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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rmal stimulation combined virtual 
reality training (TV) on improvement of upper ex-
tremity AROM and function in patient with chronic 
stroke.
Design: Two groups pre-post randomized controlled 
design. 
Methods: A sing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as conducted with 30 chronic stroke patients. They 
were randomly allocated two groups; the TV group 
(n=15) and Virtual Reality training group (VT) 
(n=15). The TV group received treatment for 30 
min - 15 min of Thermal stimulation, and 15 
min of VR training. The VT group received 15 
min of VR training. Each group performed 30 
minutes a day 3 times a week for 8 weeks. The 
primary outcome upper extremity AROM and 
function were measured by a active range of mo-
tion test, Manual Function Test (MFT) and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T). The up-
per extremity active range of motion was eval-
uated using a digital dual inclinometer. MFT and 
JTT were used to evaluate the hand function. 

The measurement were performed before and af-
ter the 8 weeks intervention period. 
Results: Both groups demonstrated significant im-
provement of outcome in muscle strength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during intervention period. TV 
group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ROM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as compared to the VT 
groups (p<.05). Our results showed that TV was more 
effective on upper extremity AROM and function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Conclusion: Both groups demonstrated significant im-
provement of outcome in muscle strength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during intervention period. TV 
group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ROM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as compared to the VT 
groups (p<.05). Our results showed that TV was more 
effective on upper extremity AROM and function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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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 질환은 뇌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며,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죽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세포

의 죽음은 기억과 근육 조절 등의 뇌 영역에서 통제 능력을 상실한다(American Stroke Association, 2017). 뇌졸중 

환자의 70%는 위팔기능 손상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 제한과 삶의 질의 저하를 경험 하고 있다(Meadmore 

등, 2014; 이연섭 등, ). 편마비 환자의 위팔기능의 저하는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주 요인으로 

나타나며(Joo 등, 2014), 위팔 움직임은 먹기, 씻기, 옷입기, 쓰기 등과 같은 과제 수행을 위해 소단위 운동기술 

및 걷기, 균형유지하기 등의 대단위 운동기술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7). 

현재 뇌졸중 환자의 위팔 움직임 기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치료법으로 감각자극 훈련

(Kiper 등, 2015), 가상현실훈련(Kim 등, 2019), 기능적 전기자극을 이용한 방법(Ring & Rosenthal, 2005) 등이 있다. 

그 중 환자에게 알맞게 적절한 의도를 사용하여 가상현실 재활을 적용하면 뇌졸중 환자의 위팔 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Nanji 등, 2015). 가상환경을 통해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환자

는 재활 경험을 획득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므로 인지재활, 운동재활, 직업재활과 

같은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Maggio 등, 2019; Tieri 등, 2018). 

가상현실훈련(Virtual Reality Training;VRT)이란 컴퓨터를 통해 ‘특정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사용자가 실제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Holden & Dyar, 2002). 가상현실은 뇌졸중, 

척수손상(SCI), 외상성 뇌손상(TBI), 파킨슨 질환(PD), 인지저하 환자 등 다양한 질병의 기능훈련 분야에 도입되

어 치료 연구가 진행 되었고(Broeren 등, 2004; Christiansen 등, 1998), 재활영역에서 치료 목적으로 가상현실을 

이용한 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제 임상에서 적용된다(Carregosa et 등, 2018; Perez-Marcos 등, 2017). Kwon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가상현실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위팔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 가상현실재활훈련 중재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환자에게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한 접근을 병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환자에게 촉각자극에 대한 활성

화에 용의한 열자극접근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열자극

(Thermal Stimulation; TS)은 촉각이나 기계적 자극보다 뇌의 더 넓은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활성화 정도는 운동과

제와 거의 동일하다(Gelnar 등, 1999; Davis 등, 1998). Tai 등(2014)의 연구에서는 TS가 병변이 있는 반구의 운동 

피질에서 신경 생리학적 변화를 유도했음을 시사하였으며, Wu 등(2010)은 또한 만성 뇌졸중 환자의 마비된 위팔

에 열자극치료를 통해 일상생활활동과 근깅장도에 유익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Wu 등(2010)의 연구는 TS

