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Radiol., Vol. 17, No. 7, December 2023"

1179

Analysis of Technology and Research Trends in Biomedical Devices 

for Measuring EEG during Driving

Gyunhen Lee1, Young-Jin Jung1,*

1School of Healthcare Biomedical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14, 2023.   Revised: December 29, 2023.   Accepted: December 31, 2023.

ABSTRACT

Recent advancements in modern transportation have led to the active development of various biomedical signal 

and medical imaging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cognitive/neuroscience, the importance of 

electroencephalography (EEG) measurement and the development of accurate EEG measurement technology in 

moving vehicles represent a challenging area. This study aims to extensively investigate and analyze the trends in 

technology research utilizing EEG during driving. For this purpose, the Scopus database was used to explore 

EEG-related research conducted since the year 2000, resulting in the selection of about 40 paper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signal processing technology, EEG measurement device 

development, and in-vehicle driver state monitoring technology. Additionally, a ultra compact 32-channel EEG 

measurement module was designed. By implementing it simply and measuring and analyzing EEG signals, 

in-vehicle EEG module’s functionality was checked. This research anticipates that the technology for measuring 

and analyzing biometric signals during driving will contribute to driver care and health monitoring i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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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최근 이동 수단의 발달은 다양한 생체 신호 및 

의료영상 측정용 의료기기의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체 신호 및 의료영상 측정용 의

료기기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됐다. 1970년 첫선을 

보인 전산화단층영상(Computed Tomography)의 경

우 최초의 장비는 병원 내 설치를 목적으로 하였으

나, 최근 이동이 가능한 구급차 등에 탑재가 가능

한 CT 장비도 개발되어 사용되는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차량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1]. 특히, 다양한 

생체 신호 중에서 그 신호의 크기가 가장 작아서 

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생체 신호로는 뇌파

(electroencephalography, EEG)가 존재한다. 뇌파는 

뇌의 신경세포(Neuron)가 활성화(Activation)를 일으

키면 생성되는 화학적 변화를 전위(electric 

potential)로 측정하는 기법이다. 비록 2008년 뇌파

의 심전도를 운전 중인 차량에서 측정하여 수면 상

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시도되기는 하였지만[2], 여

기서 발생하는 뇌파의 전위 값은 uV 단위로, 그 신

호가 매우 미약하여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측정하

기는 매우 어려운 도전적 문제로 존재하여 왔다. 

급격히 발전하는 공학적 기술들의 혁신에 힘입

어 최근 운전 중 뇌파의 측정을 통한 운전자의 상

태를 파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해 왔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신호처리 기술의 발전에 기반해

서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신경과학(Neuro Science), 그리고 운전재활

(Driving Rehabilitation)등의 융합 의료분야에 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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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있으나, 관련된 최신 기술과 연구 동향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여 연구의 접근성이 낮은 현실이

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뇌신

경 및 인지과학과 관련된 뇌신 뇌파 측정 기술에 

대해 의공학적 측면에서 기술과 그 연구 동향을 조

사하고, 이를 정리하여 향후 미래에 필요시 되는 

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MATERIAL AND METHODS

우선, 관련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Scopus를 이용

하여 최신문헌을 탐색하였다. 2000년 이후에 연구

가 진행된 최신문헌 중 공학(Engineering)과 컴퓨터 

사이언스(Computer Science) 분야에 한정하여 뇌파

를 키워드(Keyword)에 포함하고 영어로 작성된 논

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탐색 옵션에서 “EEG” & 

“CAR”의 두-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거나, “EEG” 

& “Driving”이 제목에 들어간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 검색 결과 초기 13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검색된 논문 중에서 가상의 운전환경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는 제외하여 총 40편의 논문이 분류되

었다. 분류된 논문은 아래의 Table 1에 연도별로 정

리되었다. 

