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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양측성 안구운동이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과 같은 치

료에 적용되면서, 그 인지적 효과 및 정서적 효과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측성 안구운동이 기억의 처리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1,2)

양측성 안구운동이 기억의 회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

험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양측성 안구운동이 감정적

인 자서전적 기억과 관련한 디스트레스와 생생함(vividness)을 

줄여준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으며,3-6) 자서전적 기억

의 회상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7) 또한, 30초간 양측성 

안구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증강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8) 양측성 안구운동이 연상 정보와 맥락적 정보

(associative and contextual information)의 인출(retrieval)을 

향상시키는 것을 관찰하였다.9)

다음은 양측성 안구운동이 중립 단어의 회상에 미치는 영

향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Christman 등10)은 오른손잡이 피험

자를 대상으로 단어를 학습시킨 이후, 30초간 양측성 안구운

동을 시행한 다음 재인을 시켜보았을 때 대조 조건에 비해 재

인에 대한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40명의 

오른손잡이를 대상으로 단어 목록을 들려주어 학습시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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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간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한 후 90초동안 이 단어들에 

대한 자유 회상을 시켰다.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대조 조건에 비해 오류(false alarm)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11) Lyle 등12)은 85명의 오른손잡이와 54명의 그렇지 

않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50개의 단어를 학습시킨 후 30초간 

안구운동을 시행시킨 후 이들 단어에 대한 자유 회상을 시켰

다. 오른손잡이군에서 양측성 안구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대조 

조건에 비해 정확하게 회상하는 단어 개수가 증가하고 잘못 

회상하는 단어 개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50

개의 학습한 단어에 50개의 새로운 단어를 섞은 후 재인과제

를 수행하게끔 하였을 때, 재인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미루어볼 때, 양측성 안구운동이 기억

의 회상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억 처리의 과정은 

부호화-저장-인출의 3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며, 확실한 부호

화 과정이 기억의 인출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부분 피험자의 학습 과정은 컴퓨터 화

면이나 지면에 단어를 단순히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한 관계

로 부호화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결과값으로 정확도와 반응 편향성만 제시

하였을 뿐,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기억되는 대상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양측성 안

구운동이 기억 처리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

한 것도 알려진 바가 없다. 더욱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측성 

안구운동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전술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알아보

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양측성 안구운동이 기억되

는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각각의 회상률에 서로 다르게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  상

본 연구에 자원하는 18세에서 45세 사이 연령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Modified Edinburgh 손잡이 척도를 시행하여 오른

손잡이만 선정하였다.13)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언어 중추를 

포함한 대뇌 조직화의 양상이 서로 다르고,14) 여러 지각 인지

과제들에서 서로 다른 수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5) 손잡이에 따른 혼란변수를 줄이고자 오른손잡이로 

통일하였다.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오류를 없애고자 정신지체를 배제하

기 위해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이하 K-WAIS)를 시행하였다. 또한 정신과

적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Diagnosit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이하 DSM-IV) 제1축 장애의 구조화된 

임상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이

하 SCID-I)을 시행하였다.

배제 기준은 신경과적 혹은 정신과적 질환 병력, 뇌의 다른 

기질적인 병변이나 내분비적인 병력, 알코올 등 약물 남용, 망

막 박리증, 이 외 안구운동에 어려움이 있을 만한 안구장애, 시

각적 혹은 청각적 결함, 정신지체였다. 이번 연구는 건양대학교

병원 임상시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도구

SCID-I

Diagnosit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의 제1축 진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임상

면담으로 1996년 First 등16)에 의해 개발되었다. Hahn 등17)이 

2000년에 한국어판을 개발하여 신뢰도 연구를 시행하였고, 신

뢰도는 0.7 이상으로 높았다.

K-WAIS

웩슬러 지능검사는 1939년 제작된 이후 유용한 개인용 지능

검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K-WAIS는 1992년 Yeom 

등18)이 표준화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0.76~0.96의 범위에 속한다. K-WAIS는 

11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었고 이 중 6개는 언어성 검사(기본 지

식, 숫자외우기,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 5개는 동작성 검사

(빠진 곳 찾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에 해당된다. 검사 시행의 결과로 언어성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이하 IQ)와 동작성 IQ, 그리고 전체 IQ를 얻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IQ를 사용하였다.