의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만을 다루었으며, 또한 열과 냉을 움직임과 관련하여 중재한 TS가 급성 뇌졸중 후 

마비된 위팔에 회복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Chen 등, 2005) 가상현실과 같은 과제지향적인 중재 

접근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열자극을 병행한 가상현실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 능동가동범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 뇌졸중 환자들의 위팔 재활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

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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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행연구 Chen 등(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30명을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S시에 위치한 J병원에서 입원 및 외

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0명을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작위

로 열자극병행 가상현실훈련군과 가상현실훈련군으로 배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절차에 대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때 연구 진행 중에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이후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선정 조건으로는 처음으로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한국판 간이정신

상태검사(MMES-K) 24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인지 기능 손상이 없는 자(Yang 등, 2019), 위팔 정형외과 손상

이 없는 자, 위팔의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 grade Ⅱ 이상, 손목 관절의 관절가동범위가 최소 

20도 폄, 실험에 동의한 자이며, 제외 조건은 무시증후군과 반시야결손이 있는 환자, 시각과 청각, 전정감각에 

문제가 있는 자, 발작의 경험이 있는 자, 파킨슨병 또는 말초신경장애와 같이 운동결손이 나타나는 환자, 위팔의 

감각 소실 및 혈액 순환 장애, 감각 과민증이 있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는 S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승

인을 받았다(2-1040781-A-N-012020014HR).

2. 연구방법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n=15)과 가상현실훈련군(n=15)은 모두 8주간 주 3회 동안 훈련을 실시하였다. 열자

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은 매 치료 시 열자극을 병행한 가상현실훈련을 30분 실시하였으며, 가상현실훈련군은 신

가상현실훈련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낙상 방지를 위해 보조자가 대기하였으며, 대상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두고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 및 중재의 전후 소독 티슈로 소독하였으며, 중재자, 대상자, 측정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시행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와 관련한 본인 그룹의 정보 없이 주어진 훈련을 받았다. 

1)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TV)

TV군은 15분간 열치료를 시행한 후 15분간 가상현실훈련을 각각 시행하였다. 

열자극은 Chen 등(2011)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환자는 머리에  베게를 베고, 매트 위에 

옆으로 누워서 팔을 볼 수 있다. 핫팩(70℃) 및 아이스팩(0℃)을 각각 2~3개의 수건으로 감싸며 적용하는 온도(핫

팩 45~48°, 아이스팩 11~15°)를 체크하기 위해 온도계를 적용부위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온도를 기록하였다. 고온 

및 저온 자극은 각각 30초 적용하였으며, 먼저 비 마비측 팔에 적용하여 피부온도 변화 및 위팔 움직임을 학습하

였다. 이후 핫팩을 마비측 팔에 적용하며 30초동안 총 8번 시행하였다. 핫팩과 아이스팩을 적용 시 환자는 가능한 

마비측 팔을 적용하는 팩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후, 좌우 움직임을 시행하며, 움직임이 어려울 시 치료사

의 보조를 받았다. 즉 열 자극은 뜨겁거나 차가운 느낌을 일으킨 이후 환자 팔을 능동적 혹은 수동적 움직임을 

시행하였다. 핫팩이나 아이스팩은 여분을 두고 시행하며, 환자가 중력을 이기고 움직임을 시행할 수 있을 경우 

중력에 대항하는 자세에서 시행하였다.

가상현실훈련은 RAPAEL Smart Glove™ (Neofect, Korea)를 통하여 훈련하였으며, 이는 뇌졸중 환자의 위팔 재

활을 위한 바이오피드백 장비로써 장갑에 센서가 부착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환자의 아래

팔의 엎침-뒤침, 손목관절 굽힘-폄, 노측/자측 치우침 손가락 굽힘-폄과 등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장갑 내 관성 

측정 장치는 먼쪽 지절의 3차원 방향을 측정하고 5개의 굽힘에 대한 센서는 손가락의 굽힘에 대해 측정한다. 