분류된 논문은 크게 4가지로 (패턴인식, 장비개

발, 감성분석, 피로도분석)으로 분류하였다. 패턴인

식(Pattern)의 경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rain 

Computer Interface, BCI)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을 포함하여 분류하였으며, 초기 논

문 검색식에서 공학 및 컴퓨터사이언스 분야로 제

한한 특징상 대부분의 논문이 패턴인식에 포함되

었다, 다만, 여기서 기계학습적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제외하였다. 뇌파 측정 

디바이스개발분야(Device)는 새로운 장비의 개발을 

논문화한 경우를 나타낸다. 감성인식(Emotion)의 경

우 스트레스 인식을 함께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마

지막으로 피로도(Fatigue)는 주의력을 포함하여 분

류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Ⅲ. RESULT & DISCUSSION

검색된 논문에서 나타난 주요 기술은 크게 신호처

리기술, 디바이스개발 기술, 차량 내에서 운전자 상

태 모니터링을 위한 융합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신호처리 기술

신호처리 기술의 경우 대부분 전통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frequency 

spectrum analysis)을 바탕으로 주의력 및 집중력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존재하였으나, 2015년 이후, 단

순 주파수분석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

습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연구 분야가 많이 늘어나

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기계학습의 비중

보다는 LSTM(long and Short Term Memory) 인공지

능 모델을 이용한 EEG 분석 연구도 제시되는 등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연구가 출판되었다. 

2. EEG 측정 디바이스 개발 기술

사실 EEG는 uV 단위의 뇌 신경세포의 전위활동

을 측정하는 신호로 주변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서 초기에 찾은 135편의 

논문 중 40여 편의 논문으로 줄여지는 과정에서 많

은 수의 논문이 가상의 운전환경을 제시한 부분도 

존재한다. 실제 운전 중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기계와 전자장비가 작동하는 환경에서 운전자의 

EEG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도전적인 과제에 

해당한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휴대용 EEG 장비

의 상용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러한 연구

의 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사에서

도 오직 1편의 연구논문만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논

문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관련되어서, 차량 주행 중 운전자의 EEG 

측정 시 노이즈를 저감하는 방법의 논문을 검색하

지 못하였지만, 관련 기술에 대해 언급하자면 아래

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다. 

1) Wearable Device: 측정 시스템은 머리에 부착

형으로 존재하여 도선의 길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도선의 닫힌회로(closed loop)의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System on Chip: 측정 시스템의 전치 증폭기 

회로를 구성할 때 회로기판 내에 전자기력선

의 투과 면적이 매우 작아야 한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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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DS1299(TI, USA) 칩과 같은 뇌파 전용 

측정 반도체 증폭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권장

된다. 

3)　Stable Power & Battery: 측정 시스템의 노이즈

(noise) 저감을 위해서 안정적 출력을 갖추는 

전원과 배터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Wireless System: 특정 시스템은 실시간 분석을 

위한 메인 프로세스와 와이파이(WIFI) 혹은 

블루투스(Bluetooth) 통신을 이용하여야 한다. 

5) Electromagnetic Shielding: 시스템 케이는 전기

장 및 자기장에 차폐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특별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리와 뮤메탈등의 재질을 기반으

로 하는 모자 형태 구조물의 설계가 요구될 

수 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collected papers

Years Pattern Device Emotion Fatigue Total #

09’ 0

10’ [42] 1

11’ 0

12’ 0

13’ [3-4] 2

14’ [41] [41] 1

15’ [5-6] [43-45] 5

16’

17’ [7] 1

18’ [8-9] [46] 3

19’ [10-13] [47] 5

20’ [14-16] [48] 4

21’ [17-21] [20-21],[49-50] 7

22’ [22-32] [27] [23-26],[29],[31] 11

23’ [33-40] [33-34],[36-40] 8

3.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기술

차량내에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융합

기술의 경우 Table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수의 논문이 출판되고 있

다. 특히, 이 기술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

여 운전자의 졸음, 스트레스, 인지, 피로도 뿐만 아

니라 감성인식 등을 탐색하여 알려줄 수 있는 피드

백(feedback) 형태의 기술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

한 기술의 개발은 향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운전자의 건강모니터링(check-up), 재활운동

(rehabilitation), 정신케어(Mental Care)등의 기술 개

발에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운

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차량 내에서의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

이라 예상된다.

