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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effects of improving concentration by obscuring the peripheral vision using a 

blindfold that only covers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field of view. The blindfold was trapezoidal in shape (5 

× 4.8 cm in length and width) and was fixed to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glasses with fixing clips. The material 

was a black-colored polypropylene (PP) and weighed 2.3 g including the clip.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s were performed on 50 healthy college students during the 15 days of using a blindfold. The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utilizing a questionnaire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concentra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blindfold. EEG was measured while watching a learning video that required attention for quantitative analysis, 

and signal power and ERD/S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mid β band (15–20 Hz) at the F4 position, which 

was the frontal lobe. The results showed that 40 of the 50 people reported improved concentration when they wore 

a vision shield, and 80% of the total subjects found it to be effective. From the quantitative evaluation, the ERS 

peak (p = 0.023) and the ERD + ERS peak valu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17). In conclusion, 

concentration still improved even if only the left and right visual fields were used. Thus, it is expected that 

blindfolding could be used in various environments that requir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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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야의 좌측과 우측만 가리는 시야 가리개를 이용하여 주변 시야 가림에 따른 집 력 향상 효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사용한 시야 가리개는 가로와 세로 5 cm x 4.8 cm 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안경의 좌측과 

우측에 고정 클립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 다. 재질은 검정색의 폴리 로필 (Polyprolylene)소재를 이용하 으며 

클립을 포함하여 무게는 2.3 gram이었다. 건강한 20  학생 50명을 상으로 15일간 시야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한 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수행하 다. 정성평가는 집 력 향상과 시야 가리개의 구조에 한 설문조사로 진행하

다. 정량평가를 하여 주의력 집 이 필요한 학습 동 상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뇌 를 측정하 고 두엽(frontal 

lobe) 역인 F4 치에 한 Mid β 밴드(15~20Hz) 신호의 워(power)와 ERD/S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50명  80%인 40명이 시야 가리개를 착용하 을 때 집 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 정량평가 결과 시야 가리

개를 착용하고 동 상을 시청하 을 때 ERS peak(p=.023)와 ERD+ERS peak 값이 유의(p=.017)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결론 으로 좌측과 우측의 시야 가리개만을 사용하여도 집 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도출하 다. 시야를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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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덮개 형태 는 시야의 상측과 하측을 가리지 않더라도 집 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간편한 방법으

로 집 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 집 력, 시야 가리개, 뇌 , Mid β 밴드, 주 수 분석

1. 서론

시야란 인간이 머리 치와 의 치를 고정하고 

보는 일이 가능한 범 를 말한다. 두 을 사용한 경우

의 시야를 양안 시야라고 하며, 정상인이 한쪽 을 사

용할 경우 정면을 기 으로 왼쪽 일 경우 좌측 100도

와 우측 60도로 총 160도이며(오른쪽 은 반 ) 양쪽 

을 사용할 경우 시야가 겹치는 범 를 포함하여 좌

측과 우측 각각 100도씩 총 200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 이때 두 으로 색채(color)까지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범 는 좌측과 우측 각각 35도로 총 70도의 범

이다(Shin & Park, 2015). 이를 이용하여 인간은 다양

한 정보를 취득하고 행동하며 이동  신체 방어 등을 

자율  는 반사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 정보의 범 가 넓기 때문에 집 이 필요한 활동 

즉, 학업, 운동, 업무 활동 등에는 생리학 , 신경학  

부하에 의해 집 력이 감소될 수 있다(Park & Lee, 

2000; Kim et al., 2002; O’Toole & Dennis, 2012). 

집 력은 마음 는 주의를 집 할 수 있는 힘이다. 

집 력은 기업, 연구소에서의 업무, 학교, 집에서의 학

업, 가정에서의 생활 등의 측면에서 시간 , 비용  효

율 증 를 해 필요한 기본 인 요건이다(Kim et al., 

2002). 이러한 집 력은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인

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개인 간 는 개인 내의 편차에 

의한 한계와 공간 개선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

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비용 비 효과가 크지 않다. 

