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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Exercise influences the generation of brain cells through learning and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acquiring motor skills and helps improve brain function. It is necessary to scientifically verify how brain wave activity, a 

method of analyzing brain function, affects movement. Purposes: We scientifically identify the positive effects on EEG 

activity when applying complex functional linear ladder movements in an appropriate environment. Methods: After 

recruiting 30 male university students, we divided them into a linear ladder exercise group, a treadmill exercise group, and 

a control group, and exercise was applied and measured repeatedly for ten weeks.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

icant change between groups in the left prefrontal lobe of alpha waves when exercise was applied (p < .05). Conclusions: 

Although exercise has a positive effect on EEG, line ladder exercise, which applies a complex pattern and produces more 

leg movement, appears to have a better impact on brain function than traditional aerobic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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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경: 운동은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 및 경험을 통해 뇌세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뇌기능 향상               

에 도움이 된다. 뇌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인 뇌파의 활성도를 통해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              

이 필요하다. 목적: 적합한 환경에서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줄 사다리 운동을 적용하였을 때 뇌파 활성에 미치는 긍정               

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방법: 남자대학생 30명을 모집 후 줄사다리운동집단, 트레드밀운동집단, 통            

제집단으로 나누어 10주간 운동을 적용하여 반복측정하였다. 결과: 운동 적용 시 알파파의 좌측 전전두엽에서 그룹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 < .05). 결론: 규칙적인 운동적용 시 뇌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복잡               

한 패턴을 적용하여 하지의 기능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줄 사다리 운동이 전통적인 유산소운동과 비교하여 뇌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사다리운동, 뇌파, 뇌파활성, 기능적운동 

서  론

운동이 과거에는 체력증진 및 질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에는 뇌의 구조적 강화와 기능적 향상에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Landi & Della-Maggiore, 2011).       

이는 운동이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 및 경험에       

의해 뇌세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Ericson et al., 2009), 해        

마의 내피세포 증식 및 혈관 세포생성의 증가로 뇌의 기능이        

더욱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Cotman & Christie, 2007).

뇌의 기능을 가늠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은 뇌파        

를 이용할 수 있으며(김영일, 2013), 대뇌피질에서 신경세포      

들의 전기적 활동들을 두피 표면에 발생시키는데(Brismar,     

2007), 이러한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두피 상에 전극을 접착        

하고 증폭하여 기록한 것을 뇌파라고 부른다(Barnea et al.,       

2005). 뇌파에서는 알파파와 베타파의 변화에서 주로 관찰되      

며(정동근, 강병용, 이재구2013), 알파파는 두정엽(pari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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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두엽(occipital)에서 잘 기록되고, 정상 성인의 각성, 안       

정기, 눈감은 상태에서 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Kim &       

Jang, 2000). 베타파는 전두엽(frontal)에서 잘 기록되고, 주      

의를 집중하여 정신 활동을 할 때 뇌 전체에서 광범위(wide        

spread beta rhythm)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운동의 형       

태에 따라 뇌파의 변화가 나타난다(Crabbe & Dishman,      

2004). 따라서, 동적운동의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을 적용하였     

을 때 뇌파의 활성이 증가하며(Bailey et al., 2008), 요가와        

호흡훈련 및 명상과 관련된 정적운동 시 대뇌의 혈액 흐름        

이 빨라져 전전두엽의 뇌파 활성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Cahn, 2006). 또한, Jeong et al.,(2012)의 연구에서 1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근력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의 복합 운동을      

적용한 연구 결과 모든 영역의 뇌파가 활성화되었음을 보고       

하였고, 상·하지 움짐임 에서는 대뇌피질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지와 비교하여 하지 운동 시 양쪽 모        

두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는 빈도가 높아 상지 운동에 비        

해 편측화(laterality) 정도가 작다고 하였다(Ungerleider,    

1995). 이와 같이, 운동은 뇌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상         

지의 움직임 보다 하지의 움직임을 복합운동과 같이 복잡한       

움직임이 뇌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운동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운동형태에 따른 뇌기능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로, 기능적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내는 운       