4. 기술 동향

최근 출판된 운전 중 EEG를 측정 및 분석에 기

반한 기술의 개발은 급속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속히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과 더불어,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스메니지먼트(Health Management)를 추

구하는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는 트렌드(Trend)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EEG 측정 디바이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앞

서 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EEG 측정 디바이스는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EEG를 측정하기 위해 특별

히 제작된 제품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인 일반적

인 용도로 개발된 제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품은 

차량과 같이 대부분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환경 속

에서, 엔진 또는 모터와 같은 큰 전자기장 노이즈

를 발생시키는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에는 이론적

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기

술의 유의미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운전자 모니터링 및 케어 기술뿐만 아니라, 

차량 내에서 측정이 특화된 EEG 및 생체 신호 측

정 디바이스 개발 기술의 개발도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5. 차량용 뇌파 측정 기술의 구현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최신 뇌파 측정기술의 연구를 위

한 차량용 뇌파 측정 모듈의 핵심 기본기술을 직접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뇌파를 정

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생체증폭기 개발을 위해서

는 고정밀 전치 증폭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회

로의 설계가 필요하다. 최신 관련 아날로그-프론트- 엔

드(Analog-Front-End, AFE) 제품 중 하나인 ADS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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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USA) 반도체 칩을 채택하였다. ADS1299는 

24bit의 해상력을 가지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성

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8 KHz까지 표본화율

(Sampling Rate)을 가진다. 또한, 시스템의 저-노이

즈 구성을 위한 TPS7A20 (TI, USA) 전원 칩셋을 

이용하여 극-저-노이즈 전원을 구성하였으며, 휴대

용 시스템의 충·방전을 위한 TPS60400 (TI, USA) 

칩셋을 채택하였다. 뇌전의 특성상 음전원(Negative 

Output)의 구현을 위해서 TPS723 (TI, USA)를 사용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2.5V, 2.5V, 

3.3V의 전원을 생성하는 회로를 설계하였다. 실시

간 데이터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TMS320F28027 

(TI, USA) 마이크로컨트롤러(MCU)를 채택하여 Fig 

1과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Fig. 1. The Home-made EEG board developed for 
in-vehicle brain signal measurement

Fig. 2. The Home-made software designed to measure 
brain signals on a PC using the developed EEG board

이렇게 제작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시스템 제어 및 신호 측정용 앱(Application Software)

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눈을 감았을 때 

후두엽에서 발생하는 알파파(Alpha Wave)의 뇌파 

신호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후두엽 바로 위에 

있는 O1, O2 (EEG 10 - 20 system 기반 전극 위치)

에 전극을 배치하여, 2개의 전극에서 측정된 신호

를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3은 

분석된 스펙트럼 결과를 나타내며, 여기서 8 ~ 

11Hz 사이의 주파수 신호가 크게 측정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Fig. 2에서 ADS1299 칩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Test EEG 신호도 잘 측정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3. Analysis result: the frequency spectrum of 
brain signals measured on the occipital-lobe (O1, O2) 

during the eyes are closed

실제 제작된 보드의 크기는 가로 11.5 cm, 세로 

5.5 cm로 양면 최적화를 이루게 된다면, 이 크기 또

한 40% 이상 더욱 작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되며, 측정 신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기 

차폐형 케이스의 제작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차량

용 뇌파 측정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의 진행이 가능

할 것이라 기대된다. 

Ⅳ. CONCLUSION

운전 중 EEG와 같은 생체 신호 측정 장비의 기

술은 향후 도래할 자율주행 시대에 맞추어 많은 연

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운전자 케어를 위

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기술이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향후 자율주행 시대에 맞추

어 차량 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로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기술의 혁

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차량 내에서 측정이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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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선된 EEG와 같은 생체 신호 측정 장비의 개

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디바이스 기술의 발전은 현

재 진행 중인 다양한 연관 기술의 급진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본 과제(결과물)는 2023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 (재단 과제

관리번호: 광주전남플랫폼 2021RIS-002)

Reference

[1] J. M. Gutiérrez, R. J. Emery, S. A. Parker, K. 

Jackson, J. C. Grotta, "Radiation Monitoring Results 

from the First Year of Operation of a Unique 

Ambulance-based Computed Tomography Unit for the 

Improved Diagnosis and Treatment of Stroke 

Patients", Health Physics, Vol. 110, No. 5, pp. 

S73-S80, 2016. 

http://dx.doi.org/10.1097/HP.0000000000000502

[2] E. Michail, A. Kokonozi, I. Chouvarda, N. 

Maglaveras, "EEG and HRV markers of sleepiness 

and loss of control during car driving", In 2008 30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pp. 

