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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is field in the Republic of Korea, especially those that have seen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and computeriz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This study divided 30 
dementia patients into a treatment group, which received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and computerized cognitive 
rehabilitation, and a control group, which received pseudo-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and pseudo-computeriz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these treatments on the visual perception, cognition functions, and daily activities 
of dementia patients.

Methods : Fifteen subjects were allocated to the treatment group and the other 15 subjects were allocated to the control group. 
Treatments were given at intervals of five sessions per week (30 minutes per session) for six weeks (30 times in total). This study 
used the Neurobehavioral Cognitive Status Examination (NCSE) to examine cognitive functions, MVPT to evaluate visual 
perception, and FIM to test daily living activities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treatments.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ognitive functions, visual perception, and daily living activities significantly 
(p<.05) improved after the intervention i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changes in cognitive functions, visual 
perception, and daily living activities due to the treatm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p<.05).

Conclusion : The results indicated that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and computeriz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improved visual perception and daily living activities by increasing cognitive functions.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in conjunction with a computerized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 was an intervention method that could positively affect the visual perception, cognitive function, and daily living activities 
of dementia pati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tudy of arbitration protocols for demential will have to be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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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에 진입한 이후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3.1 %, 2060년 40.1 %
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의 수도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Lee 등, 
2020). 2018년 노인 인구 집단 내 치매의 유병률은 10.2 
%이며 2039년 12.3 %로 증가할 것이며 2050년 약 16.1 
%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won & Hong, 
2021).

치매는 퇴행성 노인질환 중의 하나로 주된 증상은 인

지기능 장애를 들 수 있다. 인지기능이란 외부로부터 유

입되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처리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

하고 행동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인지기능에는 지남

력, 집중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문제해결 능력, 집행 기

능을 포함한다(Song 등, 2018). 이러한 인지기능의 장애

는 작업 수행 능력의 전반적인 저하를 일으키고 이는 시

각-운동통합 능력, 일상생활활동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

로 이어진다(Kim 등, 2017).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 기능 손상과 함께 시각-운동통

합 능력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으

로 일상생활활동 수행을 제한하게 된다(Ishihara 등, 
2004). 시각-운동통합 능력은 성인의 인지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2013). 시각-운동통

합 능력이란 시지각을 통해 정해진 정보를 중추신경계

가 운동신경계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im 등, 2013). 치매를 가진 노인의 경우 일반

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시각-운동통합 능력 및 인지기능의 회복은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의 회복 및 예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Cohen 등 1995; Ishihara 등, 2004).
치매 환자의 중재 방법으로는 크게 약물적 방법과 비

약물적 방법이 있으며, 약물과 비약물 치료 방법을 병행

하여 증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Sanchez 등, 
2016).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는 운동치료, 미술치료, 
회상치료, 기능적 인지훈련, 치료적 작업을 이용한 작업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최근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증진을 위한 방법은 뇌에 비침습적 방법으로 직접

적인 전기자극을 통해 뇌세포의 신경 가소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두개 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을 들 수 있다(Kim 등, 2016b).

경두개 직류자극이란 1~2 ㎃의 약한 직류 전극을 두

피에 부착하여 전기자극을 뇌 겉질 속에 지속적으로 작

용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전극의 부착 위치와 극

성에 따라 뇌의 자극과 회복에 효과가 차이가 난다고 알

려져 있다(Nitsche 등, 2003). 경두개 직류자극을 신경학

적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 개선 및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작업기억, 실행기능 등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고하

였다(Hong 등, 2020). 경두개 직류자극을 치매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인지기능, 시각 단기 기억, 주의집중능력

과 작업기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Roncero 등, 2017; André 등, 2016). 또한, 중추신경계 손