동을 적용하여 효과성을 비교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줄       

사다리 운동은 단방향성의 전통적인 유산소운동과 달리 감      

각계와 운동계의 협응이 전제가 된 운동방법으로 좁은 공간       

에서도 전 ·후, 좌·우패턴의 변화를 통해 간단한 스텝에서 어        

려운 스텝까지 난이도 설정을 하여 감각운동기능을 향상시      

키는 운동이다(Sudha et al., 2012). 사다리운동을 적용한 연       

구들은 발목 기능(Hess et al., 2001)과 선수들의 경기 수행        

능력 (Yap, Brown, 2000)과 같이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수행       

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뇌파변화와 관련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적인 줄사다리 운동을 적용한 후       

뇌파 활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대학교 재학 중인 일반 남학생으로       

감각 및 운동장애, 근  ·  골격계에 대한 병력이 없고, 1년간 규            

칙적인 운동 경험이 없는 대상을 모집하였다. 총 48명의 신        

청자 중 실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자발적 참여를 통하         

였으며, 실험참여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동 외의 운동       

은 실행하지 않도록 제한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한 남        

학생 30명을 선정하였다. 통제 집단(NEG) 10명, 트레드밀      

운동집단(TEG) 10명, 줄사다리 운동 집단(LLTG) 10명으로     

무선 표집방법으로 각각의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대상자는     

Table 1과 같다. 

뇌파 측정 방법

뇌파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산화 뇌파측정기인 QEEG-     

8(LXE3208, LAXTHA inc, Korea)를 이용하였다. 이 장비      

는 8개의 채널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뇌파       

측정과 획득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전      

극 부착 위치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일한 검사자가 실시하였다.

외부소음이 차단된 실험실에서 피험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있게 하였으며, 검사자가 측정 시 실시간 뇌파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였다.      

전극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에 소지하거나,      

부착된 금속류를 모두 제거하게 하였다. 의자의 등받이에 몸       

을 밀착하여 편안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일정한 호흡을 유       

도하고, 씹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 및 움직임을 금지시키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였다. 

전극 부착은 10%-20% 국제표준 전극 배치법(International     

10-20 system)(Fig. 1을 이용하여 머리 표면의 8부위(좌  ·  우          

측의 전전두엽, 전두엽)에 단극 유도(monopolar derivation)     

Table1. Characteristic of subjects 

Group Age (yrs) Hight (cm) Weight (kg) BMI (kg/m2)

LLTG 19.70 ± 1.41 174.33 ± 3.29 64.90 ± 9.5 21.34 ± 2.93

TEG 19.50 ± 0.84 173.43 ± 2.71 64.26 ± 8.6 21.35 ± 2.63

NEG 19.80 ± 1.13 170.40 ± 4.81 61.90 ± 12. 21.21 ± 3.50

p 0.051 0.287 0.844 0.804

Values are Mean ± SD, N: 30 persons.

LLTG: linear ladder Training Group, TEG: Treadmill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Fig 1. International 10-20 system.(www.laxt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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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착하였으며,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인 A1은 좌      

측 귓불 뒤,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인 A2는 우측 귓불       

뒤에 부착하였다.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기 전에 피부와 접촉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머리의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접시 전극에 전용 풀(ElefixZ-401CE, Japan)을 묻혀 두피       

에 부착을 하였다. 부착된 접시 전극 위에 2 × 2 cm 크기의           

거즈를 덮어 두피에 더욱 잘 고정되도록 하였다(Fig. 2). 

뇌파 분석 방법

생체신호 분석 소프트웨어인 Telescan 프로그램(LXE5209,    

Laxtha, Korea)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후 분석하였으며,      

뇌파는 256Hz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여 12-bit AD변환      

(analog-digital converter)에 의해 컴퓨터로 저장되고 저장된     

자료(rawdata)는 고속퓨리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통    

해 뇌파의 상대전력(relative power spectrum)에 해당되는 값      

을 측정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상황을 컴퓨터 record 모드를      

이용하여 시간 뇌파파형을 관찰하며 피험자의 상태 및 잡파       

의 혼입을 최소화하였다. 뇌파의 주파수 영역(frequency     

band)는 알파파(alpha,; α)는 8~13 Hz, 베타파(Beta; β)는      

14~30 Hz로 설정하였다. 