2566-2569, 2008. 

https://doi.org/10.1109/IEMBS.2008.4649724

[3] J. Y. Kim, C. H. Jeong, M. J. Jung, J. H. Park, D. 

H. Jung, "Highly reliable driving workload analysis 

using driver electroencephalogram (EEG) activities 

during driv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Vol. 14, No. 6, pp. 965-970, 2013. 

http://dx.doi.org/10.1007/s12239%E2%88%92013%E2%

88%920106%E2%88%92z

[4] T. Ikenishi, T. Kamada, M. Nagai, "Analysis of 

longitudinal driving behaviors during car following 

situation by driver’s EEG using PARAFAC", IFAC 

Proceedings Volumes, Vol. 46, No. 15, pp. 415-422, 

2013. 

http://dx.doi.org/10.3182/20130811-5-US-2037.00023

[5] A. Saha, A. Konar, P. Das, B. S. Bhattacharya, A. 

K. Nagar, "Data-point and feature selection of motor 

imagery EEG signals for neural classification of 

cognitive tasks in car-driving",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pp. 1-8, 2015. 

https://doi.org/10.1109/IJCNN.2015.7280831

[6] R. Chavarriaga, Z. Khaliliardali, L. Gheorghe, I. 

Iturrate, J. D. R. Millán, "EEG-based decoding of 

error-related brain activity in a real-world driving 

task",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Vol. 12, No. 6, 

pp. 066028, 2015. 

http://dx.doi.org/10.1088/1741-2560/12/6/066028

[7] A. Saha, A. Konar, A. K. Nagar, "EEG Analysis for 

Cognitive Failure Detection in Driving Using Type-2 

Fuzzy Classifiers", IEEE Transactions on Emerging 

Topics in Computational Intelligence, Vol. 1, No. 6, 

pp. 437-453, 2017. 

http://dx.doi.org/10.1109/TETCI.2017.2750761

[8] L. G. Hernández, O. M. Mozos, J. M. Ferrández, J. 

M. Antelis, "EEG-based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under different car driving conditions", Frontiers in 

Neuroinformatics, Vol. 12, pp. 29, 2018. 

http://dx.doi.org/10.3389/fninf.2018.00029

[9] S. Sugiono, W. Denny, D. P. Andriani, "The impact 

of road complexity on the psychophysiological load 

experienced by car drivers using 

electroencephalography (EEG) measurement of 

brainwaves", Acta Neuropsychologica, Vol. 16, No. 4, 

pp. 361-374, 2018. 

http://dx.doi.org/10.5604/01.3001.0012.7926

[10] L. Yang, W. Guan, R. Ma, X. Li, "Comparison 

among driving state prediction models for 

car-following condition based on EEG and driving 

featur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 133, 

pp. 105296, 2019. 

http://dx.doi.org/10.1016/j.aap.2019.105296

[11] H. Luo, T. Qiu, C. Liu, P. Huang, "Research on 

fatigue driving detection using forehead EEG based 

on adaptive multi-scale entropy",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Control, Vol. 51, pp. 50-58, 2019. 

http://dx.doi.org/10.1016/j.bspc.2019.02.005

[12] S. Sugiono, D. Widhayanuriyawan, D. P. Andriani, 

R. P. Prasetya,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distance between cars on the driver 

psychophysiology during braking using EEG: A case 

study on driving in Indonesia", Acta 

Neuropsychologica, Vol. 17, No. 3, pp. 329-339, 

2019. http://dx.doi.org/10.5604/01.3001.0013.6189



1184

Analysis of Technology and Research Trends in Biomedical Devices for Measuring EEG during Driving

[13] F. Wang, Q. Xu, R. Fu, "Study on the effect of 

man-machine response mode to relieve driving 

fatigue based on EEG and EOG", Sensors, Vol. 19, 

No. 22, pp. 488. 2019. 

http://dx.doi.org/10.3390/s19224883

[14] B. Gabrielson, M. A. B. S. Akhonda, S. Bhinge, J. 

Brooks, Q. Long, T. Adali, "Joint-IVA for 

identification of discriminating features in EEG: 

Application to a driving study",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Control, Vol. 61, pp. 101948, 2020. 

http://dx.doi.org/10.1016/J.BSPC.2020.101948

[15] E. Schneiders, M. B. Kristensen, M. K. Svangren, 

M. B. Skov, "Temporal Impact on Cognitive 

Distraction Detection for Car Drivers using EEG", in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Series, pp. 