상 환자에게 경두개 직류자극을 적용하였을 때 인지 뿐

만 아니라 시지각, 우울감, 일상생활활동 등 전반적인 기

능의 증진을 나타내었다(Kim 등, 2016a; An & Kwon, 
2019). 그 외에도 정상 노인을 상으로 경두개 직류자

극을 시행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과제 수행에 한 

오류 감소 의미 기억력(semantic memory), 일화 기억

(episodic memory) 등의 개선을 보고하였다(Antonenko 
등, 2018). 경두개 직류자극은 안정성 및 가용성이 검증

된 도구로써 비용이 저렴하고 장비가 간단하고, 사용방

법이 단순하여 상자들이 자택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Javadi & Cheng, 2013).
또한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전

산화 인지프로그램이 최근 두되고 있는데 전산화인지 

재활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인지 재활프로그램

과 중재 목적은 같으나, 상자의 다양한 수준에 맞춘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중재 결과 저장 및 분석이 가

능함으로 중재의 효과 및 경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An & Kim, 2017). 그리고 치매환자에

게 전산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인지기능 

향상, 일상생활활동 능력 향상, 뇌의 활성도가 증가하였

다고 보고되었다(Lee 등, 2017).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안

에서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치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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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기능 손상은 일상생활 수행의 제한을 야기하고 

그로인해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인

지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운동프로

그램, 인지기반 중재, 인지와 운동중재를 함께 실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르

는 긍정적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치매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 환경에서 적용

이 용이하면서 기존 중재의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를 상으로 경두개 직류자

극과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병행 적용하여 인지기능과 

시각-운동통합 능력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에 미치는 영

향에 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4개월) 치
매로 진단받고 입원 및 외래로 재활을 받는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하였다. 그 중 상자 선별기준에 부합하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함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30명의 상자를 선정하였다. 상

자 중 경두개 직류자극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

는 실험군 15명과 허위로 경두개 직류자극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조군 15명으로 나누어 주 5회, 1
일 30분씩 6주간 총 30회기의 중재를 적용하고, 중재 전𐤟
후 NCSE, VMI와 FIM을 이용하여 인지기능, 시각-운동

통합 능력과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참

여를 동의한 상자의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진행 기간인 6주 동안 입원 및 외래로 연구에 

참여 가능한 자

2)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판별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에서 14점 

이상 18점 이하를  받은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치매임상평가척도(CDR)점수 1점에서 2점을 받은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동의한 자 

5) 두개 내 금속 삽입물이 없는 자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평가와 재평가는 

1인의 연구자가 시행하였으며,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2. 실험도구 및 측정 방법 

 
1) 인지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RAPAEL Smart 
Glove, Neofect, Korea)를 적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다. 해당 도구는 한국의 네오펙트사에서 개발 당

시 중추신경계 환자의 상지 기능의 향상을 돕기 위해 개

발된 기능회복 도구이다. 일상생활활동에서 사용하는 과

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실시간으로 청각 및 시각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수행 점수의 기록 저장, 난이도 조절

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An(2020)에서 사용한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

그램 중 본 연구 상자의 수준과 난이도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2) 경두개 직류자극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두개 직류자극은 두피에 부착

하는 스펀지 전극(EL508, Biopic System Inc, US)을 식염

수를 흡수시켜 부착하였고, 전류는 건전지를 사용하였

다. 직류를 발생시키는 Phoresor® PM 850(Phoresor® II 
Auto Model No. PM 850, IOMED Inc., USA)을 이용하였

으며 이는 FDA 인증을 받고 상품화된 제품을 사용하였

다. 전류의 부착 부위는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An(2020)의 연구를 기반으로 왼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부착하였고, 음극

은 오른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스트

랩을 감아서 자극 부위에 고정되도록 하였다. 실험군은 

20분간 경두개 직류자극을 적용하였고, 조군은 동일 

부위에 경두개 직류자극을 부착하되, 자극을 중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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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군의 자극 변수인 강도와 기간은 Iyer 등(2005)의 

연구에서 입증된 안정성에 따라 1 ㎃로 20분간 적용하였

다.