집 력의 차이는 동일한 시간동안 학업 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효율과 양에는 한 차이가 존재(Lee, 

2006; Son, Kim & Chung, 2015)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

별, 연령   직업군에 계 없이 공통 으로 내재하

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개인의 집 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

력을 높이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각 (Jang & 

Han, 2014; Kim et al., 2002; O, L., & Dennis, 2012; 

Michie et al., 1999), 청각 (Son, Kim & Chung, 2015), 

공간 (Lee, 2006) 방법, 명상(Lee, 2009) 는 혼합한 

방법(Oh, 2018)등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들  가장 간

편히 설치 는 장착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향을 주

지 않는 시각  방법이 실 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

다. 이러한 장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시야 가리개가 

상품화되어 시 에 매되고 있다. 표 으로 시야의 

부분을 가리는 덮개형, 시야의 좌측, 우측  쪽을 

모두 는 개별 으로 가리는 개별 가리개 형태가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안경에 고정된 가리개 는 별도

의 고정 수단을 이용하여 시야 가리개 본체(board)를 

고정하는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덮개형의 경우 시야의 아래쪽을 제외하고 좌우  

쪽을 모두 가리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법의 장 은 

제한되는 시야각의 범 가 크고 부분을 가리기 때문

에 집  효과가 개별 가리개형 보다 높다는 장 이있

다. 그러나 제한된 시야로 인한 답답함과 무게감에 의

해 장시간 사용이 어렵다. 개별 가리개형의 경우 쪽

을 가리는 시야 가리개가 없는 구성이다. 가장 크고 무

거운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무게가 

가볍다. 한 탈부착이 용이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

(길이 조 , 각도 조 , 가리개 의 모양)도 가능한 장

이 있다. 이 때문에 시야의 좌측과 우측 일부 는 

모두를 가리는 용도와 한쪽의 시각을 완 히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덮개형과 개별 가리개형의 시야 가리개는 각각의 장단

과 활용 용도에 따라 학습과 사무업무 외에 높은 집 력

이 필요한 사격, 승마와 같은 운동경기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한 제작의 간편함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시야 

가리개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이 기업의 개별 

고 는 개인의 사용 후기를 통하여 정성 인 측면에서 

집 력 향상에 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정성

 효과와 함께 정량 인 평가를 통하여 제품의 효과에 

한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측면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제품

을 이용하여 집 력 효과에 한 실험을 수행하고 설

문지를 이용한 정성  분석과 뇌 를 이용한 정량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객 화 하고자 한다. 한 이

로부터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개선에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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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시야 가리개에 의한 집 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

여 국내 F사에서 제공한 안경형 시야 가리개를 이용하

다. 효과의 분석과 검증을 하여 실험 참가자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고 설문지를 통한 정성 분석과 

뇌신호 측정을 통한 정량 평가를 실시하 다.

2.1. 시야 가리개

사용한 시야 가리개의 구조와 실제 모습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시야 가리개는 가리개 본체와 고정 집게

(fixing clip)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가리개 본체는 

직사각형이며 3곳의 모서리는 원형 곡률(curvature)을 

용하여 뭉툭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곳의 모

서리는 귀(ear) 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착용되기 때문에 

45도의 경사로 20 mm를 잘라내어 피부와 닿지 않도록 

하 다. 시야 가리개 본체와 집게의 재질은 모두 폴리

로필 (polypropylene; PP) 소재를 이용하 고 무

(matte coating) 코 하 으며 한쪽 체 무게는 2.3 

gram 이었다.

집게에는 착성이 있는 겔 패드(gel pad)가 부착되어 

있어 안경 틀 는 일반 안경에 장착이 용이하고 일상

인 작은 움직임에도 가리개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 으

로 고정되어 있도록 하 다. 집게는 가로 11 mm, 세로 

24 mm로 손으로 탈부착이 불편하지 않은 크기이다.

2.2. 연구 상자

지각과 인지 기능이 정상인 건강하고 신체 , 생리

, 정신  이상 병력이 없는 20  학생 50명(남 38

명, 여 12명)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안경을 

쓰지 않는 실험 참가자(25명)는 시야 가리개 본체와 함

께 안경 틀을 함께 제공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안경을 착용하는 실험 참가자(25명)는 시야 가리게 

본체만 제공하 다. 실험 목 과 내용에 해 충분히 

설명하 고 동의서(consent)를 받았으며 실험 종료 후 

실험 참가자 비용을 지 하 다. 실험 기간, 실험 참가

자 선정, 개인정보 수집과 폐기, 동의서, 설문지  뇌

신호 측정 모두 건국 학교의 기 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 다.