594-601, 2020. 

https://doi.org/10.1145/3441000.3441013

[16] W. Lu, Y. Wei, J. Yuan, Y. Deng, A. Song, 

"Tractor assistant driving control method based on 

eeg combined with rnn-Tl deep learning algorithm", 

IEEE Access, Vol. 8, pp. 163269-163279, 2020. 

http://dx.doi.org/10.1109/ACCESS.2020.3021051

[17] Q. Wang, Z. Mu, "Application of music in relief of 

driving fatigue based on EEG signals", EURASIP 

Journal on Advances in Signal Processing, Vol. 

2021, No. 1, pp. 1-15, 2021. 

http://dx.doi.org/10.1186/s13634-021-00794-8

[18] T. Tuncer, S. Dogan, A. Subasi, "EEG-based driving 

fatigue detection using multilevel feature extraction 

and iterative hybrid feature selection",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Control, Vol. 68, pp. 102591, 

2021. https://doi.org/10.1016/j.bspc.2021.102591

[19] Z. Zhou, A. Gong, Q. Qian, L. Su, L. Zhao, Y. Fu, 

"A novel strategy for driving car brain–computer 

interfaces: Discrimination of EEG-based visual-motor 

imagery", Translational Neuroscience, Vol. 12, No. 

1, pp. 482-493, 2021. 

http://dx.doi.org/10.1515/tnsci-2020-0199

[20] J. Tang, X. Li, Y. Yang, W. Zhang, "Euclidean 

space data alignment approach for multi-channel 

LSTM network in EEG based fatigue driving 

detection", Electronics Letters, Vol. 57, No. 22, pp. 

836-838, 2021. http://dx.doi.org/10.1049/ell2.12275

[21] L. Wang, D. Johnson, Y. Lin, "Using EEG to 

detect driving fatigue based on common spatial 

pattern and support vector machine", Turkish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s, 

Vol. 29, No. 3, pp. 1429-1444, 2021. 

http://dx.doi.org/10.3906/elk-2008-83

[22] S. Raiesdana, M. Mousakhani, "An EEG-Based 

Neuromarketing Approach for Analyzing the 

Preference of an Electric Car",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Vol. 2022, pp. 1-19, 

2022. http://dx.doi.org/10.1155/2022/9002101

[23] J. Harvy, A. Bezerianos, J. Li, "Reliability of EEG 

Measures in Driving Fatigue",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Vol. 

30, pp. 2743-2753, 2022. 

http://dx.doi.org/10.1109/TNSRE.2022.3208374

[24] Y. Zhang, R. Guo, Y. Peng, W. Kong, F. Nie, B. 

L. Lu, "An Auto-Weighting Incremental Random 

Vector Functional Link Network for EEG-Based 

Driving Fatigue Detection",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Vol. 71, pp. 1-14, 

2022. http://dx.doi.org/10.1109/TIM.2022.3216409

[25] Y. Zheng, Y. Ma, J. Cammon, S. Zhang, J. Zhang, 

Y. Zhang, "A new feature selection approach for 

driving fatigue EEG detection with a modified 

machine learning algorithm",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Vol. 147, pp. 105718, 2022. 

http://dx.doi.org/10.1016/j.compbiomed.2022.105718

[26] Y. Gu, K. Xia, K. Lai, Y. Jiang, P. Qian, X. Gu, 

"Transferable Takagi-Sugeno-Kang Fuzzy Classifier 

With Multi-Views for EEG-Based Driving Fatigue 

Recognition in Intelligent Transportation",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ol. 24, No. 12, pp. 15807-15817, 2022.

[27] A. Affanni, T. A. Najafi, S. Guerci, "Development 

of an EEG Headband for Stress Measurement on 

Driving Simulators", Sensors, Vol. 22, No. 5, pp. 