Modified Edinburgh 손잡이 척도

1971년에 Oldfield13)가 제안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행하는 열 가지 행동을 수행할 때에 어느 쪽 손을 사용하는지

를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 

부여는 ‘항상 왼손(-10점)-주로 왼손(-5점)-양쪽 손을 비슷하

게 사용(0점)-주로 오른손(+5점)-항상 오른손(+10점)’으로 분

류하여 평가하며, -100점에서 +100점의 분포를 가진다. 본 연

구에서는 50점 이상을 오른손잡이로 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오른손잡이만 선별하였다.1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37~0.80

의 범위에 속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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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정확도 및 반응 편향성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과 안구고정 조건에서의 결과값을 비

교, 분석하였는데, 이때, Snodgrass와 Corwin20)이 고안한 지수

를 이용하여 인식 정확도(recognition accuracy), 반응 편향성

(response bias)를 사용하였다. 인식 정확도란 얼마나 정확하

게 대답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맞는 것을 맞다고 대

답한 비율에서 맞다고 대답했지만 틀린 비율을 빼준 것과 같다. 

반응 편향성이란 틀린 답이 어느 경우에 치우쳐져 있는가를 보

는 척도로서 0.5보다 클수록 틀린 것을 맞다고 하는 비율이 높

은 것이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것(liberal response bias)이다. 

또한, 0.5보다 작을수록 맞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은 비

율이 높은 것으로 피험자들이 보수적으로 반응 편향을 보였다

는 것(conservative response bias)이다.

연구 디자인

피험자들은 먼저 단어에 대한 학습을 하고, 양측성 안구운동

(또는 안구고정) 후에 학습한 단어에 대한 재인기억과제를 수

행하였다. 각 피험자는 1주의 간격을 두고 동 시간대에 양측성 

안구운동과 안구고정의 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순서는 무

작위로 피험자마다 역균형시켰다. 또한 양측성 안구운동이 재

인기억의 회상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억되는 대상의 내용에 따

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기억 대상 단어를 구

체 단어와 추상 단어의 두 종류로 나누어 실험을 설계하였다.

자극으로 사용된 단어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현대국어

사용빈도조사 2”에 의거하여 빈도수가 10~400에 속하는 2음

절 단어를 400개 선정하여 구체단어와 추상단어가 절반씩 포

함되도록 100개 단어 목록을 총 4개 만들었다.21) 이와 같이 제

작된 4개의 단어 목록 중 2개의 목록은 양측성 안구운동 수행

시 사용하였고, 나머지 2개는 안구 고정시에 사용하였다. 4개

의 단어 목록은 빈도수에 맞추어 표준화하였고, 피험자와 실험

조건마다 역균형시켜 배정하였다. 또한 목록 내의 단어순서는 

실험 시마다 무작위 할당하였다. 학습시에 100개의 단어 목록

을 보여주게 하고, 재인시에는 학습된 단어 100개와 새로운 단

어 100개를 섞어서 피험자에게 들려준 후, 아는 단어인지, 아

닌지를 판단하여 버튼을 눌러 반응하도록 하였다.

학  습

단어 학습시에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2초간 단어를 시각

적으로 제시하며, 이와 동시에 미리 녹음된 단어를 스피커를 통

해 청각적으로 들려주었다. 곧 이어서, 구체 단어인지 추상 단

어인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화면을 2초간 보여주면서 버튼을 

누르게 하였다. 이후 화면에 “SPEAK”이라는 단어가 1초간, 이 

후 1초 빈 화면이 제시되었고, 피험자로 하여금 이때에 직전에 

학습하였던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도록 하여 부호화 과정을 명

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성 안구운동/안구고정

피험자 시야의 좌우 양측에 LED 광원을 설치하였는데, LED 

광원은 0.5초에 한 번씩 교대로 켜지도록 하여 1초에 1회의 양

측성 안구운동을 할 수 있게끔하며, 한 세트당 30회의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안구고정과 시각적 

자극에 대한 짝맞춤을 위해, 처음 좌우 한 쌍의 LED광원은 빨

간색이 나오고, 그 다음 좌우 한 쌍의 LED 광원은 푸른색이 나

오고 하는 식으로 서로 교대로 나타나게끔 하였다.

안구고정은 피험자의 시야 중앙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LED 

광원이 0.5초의 간격으로 교대되도록 하였고, 한 세트당 30초

간 반복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성 안구운동과 똑

같은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되 안구의 움직임만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재인기억과제의 시행

30초간 양측성 안구운동(또는 안구고정)을 수행시킨 후에는 

3초간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곧 이어서 학습했던 단어와 새로

운 단어가 섞인 단어 목록 50개를 들려주면서, 아는 단어인

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각 단어를 들

려주기 전에 1초 동안 전방 모니터 화면에 (+)표시를 제시하였

고, 피험자에게 이를 주시하도록 하였다. 곧 이어서 단어를 들

려주고 최대한 빨리 재인기억과제를 수행하게 하였고, 피험자

가 반응을 하면 또 다시 화면에 (+)표시가 나타나고 단어를 들

려주고 과제를 수행하게 과정을 반복하였다. 각각의 이러한 과

정을 50회 반복하였다. 이렇게 한 block의 시험이 끝나고 나

면 10초간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30초간의 양측성 안구운동

과 3초간의 휴식, 50개의 단어제시의 과정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을 총 4회 반복함으로써 200개의 단어에 대한 판단을 모

두 하게 하였다.