Fig. 1. Actual view of the blindfold 

(a) Structural diagram

(b) Blindfold attached on the glasses frame

(c) Actual appearance and size of blindfold

(d) Blindfold attached to the general glasses

2.3. 실험 디자인

실험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 고 실험 참

가자 별로 15일간 진행하 다. 1단계는 응 단계로 14

일 동안 수행하 다. 실험 참가자 개인의 일상에서 학

습을 하거나 집 이 필요한 활동 시 시야 가리개를 착

용하도록 하 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하 다. 

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착용하도록 하여 실험 참가자

의 공통된 최소 사용 시간을 설정하 고 최  사용 시

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시야 가리개 본체를 2개씩 제공

하여 손이나 분실 시에도 실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 다. 2단계는 생체 신호 측정 단계이다. 15일의 실

험 기간  마지막 15일이 되는 기간이다. 이때 실험 

참가자는 실험실에 방문하여 미리 비된 설문지를 작

성하 다. 이후 Fig. 2에 제시된 실험 차를 수행하도

록 하면서 뇌 (electroencephalogram; EEG)를 측정하

다. 뇌  측정  24시간 동안 흡연, 술, 커피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을 제한하여 실험 결과에 향이 미치

지 않도록 하 다. 

하나의 실험(trial)은 안정기(rest phase)(1분)과 과제 

제시기(task phase)(2분)로 구성된다(Fig. 2). Rest phase

는 학습 자극을 제시하지 않는 구간으로 검정색 화면

을 24인치 LCD 모니터를 통하여 제시한다. 

Task phase는 학습 자극을 제시하는 구간으로 토익

(TOEIC) 강의 동 상을 시청하도록 하 다. 하나의 

trial을 6개의 블록(block)으로 구성하여 18분 동안 뇌신

호를 측정하 다. 이를 세션 1로 정의하 고 이때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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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개는 착용하지 않았다. 동일한 실험 패러다임으로 

시야 가리개를 착용한 실험을 세션 2로 정의하 다. 각 

세션 간 20분의 휴식 시간을 주어 이  세션이 다음 

세션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다. 순서효과를 배제

하기 하여 실험 참가자별로 세션 1과 2의 조건을 무

작 로 배정하 다. 실험 참가자는 두 개의 세션을 모

두 완료한 후 15일간의 실험을 종료하게 된다.

2.4. 설문지 

시야 가리개의 효과에 한 정성분석을 하여 2주

간의 사용 기간을 거친 후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

문지의 문항 설정을 하여 5명의 실험 참가자를 상

으로 비 실험을 수행하 다. 설문의 문항 작성과 

련된 선행 자료를 참조(Choi et al., 2000; Choi, 2003)하

고 실험 참가자의 착용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문항을 설계하 다. 이때 문항의 이해, 단어 

선택의 성, 상 응답시간을 고려하 고 복의 여

지가 있는 문구가 없이 짧고 간단한 질문이 될 수 있도

록 구성하 다. 설문 문항은 총 16문항이었으며 집

력 향상 정도(평소 집 력 정도, 사용 후 집 력 정도, 

련 제품 사용 경험, 착용 빈도, 착용 시간), 착용감(불

편함 여부와 정도, 크기, 무게감), 구매 의향, 개선의견

의 항목으로 구분하 다. 크기  정도와 련된 문항

은 5  척도 방법으로 기재하도록 하 고 기타 문항은 

자유 기술하도록 하 다.

2.5. 뇌 신호 측정 

Fig. 3에 뇌신호 측정을 한 실험 실제 환경을 나타

내었다.

EEG 신호는 Enobio 20 (Neuroelectrics, Spain)을 이

용하여 500 Hz의 샘 율(sampling rate)로 측정하 다. 

International 10-20 System에 따라 Ag/AgCl 극을 5곳

(Fp1, Fp2, F3, Fz, F4)에 부착하 다. 극을 실험 참가

자에게 부착 후 편안하게 앉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EEG 

신호의 안정상태를 확인 후 실험을 시작하 다. 실험 

참가자에게 학습 자극 이외의 시각과 청각 자극을 배제

하기 하여 LCD 모니터의 주변이 모두 흰색의 벽면이

고 독립된 조용한 공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조도와 온도는 학습환경에 합한 표  조도인 400 lux 

(Lee et al., 2017)와 23℃ (Kim, 2013)로 유지하 다.