줄 사다리 기능적 운동 프로그램

줄 사다리를 이용한 기능적 운동프로그램은 Polman et al.,       

(2009)와 Park (2010)이 제시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험 목적       

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사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출발지점      

까지 이동 시에는 가벼운 런닝을 하도록 하였다. 스스로 동        

작을 익힐 수 있을 때까지 전 주자가 선행을 하였으며, 무리         

없이 동작을 시행했을 경우, 진행 방향을 바꾸어 실시하도       

록 하였다. 운동 강도는 무선 심박수 측정기(Polar RS 100,        

Polar, USA)를 이용하여 목표 심박수 범위에서 진행하였고,      

Karvonen 방식에 의한 목표 심박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Karvonen & Vuorima, 1988). 

1~2주는 저강도 30~40% HRmax, 3~10주는 중강도 60~      

70% HRmax에서 실시하였으며, 총 10주간, 주 3회를 기준       

으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각 10분씩 실시하고 본 운동       

은 1회 40분간 실시하였다. 운동 중 목표 달성여부는 무선 심         

박수 측정기 또는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였다(Garnacho et al, 2018). 자       

세한 운동방법은 Table 2와 같다.

트레드밀 운동 프로그램

트레드밀 운동 프로그램은 Karvonen의 공식을 이용하여     

목표심박수를 설정하였으며, 1~2주는 30~40%의 저강도에서    

운동을 실시 하였다. 3~10주는 60~70%의 중강도에서 운동      

을 실시하였으며, 총 10주간, 주 3회, 40분씩 실시하였다. 준        

비운동 10분, 정리운동 10분을 포함하여 매회 총 60분간 실        

시하였다. 운동 강도는 무선 심박수 측정기와 운동자각도      

(RPE)를 이용하여 목표달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Windows SPSS/PC Ver.25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고,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      

하였다. 운동종류에 따른 측정시기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반복측정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각 그룹별 전·       

후 차이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paired sample) t-test를 실시       

하였으며, 각 시기 별 그룹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실시하여, Duncan을 통해 확인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알파파의 활성 변화

줄 사다리를 이용한 기능적 운동을 이용한 뇌파의 알파파       

(alpha wave)변화는 Table 3과 같다.

Fig. 2. Position of electrode. 

Table 2. Functional exercise with ladder program

Stage Content Week
Duration

(min)

Intensity

(%)

Warm-up Stretching 10

Main 

exercise

Ankle skip,

Lateral high knee runs

High knee skip

Wide skip

Skip & Crossover

2 in, 2 out

Icky shuffle

Bunny Hops

One foot Hops

Ski Jumps

Zig zags

1-2 

40

THR 

40~50

3-10 
THR 

60~70

Cooling

down
Stretchin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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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전전두엽 변화는 그룹 간(p < .05), 시기 간과 상호작         

용(p < .001)에서 모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        

결과 그룹 간에서는 통제그룹보다 트레이드밀 운동그룹, 줄      

사다리 운동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 간       

사후분석 결과도 동일 하게 두 운동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전전두엽 변화는 시기 간과 상호작용(p < .001)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시기 간 사후분석 결과는 두 운        

동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측과 우측      

의 전두엽 변화는 시기 간과 상호작용(p < .001)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시기간 사후분석 결과는 두 운동그룹에      

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파의 활성 변화 

줄 사다리를 이용한 기능적 운동을 이용한 뇌파의 베타파       

(beta wave)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전전두엽의 좌측과 우측 변화는 시기 간과 상호작용      