1785, 2022. 

http://dx.doi.org/10.1109/TITS.2022.3220597

[28] L. Tang, "Design of Intelligent Car Control Based 

on EEG Signal",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2365, No. 1, pp. 12046, 2022. 

http://dx.doi.org/10.1088/1742-6596/2365/1/012046

[29] L. Wang, F. Song, T. H. Zhou, J. Hao, K. H. Ryu, 

"EEG and ECG-Based Multi-Sensor Fusion 

Computing for Real-Time Fatigue Driving 

Recognition Based on Feedback Mechanism", 



"J. Korean Soc. Radiol., Vol. 17, No. 7, December 2023"

1185

Sensors (Basel), Vol. 23, No. 20, pp. 8386, 2023. 

https://dx.doi.org/10.3390/s23208386

[30] M. A. Belcher, I. Hwang, S. Bhattacharya, W. D. 

Hairston, J. S. Metcalfe, "EEG-based prediction of 

driving events from passenger cognitive state using 

Morlet Wavelet and Evoked Responses", 

Transportation Engineering, Vol. 8, pp. 100107, 

2022. http://dx.doi.org/10.1016/j.treng.2022.100107

[31] M. Tabejamaat, H. Mohammadzade, "Sequential 

Nonlinear Encoding; A Low Dimensional Regression 

Algorithm with Application to EEG based Driving 

Fatigue Detection", Scientia Iranica, Vol. 29, No. 3, 

pp. 1486-1505, 2022. 

http://dx.doi.org/10.24200/SCI.2020.53905.3479

[32] T. G. Simpson, K. Rafferty, "EEG Correlates of 

Driving Performance", IEEE Transportations 

Human-Machine System, Vol. 52, No. 2, pp. 

232-247, 2022. 

http://dx.doi.org/10.1109/THMS.2021.3137032

[33] D. Gao, P. Li, M. Wang, Y. Liang, S. Liu, J. 

Zhou, L. Wang, Y. Zhang, "CSF-GTNet: A novel 

multi-dimensional feature fusion network based on 

Convnext-GeLU-BiLSTM for EEG-signals-enabled 

fatigue driving detection",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 pp. 1-12, 2023. 

http://dx.doi.org/10.1109/JBHI.2023.3240891

[34] H. Jia, Z. Xiao, P. Ji, "End-to-end fatigue driving 

EEG signal detection model based on improved 

temporal-graph convolution network",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Vol. 152, pp. 106431, 2023. 

http://dx.doi.org/10.1016/j.compbiomed.2022.106431

[35] S. Priyanka, S. Shanthi, "EEG-based drowsiness 

analysis using OpenBCI and deep learning 

approaches to establish driving safety", Journal of 

Intelligent & Fuzzy Systems, Vol. 44, No. 1, pp. 

59-73, 2023. 

http://dx.doi.org/https://doi.org/10.3233/jifs-220024

[36] S. Dogan, I. Tuncer, M. Baygin, T. Tuncer, "A new 

hand-modeled learning framework for driving fatigue 

detection using EEG signals", Neural Computing and 

Applications, Vol. 35, No. 20, pp. 14837-14854, 

2023. https://doi.org/10.1007/s00521-023-08491-3

[37] S. K. Prabhakar, D. O. Won, "Multiple robust 

approaches for EEG-based driving fatigu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Array, Vol. 19, pp. 100320, 

2023. http://dx.doi.org/10.1016/j.array.2023.100320

[38] F. Wang, D. Chen, B. Lu, H. Wang, R. Fu, "A 

Novel Semi-Dry Electrode Suitable for Collecting 

EEG Data for Detecting Driving Fatigue in 

Long-Period Driving Case", IEEE Sensors Journal, 

Vol. 23, No. 16, pp. 17891-17900, 2023. 

http://dx.doi.org/10.1109/JSEN.2023.3292499

[39] L. Wang, F. Song, T. H. Zhou, J. Hao, K. H. Ryu, 

"EEG and ECG-Based Multi-Sensor Fusion 

Computing for Real-Time Fatigue Driving 

Recognition Based on Feedback Mechanism", 

Sensors, Vol. 23, No. 20, pp. 8386, 2023. 

http://dx.doi.org/10.3390/s23208386

[40] F. Wang, M. Ma, R. Fu, X. Zhang, "EEG-based 

detection of driving fatigue using a novel electrode", 

Sensors and Actuators A: Physical, Vol. 365, pp. 

