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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Methods of Heart Rate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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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eurology,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inju, Korea

Heart rate variabilit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in various neurological disorders 
with cardiac impairment. Measures of spontaneous heart rate variability might be different from provocating tests of 
heart rate variability such as deep breathing and Valsava maneuver. Methods for analysis are divided into time domain 
methods and frequency domain methods. There are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standard deviation of average NN 
interval, root mean square of the successive differences, NN50, and pNN50 in time domain methods. Frequency domain 
bands can be divided into very low, low, and high frequency. Each variables are influenced by sympathetic and/or para-
sympathetic activity. (Korean J Clin Neurophysiol 2014;1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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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장박동은 느리게 작동하는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빨라

지고, 빠르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에 의해서 느

려진다. 이러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영향이 서

로 균형을 이루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를 

교감-부교감 균형(sympathovagal balance)이라고 한다.1 심

박변이(heart rate variability)는 심장이 예기치 못한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고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반영한

다. 그래서 심박변이에 대한 분석은 심장의 건강상태를 평

가하고, 심장활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평가

하는 것이다.2 자율신경계 질환들은 다양한 질환에서 심혈

관계 합병증의 발병과 진행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신경

경로나 체액경로를 통한 과도한 교감신경계 자극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 심장질환을 가진 다른 만성질환에서 

급사와 악성부정맥의 촉발요인이 된다.3 그리고 심박변이가 

감소된 심혈관계 자율신경기능 장애는 부정맥의 원인과 

상관없이 급사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인자가 될 수 있다.4

심박변이 분석은 심장의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을 이

용하여 순간 심박시계열(time series)에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극을 유발하여 시행하는 일반적인 자율신경 검

사들은 환자의 협조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한데, 자발적인 

심박동에 대한 심박변이 분석은 생리적이며, 비침습적이

고, 환자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한 평가방법이다.5 또한 고

식적인 자율신경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에도 이상을 관찰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병증의 조기진단을 위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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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achogram. Time series of RR interval in heart rate. 

Figure 1. NN or RR interval in ECG. 

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심박동변이의 분석을 통해 자율신

경계 활동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고, 정량화된 심박변이 

분석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아주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다.1

신경과 영역에서는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

들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된다. 심박동변이에 대한 

연구는 치매, 실신, 파킨슨병, 운동신경원질환, 뇌졸중, 뇌

전증 등에서 다양한 자율신경 이상 소견을 정량화하는 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혈관계 이상 혹은 질환의 임상

적 예후와 연관 등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4 따라서 심박변이 분석에 의한 평가는 자율신경

계의 이상을 동반하는 모든 질환들에서 유용한 평가도구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발

적으로 발생하는 심박변이를 분석하는 변수들에 대해 기

술할 것이다.

본   론 

1. 심박변이 분석법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배경

심박변이의 임상적 유용성은 1965년도에 태아에서 불편

감보다 심박동 사이 간격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6 이후 심박동신호에서 심장이 뛸 

때마다 숨어 있는 생리적 리듬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1970년 중반에 당뇨환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진단하기 위해 짧은 주기의 RR차이를 간단하게 병실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다.7,8 이후 심박변이의 감

소가 심근경색 이후의 사망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고,9 1981년에 심박동의 주파수 분석을 통하

여 심혈관계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정량

화할 수 있는 파워스펙트럼 분석이 소개되면서 심박동 변

이를 통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10 1996년에는 심

박동 변이에 대한 용어와 방법 임상적 의의에 대해 정리를 

함으로써 심박동변이 연구에 표준을 마련하였다(Table 1).1

2. 분석 방법1

1) 시간영역 분석 

심박변이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능 간단한 

방법이 시간영역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실제 분석에 사용

하는 인자는 심전도에서 얻어지는 NN간격(혹은 RR간격)

인데, NN간격은 심전도에서 인접한 QRS 복합체 사이에서 

R과 연속된 다음 R 사이의 간격을 말하고, NN간격으로 그 

순간의 심박동수가 결정된다(Fig. 1). 단순한 시간범위 변

수들은 NN간격 평균, 평균심박동수, 가장 긴 NN간격과 가

장 짧은 NN간격의 차이, 밤낮의 심박동수 차이 등이 있다. 

심박변이를 표현하는 단위는 대부분 ms인데, 이는 NN간

격을 의미한다. NN간격과 심박동수의 관계는 심박동수

=60,000/NN간격이다. NN간격과 심박수의 변동은 밀접한 

연관성은 있지만 서로 선형식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엄밀하게 NN간격의 배수가 심박수로 측정한 심

박변이의 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의 심박수

가 NN간격보다 생리적 중요성이 더 크고, 자율신경계 활

동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시간범위 측

정에서는 전통적으로 NN간격으로 표현한다.11

심박수가 아니고 NN간격으로 표현한 짧은 주기의 심전

도 기록을 tachogram이라고 하는데, 심박변이 분석에서는 

tachogram으로 분석한다(Fig. 2). 