열자극을 병행한 가상현실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 능동가동범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65

측정된 데이터는 무선 통신을 통해 시스템에 수신된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수신 데이터를 따라 가상환

경에서 손, 물체를 조작하여 훈련하게 된다. 그리고 기능적 움직임에서 능동, 수동 관절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다.

Smart Glove의 훈련은 Jung 등(2017)의 연구를 보완하였으며, 다양한 움직임 요소로 아래팔의 엎침/뒤침, 손목

관절의 굽힘/폄, 중력을 제거한 상태의 손목관절의 굽힘/폄, 손목관절의 노측-자측 치우침, 중력을 제거한 상태의 

손목관절 노측-자측 치우침, 손가락 굽힘-폄 그리고 복합 동작 등이 있다. 착용자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나비나 공 잡기, 오렌지 짜기, 페인트, 낚시, 요리하기, 바닥 청소하기, 와인따르기, 책장 넘기기와 같이 ADL과 

관련된 항목들을 통해 동기부여와 프로그램 적응을 쉽게 하였다.

2) 가상현실훈련군(VT)

가상현실훈련군은 TV군에서 시행한 가상현실훈련을 30분간 시행하였다.

3. 측정 도구

1)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K)

MMSE-K는 Folstein과 McHugh (1975)가 개발한 간이 정신검사 도구(MMSE)를 한국판으로 번역되어 표준화 되

어왔으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r = .99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인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

였다. 지남력 10점, 기억등록 3점, 주의집중 및 계산 5점, 기억회상 3점, 언어기능 7점, 이해 및 판단 2점으로 총 

6개 영역,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점 이상은 정상, 18 ～ 23점은 경도 인지 장애, 17점 이하는 중증 인지

장애로 정의하였다. 

2) 능동관절가동범위

팔꿉관절과 손목관절의 능동 관절가동범위 측정은 듀얼경사계(Dualer IQ Inclinometer, J tech-Medical,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팔꿉관절의 굽힘과 폄 가동범위 측정은 센서는 아래팔에 부착하고 반대쪽 쪽 센서는 위팔

에 부착하였다. 팔꿉관절의 굽힘과 폄 측정 시 대상자는 의자에 앉아 어깨관절을 90 °로 굽히고 아래팔을 중립상

태로 위치한 후 측정하였으며, 팔꿉관절 폄 측정 시 대상자는 매트에 엎드린 자세로 팔꿈치가 매트 밖으로 나온 

상태로 측정하였다. 손목관절의 굽힘과 폄 측정은 의자에 대상자가 앉은 상태로 한 쪽의 센서는 손의 등쪽에 

부착하고, 다른 센서는 아래팔에 부착한 후 치료사의 지시로 굽힘, 폄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Scibek & Carcia, 2014).

3) Manual function test (MFT)

MFT는 뇌졸중 환자의 위팔기능 및 동작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위팔 4항목(굽힘, 벌림, 손바닥 뒷머

리 가져가기, 손을 등에 놓기) 파악 2항목(쥐기, 집기), 손가락 2항목(입방체 옮기기, 페그보드)으로 구성되어 수행 

정도에 따라 4단계~6단계로 점수가 구성되었으며 총 32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본 검사는 브론스트롬 손 회복 

단계와 상관성은 매우 높은 평가도구이며 검사-재검사, 검사자 간 신뢰도는 r=0.95, Cronbach’s a 계수는0.95이다

(Miyamoto 등, 2009).