2.6. 데이터 분석 

설문지는 제품에 한 평가와 개선 사항으로 분류하

여 분석을 수행하 다. ‘제품 사용 시 불편한 ’, ‘집

력 향상 여부와 정도’, ‘착용감’, ‘제품 구매 희망 여부

와 가격’, ‘추가 개선 ’으로 분류하 다. 이  ‘제품 

사용 시 불편한 ’, ‘착용감’, ‘추가 개선 ’은 자유 기

술 형태로 응답을 받아 수치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일

람표로 만들어 한 에 시야 가리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집 력 향상 여부와 정도’와 ‘제품 

구매 희망 여부와 가격’은 5  척도일 경우 평균값을 

이용하 고 “ /아니오” 형태의 문항의 경우 %로 환산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EEG 신호의 분석은 MATLAB (Mathworks, USA)으

로 직  제작(custom made) 한 코드(code)를 이용하

다. 획득된 신호는 0.5에서 40 Hz의 역폭을 가지는 

역통과 필터(bandpass filter)로 여 (filtering) 하 다. 

우측 두엽과 지속  주의력 간에 연 이 있음을 

찰한 선행 연구 결과(Goncalves et al. 2018)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  사고의 작용, 창의성 등과 같이 학

습 내용과 련된 두엽(Frontal lobe) 역  F4 치

의 뇌  신호를 분석하 다. 

단시간 퓨리에 변환(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기법을 사용하여 주 수 별로 강드를 계산

Fig. 2. Experiment paradigm Fig. 3. Experimental environment 

(a) Rest phase (b) Task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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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gram)하 다. 의식 활동, 정신 활동 학습에 몰두

한 상태일 때 많이 발생(Jang & Kim, 2011; Luck et 

al., 2000)한다고 알려져 있는 Mid β 밴드(15~20Hz)에 

한 ERD, ERS, ERD+ERS의 최 (peak) 값을 각각 추출

하 다. ERS (Event-Related Synchronization, 사건 련 

동기화)와 ERD (Event-Re lated Desynchronization, 사건

련 비동기화)는 특정한 자극을 제시한 후 이와 련하

여 특정 주 수 역에서 나타나는 뇌  신호의 세기가 

증가(ERS)하거나 감소(ERD)하는 상을 의미한다

(Hwang & Choi, 2004). 시야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task를 수행할 때와 시야 가리개를 착용하고 task를 수행

할 때의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분석을 실시하 다(PASW Statics 18, Hongkong).

3. 연구 결과

3.1. 설문지 결과

자유기술 3가지 항목 각각에 한 표  응답 5개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품 사용 시 불편한 ’의 

경우 시야 가리개의 형상에 따른 의도치 않게 가려지

는 부분에 한 외형 인 문제와 집게와 시야 가리개 

본체  안경과의 연결성에 한 기구 인 측면에서의 

불편함을 보고하 다. ‘착용감’의 경우 심리 인 답답

함과 낯섦  어색한 느낌이 많았으나 사용하면서 

차 응이 됨을 보고하 다. ‘추가 개선 ’의 경우 시야 

가리개에 의한 집 력 효과가 있었으나 조  더 큰 크

기가 더 효과 일 것과 안경과 시야 가리개를 연결하

는 고정 클립의 개선이 추가 으로 필요함이 표 이

었다. 즉 ‘제품 사용 시 불편한 ’의 기구 인 문제에 

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집 력 향상 여부와 정도’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

한 50명의 실험 참가자  40명이 측면 시야 가래개를 

착용하 을 때 집 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 다

(80%). 7명의 실험 참가자는 집 력 향상에 도움이 되

지 않았다(14%)고 응답하 고 3명의 실험 참가자는 

집 력에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번거로웠다(6%)고 응

답하 다. 집 력 향상 정도를 응답하는 5  척도에서 

가장 많이 집 력이 향상된 수를 5 (1 은 집 력 

향상이 되지 않음)으로 하 을 때 평균 3.6 으로 집

력 향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수와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가리개가 번거롭고 집 력이 