114895, 2023. 

http://dx.doi.org/10.1016/j.sna.2023.114895

[41] B. G. Lee, B. L. Lee, W. Y. Chung, "Mobile 

Healthcare for Automatic Driving Sleep-Onset 

Detection Using Wavelet-Based EEG and Respiration 

Signals", Sensors, Vol. 14, No. 10, pp. 

17915-17936, 2014. 

http://dx.doi.org/10.3390/s141017915

[42] P. Van Den Haak, R. Van Lon, J. Van Der Meer, 

L. Rothkrantz, "Stress assessment of car-drivers 

using EEG-analysis", in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Series, Vol. 471, pp. 

473-477, 2010. 

https://doi.org/10.1145/1839379.1839463

[43] Y. K. Wang, T. P. Jung, C. T. Lin, "EEG-Based 

Attention Tracking During Distracted Driving",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Vol. 23, No. 6, pp. 1085-1094, 2015. 

http://dx.doi.org/10.1109/TNSRE.2015.2415520

[44] H. Wang, C. Zhang, T. Shi, F. Wang, S. Ma, 

"Real-time EEG-based detection of fatigue driving 

danger for accident pre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al Systems, Vol. 25, No. 2, pp. 1550002, 

2015. http://dx.doi.org/10.1142/S0129065715500021

[45] Z. Mu, J. Hu, J. Yin, "Driving Fatigue Detecting 

Based on EEG Signals of Forehead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attern Recogni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Vol. 31, No. 5, pp. 1750011, 

2017. http://dx.doi.org/10.1142/S0218001417500112



1186

Analysis of Technology and Research Trends in Biomedical Devices for Measuring EEG during Driving

[46] M. Li, W. Wang, X. Jiang, T. Gao, Q. Cheng, 

"Identification of Driving Intention Based on EEG 

Signals", Journal of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Vol. 27, No. 3, pp. 357-362, 2018. 

http://dx.doi.org/10.15918/j.jbit1004-0579.17176

[47] Z. Cao, C. H. Chuang, J. K. King, C. T. Lin, 

"Multi-channel EEG recordings during a 

sustained-attention driving task", Scientific Data, Vol. 

6, No. 1, pp. 19, 2019. 

http://dx.doi.org/10.1038/s41597-019-0027-4

[48] C. T. Lin, J. T. King, C. H. Chuang, W. Ding, W. 

Y. Chuang, L. D. Liao, Y. K. Wang, "Exploring the 

Brain Responses to Driving Fatigue through 

Simultaneous EEG and fNIRS Measur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al Systems, Vol. 30, 

No. 1, pp. 1950018, 2020. 

https://doi.org/10.1142/s0129065719500187

[49] L. Liu, Y. Ji, Y. Gao, Z. Ping, L. Kuang, T. Li, 

W. Xu, S. Gong, "A Novel Fatigue Driving State 

Recognition and Warning Method Based on EEG 

and EOG Signals", Journal of Healthcare 

Engineering, Vol. 2021, pp. 1-10, 2021. 

http://dx.doi.org/10.1155/2021/7799793

[50] Y. Zhang, S. Zhu, "Study on the Effect of Driving 

Time on Fatigue of Grassland Road Based on 

EEG", Journal of healthcare engineering, Vol. 2021, 

2021. http://dx.doi.org/10.1155/2021/9957828



"J. Korean Soc. Radiol., Vol. 17, No. 7, December 2023"

1187

운   EEG 측정을 한 생체의료기기의 기술  연구동향 분석

이기현1, 정영진1,*

1
전남대학교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요  약

최신 이동수단 발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체 신호 및 의료영상 측정용 의료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인지/신경과학 분야에서 뇌파(electroencephalography, EEG) 측정의 중요성과 이동 중 차량

에서의 정확한 뇌파 측정기술 개발은 매우 도전적인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 중 뇌파를 이용한 기술

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기술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0년 이후 진행된 뇌파 관련 연구를 탐색하였으며, 약 40여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신호처리 기술, EEG 측정 디바이스 개발, 차량 내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기술의 현재 동향과 미래 방향을 

조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초소형 32채널 뇌파 측정 시스템을 설계해 보았으며, 간단히 이를 구현하여 

뇌파 신호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운전 중 생체신호 측정 및 분석 기술이 자율주

행 시대에 맞추어 운전자 케어와 건강 모니터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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