통계 분석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과 안구고정 조건에 따른 인식 정확도, 

반응 편향성, 정확하게 대답한 경우의 반응시간의 차이는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단어의 종류에 따른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과 안구고정 조건 사이의 인식 정확도, 반응 편향성, 정확

하게 대답한 경우의 반응시간의 차이 또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양

방향 p＜0.05로 하였다. 통계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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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대상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험자는 총 24명(남자 15명, 여자 9명)으로 평균 나이는 

26.25±2.98세였고, 평균 지능지수는 110.20±10.84였다. 평

균 Edinburgh 손잡이 점수는 80±15였다. 모두 미혼으로 평

균 교육 기간은 16.63±0.88년이었다(표 1).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과 안구고정 조건의 비교

전체 단어에 대한 인식 정확도의 경우, 양측성 안구운동 조

건에서 안구고정 조건보다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F(1, 23)=7.19, p＜0.05](표 2). 그러나 반응 편향성[F(1, 

23)=0.037, p＞0.05]과 정확하게 대답한 경우의 반응시간[F(1, 

23)=0.002, p＞0.05]은 두 조건 사이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

다(표 2).

단어 종류에 따른 비교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과 안구고정 조건을 비교해볼 때, 구

체 단어와 추상 단어의 두 종류로 나누어 인식 정확도와 반응 

편향성, 정확하게 대답한 경우의 반응시간을 비교해보았다. 

인식 정확도는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사이의 차이가 유의

하였고[F(1, 23)=33.727, p＜0.05], 두 종류의 단어 모두에서 안

구운동이 안구고정보다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F(1, 23)=9.39, 

p＜0.05]. 하지만, 단어의 종류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 23)=0.12, p＞0.05](그림 1, 표 3). 

한편, 반응 편향성은 모든 경우에서 0.5보다 작은 값으로 측

정되었으며, 단어의 종류[F(1, 23)=2.263, p＞0.05]나, 조건[F(1, 

23)=0.304, p＞0.05]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확하게 대답한 경우에 대한 반응시간은 단어 종류에 따

른 주효과가 관찰되었다[F(1, 23)=66.482, p＜0.05]. 구체 단어

의 경우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888.34±253.47 msec)에서 안

구고정 조건(897.57±276.72 msec)에 비해 반응시간이 감소

되었으며, 추상 단어의 경우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968.08±

258.43 msec)에서 안구고정 조건(960.94±365.26 msec)에 비

해 반응시간은 증가된 소견이었다(그림 2). 실험 조건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F(1, 23)=0.005, p＞0.05], 조건

과 종류 사이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3)=1.37, p＞0.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재인기억과제를 통해 양측성 안구운동이 기

억의 회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측성 안구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안구고정 조

건에 비해 인식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n=24)

Gender (male : female) 15 : 9
Age (M±SD) 26.25±2.98
K- WAIS IQ (M±SD) 110.20±10.84
Edinburgh handness inventory (M±SD) 080±15
Education years (M±SD) 16.63±0.88
n : Number,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K-WAIS IQ : Ko-
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intelligence quotients

Table 2. Recognition accuracy (Pr) and response bias (Br) and mean 
response time to hits (msec) values as a function of memory task 
and eye movement condition 

Bilateral eye 
movement

No eye 
movement F

M SD M SD

Pr 000.61 000.13 000.55 000.15 7.19*
Br 000.35 000.19 000.36 000.15 0.037
Mean response
   time to hits 

926.90 254.67 927.60 270.69 0.002

Recognition accuracy (Pr)=(number of target say OLD+0.5/
number of target+1)/(number of novel say OLD+0.5/number of 
targets+1), Response bias (Br)=false alarm rate/(1-Pr). Recogni-
tion accuracy is estimated by the discrimination index (Pr : hit 
rate-false alarm rate, where hit rate=hits+0.5/number of OLD 
item+1 and false alarm rate=false alarms+0.5/number of OLD 
items+1). Response bias (Br=false alarm rate/[1-Pr] was also cal-
culated. * : p<0.05.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of recognition ac-
curacy (Pr) for word type and eye movement condi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Condition 0.070 23 0.070 9.39*
Type 0.130 23 0.005 33.727*
Condition X type 0.001 23 0.001 0.12*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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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ognition accuracy (Pr) for word type and eye movement 
condition.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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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단어 학습을 시

킬 때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제시하고, 다시 한 번 따라 말하게 

하였으며, 전 과정은 실험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부호화 과정을 확실하게 한 

바, 인식 정확도가 증가한 것은 양측성 안구운동이 기억 처리 

과정 중 회상을 증진시켰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종류에 따라 실험을 해보았는데,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모두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에서 안구