향상되지 않음(1 ), 가리개가 번거롭지는 않았으나 

집 력 향상에 향을 못 느낌(2 ), 집 력이 향상되

었으나 크지 않음(3 ), 많이 향상되었고 학습의 효율

이 높았음(4 ), 매우 향상되었고 학습에 큰 도움이 

됨(5 ). 이로부터 1  3명(6%), 2  7명(14%), 3  8

명(16%), 4  21명(42%), 5  11명(22%)이었다. ‘평소

의 집 력 정도’에 한 설문조사에서 보통(70%), 낮

은편(26%)이 부분을 차지하 고 높은편(4%), 아주 

낮은편과 아주 높은 편은 0% 다. ‘제품 구매 희망 

여부와 가격’의 경우 체 응답자  66%가 제품 구매

를 희망한다고 답하 으며, 희망 가격 는 평균 5,000

원(72%)이었다. 실험 까지 시야 가리개 착용 경험은 

모두 없었다(0%). 평균 착 용빈도와 평균 착용 시간은 

각각 3.3회(±1.6회)와 2시간 40분(±30분) 이었다. 

3.2. 뇌신호 분석 결과

Spectrogram 분석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알

(8~10Hz)에 한 평균 워(power) 분석에서 시야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without blindfold)와 착

용하 을 때(with blindfold) rest phase에서의 평균 워

항목 표  응답

제품 사용 시 
불편한 

기존 시야와의 차이인데 왼쪽, 오른쪽으로 검정색 
부분이 시야의 아랫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서 신경 

쓰여서 공부할 때 거슬린다.

집게와 이 나 어져 있어 불편했다.

크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어색한 은 있엇다.

안경에 부착시 집게가 잘 안껴짐

집게와 이 나 어져 있어 불편했다.

착용감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응됨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에서 처음에 착용시 
어색한 느낌을 줬습니다.

처음 착용 시 양 이 가려져 답답했음

맨 처음 사용 시에는 답답했지만, 사용하면서 응됨

조  작은 감이 있습니다.

추가 개선

안경과의 부착이 미흡하 고 주  사물을 가리기 해 
좀 더 큰 사이즈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다.

시야가 좀 더 가려졌으면 좋겠고, 의 시야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안경테에 따라 제작되었으면 좋겠고, 윗면도 
가려졌으면 공부 목 으로 좋겠다.

뿔테 안경에 부착시에 많이 불편했고, 집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집게와 가리개 츠가 잘 떨어진다.

Table 1. Representative responses by freely writte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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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1.092±0.395 dB, 0.789±0.311 dB이었다. task 

phase에서는 각각 0.288±0.074 dB, 0.204±0.013 dB이

었다. task phase보다 rest phase에서 평균 워값이 각

각 0.804±0.321 dB, 0.585±0.298 dB 컸다. Mid β 역

의 평균 워(power)변화 분석에서 시야 가리개를 착

용하지 않았을 때와 착용하 을 때 rest phase에서의 평

균 워는 각각 0.268±0.113 dB, 0.318±0.187 dB이었

다. task phase에서는 각각 0.687±0.217 dB, 1.163±0.469 

dB이었다. rest phase보다 task phase에서 평균 워 값

이 각각 0.419±0.104 dB 0.845±0.282 dB 컸다.

ERD/ERS 분석에서는 시야 가리개의 착용 유무에 

따라 집 력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해 paired 

t-test 분석을 함께 실시하 다(Fig. 5). ERS peak 값에

서는 시야 가리개를 착용한 상태(0.811±0.116 dB)가 착

용하지 않은 상태(0.582±0.089 dB)보다 값이 크게 나타

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23). ERD peak 

값에서도 시야 가리개를 착용한 상태(0.536±0.209 dB)

가 착용하지 않은 상태(0.434±0.224 dB)보다 값이 크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990). 

ERD peak와 ERS peak를 합한 ERD+ERS peak 분석에

서는 시야 가리개를 착용한 상태(0.188±0.064 dB)가 착

용하지 않은 상태(0.058±0.021 dB)보다 값이 크게 나타

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17).