4)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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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7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며, 짧은 문장쓰기, 카드 뒤집기, 작은 물건 옮기기, 먹는 흉내내기, 장기말 

쌓기,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가 해당되며, 과제수행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대상자

는 측정자와 책상을 두고 편안히 의자에 앉은 이후, 검사자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각 측정 과제에 대해 설명한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측정은 디지털시계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중재 적용과의 순서를 통일하기 위해 먼저 

우세손(비마비측)을 통해 측정방법을 인지시킨 이후 비우세(마비측)를 측정하였다. 각 10회의 훈련을 거쳐 3회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하였으며, 소요시간을 점수로 환산 시, 한국형 신 점수체계를 적용하였다(김정환 등, 

2007; Boggio 등, 2006). 내적 일치도 0.98, 검사자간 신뢰도 값은 r=0.90~0.99이다(Artilheiro 등, 2018).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 통계적 분석은 SPSS 22.0(IBM Co.,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두 군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rio-Wlik test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 하였다. 뇌졸중 유형, 마비 측은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으로 동질성을 분석하였다. 키. 체중, 나이, MMSE, 중재 전 종속변수 동질성은 독립

표본 t-검정으로 검정하였다. 집단 내 전·후 변화는 대응표본 t-검정으로 검정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변화량 

결과 값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 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열자극병행 가상현실훈련군과 가상현실훈련군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Table 1>.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30) 

Not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TV: Thermal and virtual reality training 
group. VT: Virtual reality training group. MMSE-K: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version.

2. 중재방법에 따른 변화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과 가상현실훈련군의 중재 전 후 변화는 <Table 2>. 와 같다. 능동관절가동범위의 

측정 결과,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가상현실훈련군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5), 군간 비교에서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MFT의 측정 결과,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은 13.93 ± 2.66점에서 16.67 ± 2.6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TVa 

(n=15)

VTb

(n=15)

t/x2 p

Age (years) 58 ± 12.72 57.8 ± 8.96 0.09 0.96
Height (cm) 165.33 ± 7.37 163.33 ± 5.89 0.92 0.42
Weight (kg) 60.46 ± 8.14 62.13 ± 6.77 1.01 0.55

MMSE-Kc (score) 27.47 ± 1.81 28.2 ± 1.32 1.22 0.22
Diagnosis

  Infarction 7 8 0.54 0.72
  Hemorrhage 9 6
Affected side

  Left 8 7 0.54 0.72
  Right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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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p<0.05), 가상현실훈련군은 12.74 ± 3.75점에서 14.93 ± 4.57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군간 비교에

서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JTT의 측정 결과,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

은 13.93 ± 2.73점에서 16.53 ± 3.34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가상현실훈련군은 12.93 ± 3.47점에서 

14.33 ± 3.4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군간 비교에서 열자극병행가상현실훈련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2. Two-group comparison of active range of motion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N=30)

Variables TVa (n=15) VTb (n=15)
p3

Pre-test Post-test p1 Pre-test Post-test p2

EFROMc (°) 107.4±6.56 111.2±7.83 .000* 105.87±4.55 108.13±4.49 .000* .004†
EEROMd (°) -32.6±7.85 -26.93±7.85 .000* -32.13±6.29 -28.49±5.27 .000* .004†
WFROMe (°) 24±3.85 28.67±4.69 .000* 24.53±4.37 28.6±5.05 .000* .083
WEROMf (°) 22±3.82 26.53±3.89 .000* 21.2±4.44 23.26±5.47 .000* .017†
MFTg (Score) 13.93±2.66 16.67±2.66 .008* 12.73±3.75 14.93±4.57 .000* .000†
JTTh (Score) 13.93±2.73 16.53±3.34 .000* 12.93±3.47 14.33±3.46 .000* .302

Not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p1 = TVa paired T test; p2= VTb paired T test; p3= 
Independent T test. *p<.05;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VT. TV=thermal and virtual reality training group; VT=virtual 
reality training group; EFROM= elbow flexion ROM; EEROM= elbow extension ROM; WFROM= wrist flexion ROM; WEROM= 
wrist extension ROM; MFT= manual function test; JTT=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열자극을 병행한 가상현실 훈련군(15명)과 가상현실훈련군(15명)을 통해 