시간영역분석은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과 기하학

적 방법(geometric method)이 있다.

(1)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1

심전도변이 분석은 5분 정도의 짧은 주기와 18-24시간 

정도의 긴 주기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24시간 측정같은 

긴 시간 심전도에서는 보다 복잡한 통계적인 시간범위 측

정이 가능하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NN간격 혹은 그 순간의 심박동수를 직접 측정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NN간격 사이의 차이를 통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들 변수들은 기록한 전체기간

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시간단위로 쪼개서 분석

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4시간 심전도를 시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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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scription Units 

Statistical measures

SDNN Standard deviation of all NN intervals ms

SDANN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s of NN intervals in all 5 min segments of the entire 
recording

ms

RMSSD The 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the squares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ms

SDNN index Mean of the standard deviations of all NN intervals for all 5 min segments of the entire 
recording

ms

SDS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ms

NN50 count Number of pairs of adjacent NN intervals differing by more than 50 ms in the entire 
recording

pNN50 PNN50 count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all NN intervals %

Geometric measures

HRV triangular index Total number of all NN intervals divided by the maximum number of all NN intervals 
in the distribution histogram (height of the histogram) of all NN intervals

Table 1. Time domain variables of heart rate variability1

24시간 전체를 하나로 분석할 수도 있고, 5분단위로 나누

어서 분석할 수도 있다. 데이터를 나누는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수면, 휴식 등)별로 비교할 수도 있다.

① SDNN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SDNN은 NN간격의 표준편차이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변수로서 분산의 제곱근이다. 분산은 스펙트럼분석의 전

체 파워와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SDNN은 기록주기

에서 변이를 책임지는 모든 순환요인들을 반영한다. 대부

분의 연구들에서 SDNN은 24시간에 걸쳐서 계산되는데, 

짧은 시간의 고주파 변이뿐만 아니라 24시간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다. 심박변이의 전체 

분산은 분석하고자 하는 기록의 길이에 따라 증가하기 때

문에 인위적으로 뽑아낸 짧은 길이의 심전도에서는 통계

적으로 정량화하기 적당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SDNN은 

길이가 길수록 높은 SDNN값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록시간을 가진 자료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

다. 따라서 대부분의 심박변이와 같이 서로 비교할 경우에

는 기록시간을 같이 해야 한다. 짧게 5분 기록을 비교하거

나, 길게 24시간 기록끼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24시간 기록에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나누는 값

이 70-100 msec이지만 5분 기록에서는 30 ms이다. SDNN는 

5분 표준편차의 평균이기 때문에 24시간을 기록한다면 

288개의 NN표준편차의 평균이다.11 임상적으로 낮은 SDNN

은 심혈관계 질환에서 높은 사망률의 예측인자다.1,12

SDNN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Ri=ist RR interval, meanRR=mean of RR interval 

② SDANN (Standard Deviation of Average NN interval) 

SDANN은 대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계산한 평균 

NN간격의 표준편차다. 그래서 만약 24시간 기록을 한다면 

288개의 NN간격 평균의 표준편차다.11

③ RMSSD (Root Mean Square of the Successive Differ-

ences)

인접한 NN간격의 차이에 대한 제곱의 합을 평균하여 

이에 대한 제곱근으로 표현한 것이다. Fig. 3에서 인접한 

NN간격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B → (R2-R1) – (R3-R2) 

B-C → (R3-R2) – (R4-R3)

따라서 RMSSD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변수는 짧은 기간의 심박변이요소를 잘 나타내고 있

으며, 부교감신경활동정도를 표시하고, 뇌전증에서 갑작스

런 사망과 심방세동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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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pectral power of heart rate in normal person. 

Figure 3. RR intervals in ECG. R1, R2 and R3 mean 1st R,
2nd R, and 3rd R, respectively. A, B, and C mean RR interval. 

④ NN50 count와 pNN50 

연속적인 NN간격의 차이가 50 ms를 초과하는 NN간격

의 개수를 NN50 count라고 한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Number of  > 50 ms 

연속적인 NN간격의 차이가 50 ms를 초과하는 NN간격

수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pNN50이라고 한다. 이것을 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변수는 짧은 기간의 심박변이 구성요소들이고 부

교감신경 활성을 나타낸다.1 NN50수는 당뇨병 환자에서 

자율신경병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15

(2) 기하학적 방법(Geometric method) 

기하학적 방법으로는 삼각형색인(triangular index), TINN, 

differential index or scatterplots, Poincare or Lorenz plots 등

이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삼각형색인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4

① 삼각형색인(triangular index)1

Triangular index는 밀도분포의 적분이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RV triangular index = (total number of NN interval)/(number 

of NN intervals in the modal bin)

(3) 유용한 변수와 유의사항 

심박동변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개 다음 네 종류의 변

수들을 추천한다. 전체 심박변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SDNN과 HRV triangular index를 추천하고, 심박변이의 장

기성분(long term component)분석을 위해서는 SDANN, 심

박변이의 단기성분(short-term component) 분석을 위해서는 

RMSSD와 pNN50이 적당하다. 