고정 조건에 비해 인식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으며, 반응시간의 경우 구체 단어에서만 짧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구체 단어는 추상 단어에 비해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1) 구체 단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2) 추상 단어에 비해 언어적 암

호화(linguistic coding)에 덜 의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2,23) 

구체 단어는 그 개념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24)

한편, 단어의 종류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은 없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서적 내용에 한해 구체 단어와 추

상 단어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는데, 이전에도 기억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Samara 등25)은 14

명의 여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중립 단어와 감정 단어를 학습

하고 1주의 간격을 두고 양측성 안구운동과 안구고정을 시행

하였다. 이후 기억이 나는 만큼 종이에 써보는 방식으로 회상

을 시켰다. 결과는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안구고정

에 비해 감정 단어를 중립 단어보다 정확하게 회상해내는 개

수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 결과

만으로 양측성 안구운동이 회상률에 미치는 변화가 기억되는 

내용에 차이가 없다라고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향후 정서적 내용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겠다.

반응 편향성의 경우 각 조건이나 단어 종류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모든 경우 0.5보다 작은 값으로 측

정되었다. 따라서 이는 방법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피험자들

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반응 편향을 보였다는 것(more conser-
vative response)이다. 따라서 피험자들이 실험 조건이나 단어

의 종류에 차이 없이 일관되게 실험에 임하였다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으며, 결과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점으로 생

각해볼 수 있겠다.

양측성 안구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안구고정 조건에 비해 

반응시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Brunye 등26)은 비

언어적 기억(nonverbal memory)에 대해 양측성 안구운동을 

하고, 재인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반응시간이 줄어든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대해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결과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양측성 안구운동이 비

언어적 기억을 회상하는 데 걸리는 반응시간의 감소에는 영향

을 주지만, 언어적 기억이 회상되는데 걸리는 시간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피험자 수가 적은 것이 통계

적 유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측성 안구운동이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전에 대해서

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몇몇 가설들이 제

기되었다.

첫째, 편 측의 안구운동은 반대쪽 대뇌 반구의 활성도를 증가

시키기 때문에 양측성 안구 운동은 양측 대뇌 반구의 활성도를 

동시에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27) 둘째, 양 대뇌 반구의 활

성도가 동등해지면 대뇌 간 상호작용이 증진될 것이라는 것이

다.28) 셋째, 렘 수면 동안 대뇌 반구간 뇌파 일관성[interhemi-
spheric electro encephalo graphy(EEG) coherence]이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29,30) 이때 일어나는 안구운동은 주로 수

평적(horizontal)이다.31)

대뇌 반구간 활성도 증가와 관련하여, hemispheric enco-
ding and retrieval asymmetry model 제시되었다. 좌측 전전

두엽에서 기억 등록을 담당하고, 우측 전전두엽에서 회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뇌량을 통한 그들의 상호작용이 기억을 향

상시킨다는 것이다.32-34) 또한 Parker 등35)은 양측성 안구운동

이 전두엽과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내측두엽(medial temporal 

lobe)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기억력을 향상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양측성 안구운동의 효과에 대한 신경학적 근거로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상황

이다. Choi 등36)의 연구에서는, 양측성 안구운동 후 주관적인 

정신건강지표가 향상되고, qEEG를 시행하였을 때 α파 진폭이 

증가하고 δ파 증가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해내었다. 따라서, 이

Fig. 2. Mean response time to hits for word type and eye movement 
condition.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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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양측성 안구운동의 행동학적, 뇌 영상학

적 연구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향후 더 필요할 것을 생각된다.

본 연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피험자를 대상으

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피험자 사이에 올 수 있는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피험자에게 부호화 과정을 충분히 함

으로써, 부호화 과정의 차이가 회상률에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였다. 셋째, 이전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회

상의 개수, 정확도만 측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대답한 경우에 대해 평균 반응시간까지 측정함으로써 재인과

정을 세부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피험자 수가 적은 단점이 있어 향후 충분한 숫자를 확보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뇌 영상 연구가 없이 행동학적 

자료만 있다는 점에서 신경학적 기전을 살펴보는데 제한이 있

다는 것이다. 셋째, 양측성 안구운동의 효과의 지속기간에 대

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한 피험자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과제를 반복해서 수행한 것이 다음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학습효과 부분이다. 첫 

번째 실험조건에 비해 두 번째 실험조건에서 더 나은 수행률

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구운동과 

안구고정의 실험 순서도 피험자마다 역균형시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측성 안구운동이 주로 비정서적 내용의 재

인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 되었지만, 향후로 정서적 

내용을 가진 기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

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인기억과제를 통해 양측성 안구운동이 인

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양측성 안

구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안구고정 조건에 비해 인식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

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단어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 모두 안구고정 조

건에 비해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인식 정확도가 증

가하였지만,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겠다.

중심 단어 : 양측성 안구운동·재인기억·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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