(p < .001)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시기 간 사후분석        

결과는 두 운동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측 전두엽의 변화는 시기 간(p < .001)과 상호작용(p < .05)에         

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시기 간 사후분석 결과는 두        

운동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전두      

Table 3. Changes in alpha wave activity

Items Group Pre Post △% F

prefrontal

 lobe

Lt

RLTG(a) 0.295 ± 0.074 0.416 ± 0.094*** 41.01
G:3.486*

T:39.6***

G×T: 19.501***

TEG(b) 0.330 ± 0.075 0.397 ± 0.056*** 20.30

NEG(c) 0.286 ± 0.133 0.269 ± 0.081 −5.94

F .654 10.325***

post-hoc ns c < b, a

Rt

RLTG(a) 0.306 ± 0.083 0.426 ± 0.083*** 39.21 G:2.746

T:48.193***

G×T:13.495*

TEG(b) 0.346 ± 0.089 0.399 ± 0.072** 15.31

NEG(c) 0.286 ± 0.107 0.296 ± 0.095 3.49

frontal lobe

Lt

RLTG(a) 0.303 ± 0.089 0.445 ± 0.102*** 46.86 G:2.235

T:43.551***

G × T:25.611***

TEG(b) 0.357 ± 0.106 0.410 ± 0.081** 14.84

NEG(c) 0.316 ± 0.070 0.301 ± 0.091 −4.74

Rt

RLTG(a) 0.323 ± 0.095 0.464 ± 0.102*** 43.65 G:1.525

T:33.421***

G × T:15.244***

TEG(b) 0.369 ± 0.110 0.427 ± 0.081*** 15.71

NEG(c) 0.337 ± 0.107 0.329 ± 0.092 −2.37

Values are Mean ± SD, unit: ㎶., △ = (Post-Pre)/Pre

RLTG(a): rope ladder Training, TEG(b): Treadmill Exercise Group, NEG(c): Non Exercise Group

*p < .05, **p < .01, ***p < .001 

Table 4. Changes in Beta Wave Activity

Items Group Pre Post △% F

Prefrontal

 lobe

Lt

RLTG(a) 0.224 ± 0.517 0.287 ± 0.039** 28.12 G: 1.394

T: 25.143***

G×T: 16.523***

TEG(b) 0.213 ± 0.039 0.242 ± 0.034*** 13.61

NEG(c) 0.229 ± 0.049 0.236 ± 0.060 3.05

Rt

RLTG(a) 0.217 ± 0.053 0.292 ± 0.047** 34.56 G: 2.926

T: 22.902***

G×T: 14.578***

TEG(b) 0.212 ± 0.046 0.239 ± 0.039** 12.73

NEG(c) 0.212 ± 0.042 0.202 ± 0.053 −4.71

Frontal lobe

Lt

RLTG(a) 0.218 ± 0.055 0.271 ± 0.036** 24.31 G: 2.804

T: 15.770***

G×T: 5.232*

TEG(b) 0.220 ± 0.054 0.245 ± 0.054 11.36

NEG(c) 0.196 ± 0.058 0.197 ± 0.046 0.51

Rt

RLTG(a) 0.224 ± 0.051 0.268 ± 0.043** 19.64 G: 2264

T: 6.003*

G×T: 8.758***

TEG(b) 0.221 ± 0.062 0.241 ± 0.061 9.04

NEG(c) 0.207 ± 0.044 0.188 ± 0.064 −9.17

Values are Mean ± SD, unit: ㎶, △ = (Post-Pre)/Pre

RLTG(a): rope ladder Training, TEG(b): Treadmill Exercise Group, NEG(c): Non Exercise Group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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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의 변화는 시기 간(p < .05)과 상호작용(p < .01)에서 유의         

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시기 간 사후분석 결과는 두 운동그        

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복잡한 패턴의 기능적운동이 뇌파활성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간 줄사다리를 이용한 기능적운     

동과 전통적인 트레드밀운동을 적용하였다. 운동 중재 전  ·  후          

의 뇌파를 측정하여 전두엽과 전전두엽의 뇌파활성(Alpha     

wave, Beta wave)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파파의 좌측 전전두엽에서 기능적운동그     