3) 시각-운동통합 검사(Beery VMI-6)

본 연구에서 시각-운동통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

각-운동통합검사(Berry VMI-6)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 의 시각-운동통합능력, 
시지각 능력, 운동협응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시

각-운동 통합검사(Visual motor interation; VMI) 30문항, 
시지각 보충검사(Visual perception) 30문항, 운동협응 보

충검사(Motor coordination) 30문항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Kim 등, 2016c). 상 연령은 2세부터 99세까지로 

아동,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성인기 및 노

년기의 개인들에게서 시각-운동 통합능력, 시지각 능력, 
운동협응 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문항별 

성공한 경우 각 1점으로 계산하고, 실패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본 연구 도구의 내적 합치도는 .81 ~ .88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 ~ .88로 높은 편이다(Han 등, 
2016).

4) 신경행동학적 인지상태검사(Neurobehavioral cognitive 

status examination; NCSE)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인지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신

경행동학적 인지상태 선별검사를 사용하였다. 1987년 

Kienan 등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Park 등(1994)이 한국어

판으로 번역되었으며. 본 도구의 구성은 인지 의식수준

(level of consciousness), 지남력(orientation), 집중력

(attention), 언어(language), 구성능력(constructions), 기억

력(memory), 계산력(calculation), 추리력(reasoning)으로 

구성되었다. NCSE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상관계수가 

.90 이상이며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는 상관계수가 .88 ~ 
1.00이다(Jeong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Park 등(1994)의 

연구를 따라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인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기

억력 항목에 2점, 구성능력 항목에 1점을 가산하였다.

5) 기능적 독립수행평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Cognitive factor Explanation

Slice picture Spatial orientation Move the wrist up, down, left and right to fit the pieces of the 
picture into the empty space.

Fit figure patterns Visual closure Move the wrist up, down, left and right to fit the pieces of the 
picture into the empty space.

Honeybee baseball
Visual tracking

Move the wrist to move the honeybee and hit the ball.

Stack blocks Attention Move your fingers and stack the blocks high.

Play a drum Memory Use your arms to remember the order of the instruments.

Match socks Memory Move your fingers and wrists to find the same socks as the one 
presented.

Recognize card shapes Visual discrimination Move your lower arm to select the same shape as the one presented.

Card color recognition Color recognition Move your lower arm to select "O" if the color of the word matches 
the color of the letter and "X" if it is wrong.

Card number recognition Calculation Choose 'X' if the calculation using the arms below is incorrect or 'O' 
if correct.

Table 1. Cognition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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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상생활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기능적 독립수행평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구성은 운동성과 관련된 

13개 항목과 인지와 관련된 5개 항목 총 18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세부 항목은 운동영역(Motor category), 신
변처리(self-care), ·소변 관리(sphineter control), 옮겨 앉

기(transfer), 이동하기(locomotion)로 구성되며, 의사소통

(communication),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는 인지 영

역(cognitive categor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자의 수

행 정도에 따라 각 항목별로 7점 척도로 분류하며, 7점
은 완전독립으로 작업수행에 정상적인 속도와 보조도구 

및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최저점인 1점은 완전 의존으로 과제 수행함에 있어 신체

적 보조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Radomski & Trombly, 2007), 총 126점이 만점이며, 검사

자간 신뢰도가 .83~.96으로 높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Granger 등, 1993).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 분석 

방법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중재 전 실험군

과 조군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을 사용하였다. 중재 전과 후의 경두개 직류자극과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시각-운동 통합능력, 인지

능력,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중재 전과 후

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중재 전 실험군과 

조군 간의 인지기능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EG (n=15) CG (n=15)  x² p

Sex
Male 5 6

.14 .712
Female 10 9

Age
60~70 7 6

.14 .712
71~80 8 9

Average of age 70.67±4.65 70.73±4.21 17.80 .081

MMSE-K 17.00±.76 17.53±.42 5.33 .074

CDR 1.66±.49 1.47±.52 1.22 .273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MMSE-K;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30)

