.0,      

1.0, 0.333, 0.111, 0.037, 0.012 μg/dl을 사용하였다. 

맥파 측정 도구

임상 대상자가 삼다수숲길 삼림욕 체험하기 전과 후에 심       

장박동의 변화를 uBioMacpa 측정기 (Biosense Creative.     

Co.,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39-1)로 측정하였으며, Sin et al.,       

(2018)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타액 채취 요령 

삼다수 숲길 타액의 채취는 대상자들이 삼다수 숲 체험을       

하기 전과 후에 각 1회씩 타액을 채취하여 측정하였으며, Sin        

et al.,(2017)이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일차 채취 후에는       

숲속으로 2시간 이상을 걷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준비된      

10 ml 플라스틱 튜브에 입안에 모인 타액을 잘 뱉어서 튜브         

에 담도록 하고, 채취한 다음에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상자에     

담아 냉동기에 동결한 다음에 검사에 사용하였다(Table 2).

Cortisol의 함량의 표준곡선

채취한 코르티솔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였다. 표준 코르티솔(Cortisol standards)의 3. 농도는     

0, 1.0, 0.333, 0.111, 0.037, 0.012 μg/dl로 작성을 하였고,     

Y축은 mean value로 표시하였다(Sin et al., 2017). 

타액 코르티솔의 측정 방법

삼다수 숲길 체험 전과 후에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타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     

울의과학연구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에서 실     

시하였다(Sin et al., 2017). 타액 코르티솔 효소 면역분석 도     

구(Cat No.1-3002)와 Elecsys 코르티솔분석은 다클론성항체    

를 사용했다(Salimetrics Co., Carlsbad, CA 92008, USA). 

심장박동 변이의 맥파 측정법

심장박동(heart rate variability: HRV)에 따른 흉벽 및 대     

혈관의 박동을 파형화한 맥파의 파형을 다시 두 번 미분한     

파형, 혈관의 탄성도와 경화도 등 혈액 순환 상태 분석이 가     

능하며 동맥경화, 말초 순환 장애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진단 할 수 있다(uBiomacpa, 2020). 

측정기의 삽입구에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지를 넣     

은 후에 손끝에서 LED 광을 통과할 때의 가속도 맥파 그래     

프를 이용하여 심장박동 관련 데이터를 산출하였다(Sin et     

al., 2018). 

Fig. 1. Map and points of the Samdasu forests area for survey. 

The numbers is the aerosol sampling points and the forest bath 

courses. The numbers are indicated as follows; ①Entrance, ②B- 

course-1, ③B-course-2, ④B-course-3, ⑤B-course-4, ⑥waterfall- 

1, ⑦waterfall-2, ⑧waterfall-3, ⑨waterfall-4, ⑩course-R, ⑪pine- 

forest-1, ⑫cedar-forest, ⑬pine-forest, ⑭course-2 entrance, ⑮ 
cedar-forest, ⑯course-2 exit, and ⑰ is exit-wetland.

Table 1. Samdasoo Forest bathing program

Schedules Program contents

10:00-11:00 Arriving and Orientation 

11:00-12:00
Measuring before forest bath: Saliva collection,     

uBiomacpa exam, Fill out the questionnaire.

12:30-13:00 Lunch

13:00-15:00
Walk and bath the Samdasoo Forest trail and go        

back to the measuring point by 15:00

15:00-17:30 Measuring after forest bath: Same test as above.

Table 2. Saliva collection schedules and analysis steps

Steps: 1 2 3 4 5

Subjects

Saliva 

collection 

before Forest 

bath

2-hour forest 

bath & walk

Saliva 

collection after 

forest bath 

Analysis

Fig. 2. Schematic diagram of uBiomacpa measurement method and 

LED light transmission image(uBiomacpa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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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건강 타입의 분류