룹과 트레드밀 운동그룹, 통제그룹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좌  ·  우 전전두엽과 전두엽의 알파파와 베타파          

에서 시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대뇌혈액의 변화는 뇌파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Delp et al., 2001). 규칙적으로 실시한 기능적운동과      

트레드밀 운동을 통한 뇌 혈류량의 활발한 변화가 뇌파의 활        

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Amjad et al., 2019). 줄사        

다리를 이용한 기능적운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강도의 운      

동을 실시한 트레드밀 운동그룹에서도 좌  ·  우 전전두엽과 전          

두엽에서 뇌파의 활성이 나타났으나, 기능적운동그룹과 비     

교하여 운동 전  ·  후 증가율은 다소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패턴으로 구성되어진      

기능적운동이 트레드밀운동과 비교하여 뇌파활성에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운동     

의 특징은 휴식 없이 여러 종목의 운동을 순환식으로 실시        

하는 서킷트레이닝의 방식과 유사하며 동일한 특징을 가지      

고 있는 사다리운동 프로그램이 유산소성과 무산소성 운동      

의 복합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 전통적인 트레드밀 운동과       

비교하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Voelcker-     

Rehage & Niemann, 2013). 뇌파는 정상인이 흥분하거나 특       

정한 과제에 주의를 집중할 때 대뇌피질의 세포들이 상호작       

용하여 진동하지 않는 비동기화(desynchoronization)현상에   

의해 빠른 주파수의 베타파가 활성화되며, 안정을 취하고 있       

을 때는 대뇌피질의 다수 세포가 거의 동시에 활동하는 동        

기화(synchronization) 현상에 의해 알파파가 우세하게 나타     

난다(Bazanova & Vernon, 2014). 베타파의 운동 후 증가       

양상은 운동 시 발생하는 일정한 부하에 따른 심신의 긴장        

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적당한 긴장은 집중력을 높여주기       

도 한다(Moraes et al., 2007). 규칙적인 기능적 줄사다리운       

동이 다양한 방식의 움직임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       

산소운동에 비교하여 운동 적용 후 베타파가 활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기능적운동그룹과 트레드밀운동 훈     

련에서 10주간 운동 후에 측정한 알파파의 크기가 높고 베        

타파가 더 낮은 이유는 뇌파 측정 시에 눈을 감고 안정된 상          

태에서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두 파형의 크기에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좌뇌와 우뇌의 특징을 살펴볼       

때, 효과적인 두뇌활동은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맞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운동 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뇌의      

뇌파활성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운동을 통하여        

우뇌의 특징인 협응력, 공간사고력, 시각적 통찰력, 지각 속       

도력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Lim et al.,2006). 선행       

연구에서는 줄사다리를 이용한 기능적운동을 적용한 후 뇌      

파활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연구와 비교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일한 강도를 적용한 트레드밀 운        

동의 뇌파활성 변화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능적운동을 실시      

하였을 경우 뇌파활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줄사다리운동과 트레이드밀운동 모     

두 뇌파 활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통적인 트       

레드밀 운동과 비교하여 줄사다리 운동그룹에서 시기 간에      

뇌파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줄사다        

리운동이 전통적인 트레드밀 운동과 비교하여도 뇌파활성의     

효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의 기능적 향상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줄사다리 운동을 유산소적 운동으로서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이라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을 3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줄사       

다리를 이용한 기능적운동과 전통적인 트레드밀운동을 적용     

하였을 시 뇌파활성에 미치는지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       

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줄사다리를 이용한 기능적 운동에 따른 뇌파활성 변화는      

알파파의 좌측 전전두엽에서는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사후검정 결과 기능적 운        

동그룹과 트레드밀 그룹이 통제 그룹에 비하여,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시기 간의 차이는 알파파와 베타파의 좌  ·  우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기능적 운동그룹과 트레드밀 운동그     

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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