2. 중재 전·후 시각-운동 통합,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비교

중재 전·후 각 집단 내 시각-운동 통합, 인지기능, 일
상생활활동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중재 전과 

후의 시각-운동 통합 능력 검사 항목 중 시각-운동 통합, 
시지각, 운동협응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5).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기능은 총점, 이동성, 
인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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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n=15) CG (n=15) t p

Visual-motor 
integration

VMI
Pre-test 13.00±.65 13.33±.49  -1.58 .121 
Post-test 17.07±1.44 14.00±1.72
t/p -8.79/.00 -2.30/.04

VP
Pre-test 12.27±.59 11.93±.59 1.54 .146
Post-test 18.87±1.13 14.13±3.50
t/p -16.50/.00 -11.45/.02

MC
Pre-test 11.93±.88 12.07±.80 -.43 .672
Post-test 15.73±1.39 13.80±2.98
t/p -9.99/.00 -2.41/.03

NCSE
Pre-test 60.73±10.47 60.27±8.20 .14 .891
Post-test 70.67±3.20 62.93±7.65
t/p -3.16/.01 -3.54/.03

Activity of daily 
living

Mobility 
score

Pre-test 63.93±3.41 60.53±11.82 1.07 .291
Post-test 71.93±3.71 62.87±12.17
t/p -14.97/.00 -2.22/.04

Cognitive 
score

Pre-test 6.33±.90 5.58±.86 1.66 .117
Post-test 15.67±1.40 7.53±2.39
t/p -19.66/.00 -2.45/.03

Total score 
Pre-test 70.27±3.24 66.33±11.89 1.24 .235
Post-test 84.27±1.22 76.93±.70
t/p -16.63/.00 -8.86/.00

p<.05, VMI; visual motor integration, VP; visual perception, MC; motor coordination

Table 3. Comparison of visual-motor integration, cogni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between group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3. 중재 방법에 따른 시각-운동 통합, 인지기능, 일상생활

활동 변화량 비교

중재 프로그램 적용 후 집단 ㅣ 시각-운동 통합, 인지

기능, 일상생활활동의 비교는 Table 4와 같다. 중재 방법

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시각-운동 통합은 실험군 

4.07±1.79, 조군 1.01±1.73, 시지각은 실험군 6.60±1.55, 

조군 3.13±1.06, 운동협응은 실험군 3.87±1.36, 조군 

1.80±.2.4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인지기능은 

실험군 9.93±6.32, 조군 3.60±3.94으로 나타났으며, 일
상생활활동 변화량에서는 총점에서 실험군 13.47±3.14, 

조군 7.67±3.35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5)(Table 4).

EG (n=25) CG (n=25) p

Visual-motor integration
VMI 4.07±1.79 1.01±1.73 .00**

VP 6.60±1.55 3.13±1.06 .00**

MC 3.87±1.36 1.80±.2.43 .01*

NCSE 9.93±6.32 3.60±3.94 .00**

Activity of daily living
Mobility score 8.00±2.07 2.33±.06 .01*

Cognitive score 9.93±1.84 3.93±1.49 .00**

Total score 13.47±3.14 7.67±3.35 .00**
*p<.05, **p<.01 

Table 4. Comparison of visual-motor integration, cogni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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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경두개 직류자극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시지각,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된 증

상인 인지기능 손상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방법은 신체 

활동을 통한 인지기능 훈련, 목적 있는 활동을 사용하는 

인지활동, 놀이 및 수공예 활동과 함께 이와 같은 활동

을 동시에 이용한 복합 중재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놀이 

및 수공예 등의 목적 있는 활동을 위와 같은 중재를 함

께 사용하는 복합중재 방법이 있다(Kim 등, 2017). 이러

한 중재 방법은 치매환자의 중요한 문제인 뇌의 직접적

인 자극 없이 가소성의 변화 유·무를 알 수 없다는 한계

가 있다. 그 안으로 경두개 직류자극을 이용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경두개 직류자극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뇌를 자극하여 신경가소성의 변

화를 일으키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Lucchiari 등, 
2018). 