RMSSD가 보다 나은 통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NN50과 NN50 count보다는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다.1,4 이들 중에서 예후인자로 가장 유용한 것은 SDNN과 

TINN이다. SDNN <50 ms이고 TINN <15인 경우에는 심하

게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4 전체 심박변이, 

단기성분, 장기성분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서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주파수범위 분석 변수

주파수 범위의 선형적 심박변이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는 퓨리에 변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약 200

년 전에 프랑스의 퓨리에는 시계열에서 얻어진 생리적 데

이터는 모두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의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1 이 원리에 따라서 수

학적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시간영역의 분석을 주파수영역

의 분석으로 변환하여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스펙트럼 분석이라 부르는데, 특정 주파수대에서 시계열

자료로부터 신호를 분해하는 것이 가능하다.16 심박동에서

는 특정 주파수대의 변이가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를 

포함한 자율신경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심

혈관계의 교감-부교감 균형을 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0 스펙트럼 분석은 시간함수의 

데이터를 주파수 함수로 바꾸어서 특정 주파수대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Fig. 4).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비모수적으



Assessment of Heart Rate Variability

Korean J Clin Neurophysiol / Volume 16 / December 2014 53

Variables Description Frequency range Units 

Analysis of short-term recordings (5 min) 

Total power The variance of NN intervals over the temporal 
segment

Approximately 
≤0.4 Hz

ms2

VLF Power in very low frequency range ≤0.04 Hz ms2

LF Power in low frequency range 0.04-0.15 Hz ms2

LF norm or LFn LF power in normalized units
(LF/(total power-VLF)) × 100

HF Power in high frequency range 0.15-0.4 Hz ms2

HF norm or LFn HF power in normalized units
(HF/(total power-VLF)) × 100

LF/HF Sympathovagal balance 

Analysis of entire 24 h 

Total power Variance of all NN intervals Approximately 
≤0.4 Hz

ULF Power in the ultra low frequency range ≤0.003 Hz ms2

VLF Power in the very low frequency range ≤0.04 Hz ms2

LF Power in the low frequency range 0.04-0.15 Hz ms2

HF Power in the high frequency range 0.15-0.4 Hz ms2

HRV; heart rate variability, VLF; very low frequency,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ULF; ultra low frequency.

Table 2. Frequency domain measures of HRV1

로는 신속퓨리에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사용하

고, 모수적으로는 자기회귀방법(autoregressive method)이 

있다. 심박변이의 스펙트럼 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파

수대와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Table 2).

(1) 고주파대(High frequency band, HF)

고주파대는 0.15-0.4 Hz 사이의 주파수영역으로서 호흡

주기와 연관된 심박변이와 연관되어 있어서 호흡부정맥이

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에 의해서 조

절된다.2

(2) 저주파대(Low frequency band, LF) 

저주파대는 0.04-0.15 Hz 사이의 주파수영역으로서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모두에서 조절을 받는다.2

(3) 초저주파대(Very low frequency band, VLF) 

초저주파대는 0.003-0.4 Hz 사이의 주파수영역으로서 레

닌-안지오텐신계에 의존하는 변수로서 역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양측에서 영향을 받는다.16

(4) 극초저주파대(Ultra low frequency band, ULF)

극초저주파대는 0.003 Hz 이하의 주파수 영역으로서 24

시간 심전도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5) 임상적 유용성 

24시간 기록한 심전도에서 ULF와 VLF의 감소는 급성 

심장마비와 부정맥에 의한 사망을 예측하는 데 가장 강력

한 예측인자다.4 초기의 스크린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짧

은 주기의 스펙트럼 분석을 사용하는데, 짧은 주기와 긴 

주기 스펙트럼 분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뛰어나다.17 스

펙트럼 분석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의 영향을 동

시에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지만 개인마다 편차가 심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정상인의 

수치를 얻는 것이 힘들다. 일부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정상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항상 대조군과 통

계적으로 비교하여 감소 혹은 증가되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자발적인 심박변이를 분석할 때 사용하

는 변수들과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심박변이의 감

소는 심혈관계 이상을 동반한 모든 질환들에서 아주 강력

한 예후인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에서 유용

한 방법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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