혈관 연령 타입(vascular age types)는 유비맥파기의 가속      

도 맥파는 헤모글빈의 흡광량의 변화를 파형으로 표현한 것       

이다. 헤모글로빈의 흡광량 변화는 혈관 내 헤모글로빈 수       

치의 변화, 즉 혈액량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며, 변화하는 혈        

액량이 많을수록 맥파의 진폭도 같이 비례한다(uBioMacpa,     

2020). LED 광원과 센서를 이용하여 말초 모세혈관에 빛을       

쏘아 흡수 반사되는 양을 신호 변화하여 분석한다. 빛의 흡수        

율은 심장박동 수축기 혈압의 최대치, 이완기 혈압의 최소치       

를 난타 낸다. 혈관 건강도 타입의 분류는 아래와 같이 7단계         

로 분류하고 있다(Fig. 3). 타입 A는 20대의 ‘건강(healthy       

state)’한 혈관 모식도이다. 타입 B는 ‘정상인 형태’(연령 30~       

50대 혈관), 타입 C는 혈관 상태(혈관의 노화가 진행되는 50        

이상의 혈관 상태) “주의” 단계, 타입 D는 “요 주의” 단계, 타          

입 E는 “진단 요망” 상태, 타입 F는 “검진 필수” 단계, 타입          

G는 나쁨(혈관에 침착과 노화가 심한 상태)을 표시한다(Sin et       

al., 2018).

유비맥파기의 측정법

대상자가 삼다수 숲길 체험하기 전과 후에 심장박동의 변       

화를 uBioMacpa기를 사용하여 혈관연령(건강)도 타입과 혈     

관 건강지수를 측정하였다(You & Lee, 2016; Sin et al.,        

2018). 컴퓨터에 맥파측정용 프로그램을 설치 후에 탁자 앞       

에 앉은 자세에서 맥파 센서의 수광부가 손가락 안쪽으로 오        

게 하고 발광부 쪽은 손톱 쪽에 오도록 하여 검지에 끼우고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힘을 뺀 상태에서 손가락은 위로        

해서 심장 쪽으로 향하도록 했다(Fig. 2A). 

자료 통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분석(chisqure     

test) χ2(p)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      

계 처리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임상 대상자(33명)들이 삼다수 숲을 방문하기     

전과 후의 타액의 cortisol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제주도     

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33명이었다. 대조군이 33명(여자 11명,     

남자 22명)이었고, 실험군은 33명이었으며, 남자는 22명, 여     

자 11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대조     

군은 남자 20명이었으며, 실험군은 37명이었으며, 남자 14명     

(37.8%), 여성이 23명(62.2%)으로 나타났다.

삼다수 숲 체험 후의 타액 Cortisol 함량의 변화

실험은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서 수행하였다. 실험     

군은 삼다수 숯 체험을 하였고, 대조군은 수 체험을 하지 않     

은 상태이다. 대조군의 사전-사후 코르티솔 차이에 대한 검     

정을 한 결과 사전 0.24 μg/dl, 사후 0.2 μg/dl로 나타나 사후     

가 사전보다 낮게는 나타났나,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3). 따라서 타액의 측정     

치는 대조군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집     

단의 동질성은 확보되었다.

삼다수 숲 체험한 실험군에서는 사전의 측정치는 0.22 μg/     

dl, 사후 0.15 μg/dl로 나타나, 사전보다 사후에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181, p < .003). 이러한     

결과는 삼다수 숲길을 체험한 실험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에 코르티솔 수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삼다수 숲길의 영향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졌다고 판     

단된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Lee & Lee(2014)이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한 연구이다. 남성의 경     

우에 체험 전에 0.26 μg/dl, 사후는 0.218 μg/dl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사전     

은 0.155 μg/dl, 사후는 0.146 μg/dl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는 유의성은 없었으나 차이는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사전     

은 0.202 μg/dl, 사후는 0.178 μg/dl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Sin et al.,(2017)은 곶     

자왈 숲 체험 후에 타액 Cortisol 평균값은 대조군보다 실험     

군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었다. 또한 남자의 경우에 대     

조군보다 실험군이 낮았고, 여자는 더 낮게 나타났다. 사후     

간의 비교에서 실험군의 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사후의 성     

Fig. 3. Classification of blood age types and stages.

Types A(healthy state) in 10~20 ages, B(normal) for 30~50 ages, 

C(caution), type D (caution with alert), E(diagnostic), F(diagn. 

necessary), G(very bad) over 50 ages(Sin et al., 2018)

 
Table 3. Changes in saliva cortisol content after the Samdasu Forest     

bathing

Items　
Mean

(µg/dl)
N S.D Error t p*

Control 

group

Bef .24 17 .083
.062 2.792 .064

Aft .20 17 .074

Test 

group

Bef .22 30 .13
.076 3.181 .003***

Aft .15 30 .11

*p<.05, **p<.01,***p<.001. Bef: before and Aft: after forest b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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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집단별 분석에서는 성별(p < .05), 집단 (p < .001), 성별          

과 집단의 결합효과(p < .003)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삼림욕 후에는 스트레스 호       

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였다.