경두개 직류자극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개선에 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별히 조현병 관

련 인지기능 저하,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였다(Hong 등, 2020). André 등(2016)의 

연구에서는 혈관성 치매 환자 21명에게 왼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양극의 전류 자극을 20분간 

제공한 그룹과 허위 자극을 제공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다양한 영역의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행동 기능 장애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특히 단기 시

각 기억, 단기 언어 기억, 실행기능에 증가를 보였다. 치
매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주로 인지기능 훈련

에 초점이 맞춰 있으므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시각-운
동 통합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인지기능의 증진을 보

인 왼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경두개 

직류자극을 제공하고 동시에 인지 훈련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시지각,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군에는 경두개 직류자극과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조군에는 허

위로 경두개 직류자극과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다. 중재 결과 집단 내에서 모두 중재 전과 후의 인지 기

능, 시지각, 일상생활활동 및 운동관련 일상생활활동과 

사회성 관련 일상생활활동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변화량 차이에서도 인지

기능, 시지각, 일상생활활동 및 운동관련 일상생활활동

과 사회성 관련 일상생활활동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Falcone 등(2018)의 연구에서는 경두

개 직류자극을 적용하였을 때 시각 탐색 과제의 수행력 

향상과 시공간 주의집중력 향상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Im 등(2019)은 11명의 실험군

과 7명의 조군에게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부위에 경두개 직류자극을 가정에서 6개월 

동안 제공하였을 때, 실험군의 경우 인지기능의 증진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뇌 손상이 없는 정상인 15명
에게 왼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 부위에 

경두개 직류자극을 적용하였을 때, 시지각 기능의 증진

이 나타났다(Brunnauer 등, 2018). 이러한 결과는 왼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경두개 직류자극

의 적용은 정상인뿐만 아니라 뇌손상 환자인 치매의 경

우에도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시지각 기능의 증진을 나

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에게 적용하였을 때, 인지기능의 증진, 일상생활활동의 

전반적 기능 향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Kwon 등

(2021)의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한 인지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시지각 능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서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실험군과 조군 모두 인지기능, 시지각, 일상생활

활동의 유의한 증진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
일상생활활동의 경우 인지기능과 시지각 기능에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Kang 등(2020)의 연구에서 

5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가상현실 기반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인지기능과 시지각 능력, 일
상생활활동에 증진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는 본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훈련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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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움직임을 포함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생활

활동 중 운동기능의 증진과 함께 시지각 능력의 전반적

인 증진을 통해 일상생활활동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기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행 

단계에 따라 운동 기능의 문제와 이와 관련한 시지각 능

력의 장애와 전반적인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Kim 등, 2020).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복합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

이다. 경두개 직류자극과 동시에 인지시각 운동 프로그

램을 함께 적용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이에 한 효과적

인 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상자 수의 제한으로 연구 결과

의 일반화가 어려웠고, 중재 후 추적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 결과의 지속 정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

수의 환자를 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중재 후 

치료 효과의 지속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추적조사가 필

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치매 환자 30명을 상으로 6주간 왼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경두개 직류자극

을 적용한 그룹과 적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인지

기능, 시지각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왼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경두개 직류자극과 함께 인

지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집단내 인지기능, 
시지각 및 일상생활활동의 증가를 보였고, 허위 경두개 

직류자극과 인지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한 조군에서도 

집단내 인지기능, 시지각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증가를 보였으며, 집단간 변화량의 차이에서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

로 경두개 직류자극을 통해 왼쪽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를 활성화 시킴으로 인지기능, 시지각 및 

일상생활활동의 증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

은 뇌 기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재활 영역에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시지각 및 일상생활활동을 증진시

키는 또 하나의 치료법으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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