위팔의 능동관절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TV군이 위팔 능동관절범위와 기

능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위팔 능동관절가동범위는 위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Yun 등(2011)은 뇌졸중 환자의 

위팔 중재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능동관절가동범위를 사용하였다. Anders와 Brose (2005)는 3차원 운동은 전후, 

좌우,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고유수용성 감각기의 촉진, 평형능력 증가, 몸통 안정화에 효과적이

라고 하였으며, Summers 등(2007)은 나무 블록 옮기기의 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한 결과 팔꿉관절의 가동범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팔꿉관절과 손목관절의 능동관절가동범위 변화는 두 군 모두 훈련 

전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군간 비교에서 TV군이 더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 Kim 등(2019)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TV군과 VT군에서의 관절가동범위 증진은 가상현실훈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TV군의 유의한 차이는 선행연구의 반복된 움직임을 통한 가상현실 훈련과 병행된 손 감각자극이 관절가

동범위에 증진을 이끌어 낸것과 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도 가상현실 훈련기기와 함께 반복된 위팔 움직임이 관절

의 순환에 증진이 되어 변화를 준 것으로 생각되며, Carpenter 등(1998)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의 가상현실과 병행

된 열자극 중재는 인대, 관절, 근육, 관절주머니, 힘줄 그리고 피부 등에 위치하고 있는 고유수용성감각 수용기에 

통합 정보가 입력되고 이것이 근육과 관절 움직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상 움직임을 유발하여 능동 관절가동

범위가 증가되었다고 생각된다. 손목 등쪽 굽힘 관절가동범위에 대한 요소는 가상현실훈련으로 인한 증진 효과

로 인해 열자극효과의 군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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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에게 위팔기능 평가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MFT는 위팔 운동과 파악, 손가락 조작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Miyamoto 등, 2009). 본 연구는 위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MFT와 JTT 측정에서 두 군 모두 

증진이 나타났으며, 그 중 TV군에서 더욱 향상이 있었다. MFT 검사는 정상 평균 31점 이상으로(Michimata 등, 

2008), 본 연구의 두 군 위팔 기능의 MFT, JTT 군내 변수 증진은 Jung 등 (2021)의 뇌졸중 환자에게 근전도 연동 

기능적 전기자극 연구에서 MFT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 연구, Kim 등(2015)의 거울치료를 통한 MFT 

점수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Dos 등(2013)의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에게 말초

신경 자극 훈련을 시행하여, JTT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한 연구, 그리고 Combs 등(2012)의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훈련을 활용하여 위팔 기능에 증진을 나타낸 연구, Carr와 Shepherd(2003)의 능동적 운동 및 

과제지향적 훈련의 강조로 기능적 수행력을 최대화시킨다고 한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Ko (2019)의 연구에서

와 같이 일상생활 수행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 연구의 가상현실 훈련이 위팔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TV군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가상현실훈련 이외에 열자극을 요

소를 통해 위팔의 반복적 사용을 강조하고 과제지향적 가상현실의 접근법으로 위팔 기능 증진을 이끌어낸 것으

로 생각된다. JTT의 군간차이는 JTT평가의 세부항목에서 손목의 등쪽 굽힘과 관련한 기능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통해서만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만성 뇌

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며, 가상현실훈련의 과제 다양성과 열자극의 개인 적응성에 대한 

고려가 적었으며,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 외부 요인이 위팔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가상현실 훈련 방식, 대상자의 위팔 능력에 따른 난이도의 차이, 개인의 열자극

에 따른 적응성, 다양한 평가의 등을 고려하는 다양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 능동관절범위, 기능 회복에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열자극을 

병행한 가상현실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 능동관절가동범위와 위팔 기능에 유의한 

증진이 나타났다.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위팔 회복은 독립적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회복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실정이다. 뇌졸중 환자에게 열자극을 병행한 가상현실훈련은 뇌졸중 환자에게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뇌 가소성

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위팔 증진을 위한 하나의 중재 방법을 제시하여, 앞으

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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