혈관 연령도 타입 조사

제주도의 한라산 삼다수 숲길에서 삼림욕을 하기 전과 후       

에 혈관연령도 타입(vascular age types)의 변화 비율을 나타       

낸 것이 Table 4, Fig. 5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의 혈관건강도 타입은 사전에는 A타입이 1명(5.3%),     

B타입은 11명(53%), C타입은 각 7명(36.4%). 그리고 D타입      

은 1명(5.3%)이었다. 사후에는 B타입은 변함이 없이 11명이      

었고, C와 D타입도 변화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       

었다. 

실험군은 삼림욕 전에는 A타입은 0명, B타입은 사전에 10       

명(27.1%)이었으나 사후에는 18명(48.7%)으로 8명이 증가    

하였고, C타입은 사전이 11명이었으나 사후에는 13명으로 2명      

이 증가하였고, D타입은 사전에는 11명, 사후에는 3명으로      

감소하였고, E타입은 사전에는 3명이었으나 사후에는 2명으     

로 1명이 감소하였다. F타입은 사전에는 2명이었으나, 사후      

에는 1명으로 감소하였다. 

삼다수 숲 산림욕 후에는 C, D, E, F형 중에서 B타입이         

나 C타입으로 향상된 것을 나타냈다. 실험군의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 < .035). 이러한 결과는 삼림욕이       

혈관연령(건강)타입에 높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Sin et al.,(2018)은 곶자왈 숲을 체험 후에도 유사하게 유의        

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Takazawa et al.,(1998)은     

건강평가센터에서 600명 실험 대상으로 혈관의 맥파형 노화     

지수는 노화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 0.001), 노화     

지수는 당뇨병 등 성인병 질환 등의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질병이 없는 대상자 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다(p < .01). 혈     

관에 좋은 삼림환경은 결국에는 혈관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이 혈관 나이     

를 젊게 만든다고 판단한다.

삼다수 숲 체험 후의 혈관연령 지수의 변화

혈관연령 지수는 측정한 혈관 연령에서 측정자의 연령을     

뺀 값이다. 양수 값이 클수록 커질수록 혈관연령이 노화되     

었다는 의미이며, 또한 생활 습관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uBiomacpa, 2020). 

삼다수 숲 체험 전후의 측정대상자는 대조군 19명과 임     

상군 37명으로 유비맥파로 측정한 혈관연령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다음에 제시하였다(Tabe 5, Fig. 6). 대조군의 사전     

사후의 평균치 차이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집단     

의 동질성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p < .953). 실험군     

의 사전과 사후의 측정치 평균의 차이는 유의성이 있게 나     

타났다(p < .032). 이러한 결과는 삼다수 숲 삼림욕 후에 혈     

관의 건강상태가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삼다수 숲길에서 산림욕 후에 실험대상자들     

Fig. 4. Changes of cortisol amounts after forest bathing.

Table 4. Changes of blood vessel age types before and after Samdasu Forest bathing

 Numbers and ratio(%) of blood vessel age types

Group Times  
A B C D E F Total

No.(%)
χ
2

 No. (%)

Control
Bef 1(5.3) 10(53) 7(36.4) 1(5.3) 19(100) 5.828

p<.350)Aft 11(57.9) 7(36.8) 1(5.3) 19(100)

Test
Bef 0 10(27.1) 11(29.7) 11(29.7) 3(8.1) 2(5.4) 37(100) 15.832

p<.035Aft 0 18(48.7) 13(35.1) 3(8.1) 2(5,4) 1(2.7) 37(100)

*p<.05. 

Fig. 5. Changes in blood vessel age type after forest b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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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액 코르티솔의 변화, 심장박동 변이를 조사하여 혈관       

건강 타입 및 혈관건강 지수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대조군의 코르티솔 평균치는 사전(0.24 μg/dl), 사후(0.20     

μg/dl)로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이 없었다. 실험군의 평균치는     

사전은 0.22 μg/dl, 사후에는 0.15 μg/dl로 사후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는 유의성 있는 차이로 나타났다(p < .05). 삼다수       

숲 체험 후에 혈관 나이(건강) 타입의 변화는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 혈관연령 지수의 변화 비율은 대조군은 감소치가 유       

의성이 없었으나 실험군에서는 유의성이 있게 감소하였다     

(p < .032). 결론적으로 보면 삼다수 숲의 삼림욕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며, 더욱이 혈관의 연       

령지수의 개선에도 높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삼다수 숲길       

의 삼림욕이 건강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장소이며 요인인 것       

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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