4. 결론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시야 가리개 사용에 따른 집 력 향

상 효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설문지를 이용한 

정성평가와 뇌신호 측정과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로부

터 시야 가래개의 사용이 집 력 향상에 정 인 효

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집 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집 이 필요한 

것 외의 시각과 청각과 같은 외부 환경을 제한하는 것이 

집 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Park & Lee, 2000; 

Shing & Park, 2015)되고 있다. 이는 다른 환경 인 자극

을 제한하면 뇌의 활동 역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O’Toole & Dennis, 2012). 본 연구에서는 시각 자극만을 

제한하더라도 집 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정성분석에서는 시야 가리개에 한 외형 , 기능  

평가와 집 력 향상 여부  정도에 한 평가를 수행

하 다. 외형 으로는 모양이 단순하고 단색의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사용에 한 거부감이나 주변을 의식하

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하 다. 한 부분의 실험 참

가자가 처음 사용 시에는 어색하거나 낯설거나 답답하

지만 사용할수록 익숙해졌다고 하 다. 집 력이 향

상되는 효과를 보인 실험 참가자는 체 50명  40명

으로 80%가 집 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시야를 제한함에 따른 효과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집 력의 향상 정도는 5  척도  

평균 3.6 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집 력이 향상되었

으나 크지 않음(3 )’, ‘많이 향상되었고 학습의 효율이 

높았음(4 )’의 범  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험 참

가자의 부분이 집 력 향상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단된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경향

을 보 다(Goncalves et al., 2018; O’Toole & Dennis, 

2012; Michie et al., 1999). 3.6 은 5 을 100%로 하

을 때 72%이며 제품 구매 희망 여부에 한 설문 결과

인 66%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실험 참가

자들이 모두 시야 가리개를 착용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야 가리개를 이용하여 집 력이 향상되었고 

효과가 정 임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단된다. 시야 

가리개 사용 시 불편한 과 추가 개선 에 한 내용

은 주로 집게와 가리개 본체와의 구조 인 문제 다. 
Fig. 5. Results of ERD/ERS analysis 

according to with or without blindfold

Fig. 4. ExperimSpectrogram results for each with and 

without blind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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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 안경의 부착에 어려움의 원인인 고정 클립을 

개선하고, 가리개의 넓이를 다소 넓게 하는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정량평가는 측정된 뇌신호에 한 spectrogram을 통

하여 주 수 역별 워의 변화를 찰하 다. 알

는 안정상태일 때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

다(Dujardin et al., 1993; Hwang & Choi, 2004). 본 연구

의 실험 패러다임은 rest 구간과 task 구간을 번갈아 제

시하고 이로부터 활성화된 뇌신호의 크기를 주 수 별

로 분석하기 때문에 안정상태 일때의 신호가 기 이 

된다. 따라서 하게 안정상태가 유지되는 여부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Spectrogram을 활용하여 알  

역에서의 워는 시야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와 착용하 을 때 모두 rest phase가 task phase 보다 

평균 워 값이 3.79배와 3.86배로 모두 컸다. 따라서 

실험 구간별로 제시된 rest phase에서 충분히 안정 상태

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된다. Mid β 역에서 task 

phase가 rest phase 보다 평균 워 값이 2.56배, 3.66배 

컸다. 이는 집 력과 련된 뇌 의 신호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Jang & Han, 2014). 한 시야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착용하 을 때에 더 높은 

워 값이 상승하여 시야 가리개의 집 력 향상에 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ERD/ERS 분석에서 주

어진 과제가 복잡해지거나 과제 수행에 있어 상 으

로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경우 ERD 는 ERS

의 peak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ERD는 증가하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ERD가 증

가하는 것은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 다(Dujardin et al., 

1993; Gola et al., 2013). ERS는 크기도 증가하 고 유

의하 다(Hwang & Choi, 2004). 두 가지 라미터를 

함께 분석하는 ERD+ERS에서도 크기가 증가하 고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시야 가리개로 집 력이 향상되는 

것을 정량 으로 확인하 다. ERD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실험 참가자를 상으로 추

가실험을 하거나 제시된 task 과제의 난이도를 높인다

면 ERD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 좌측과 우측만 가리

는 시야 가리개를 이용하여 집 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연구 수행 방법과 결과들을 바

탕으로 시 되고 있는 시야 가리개의 개선 들이 도출

되었으며 이를 용하면 만족도와 집 력 향상의 효과

가 높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의 제한 도 존

재한다. 첫째, 실험은 어에 한 학습 동 상 한 가지

에 해서만 수행되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학습 형

태에도 집 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일반화를 해서는 

추가 인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실험 참가자 군

을 학생으로만 한정하 다. 부분의 일상 시간을 학

습에 할애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상으로 한 실험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안경 착용자와 비 착용자

에 한 심리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이에 한 차이 

분석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은 정 인 상

태에서 집 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동 인 상태에

서 집 이 필요한 사격, 컬링(curling), 골  퍼  등의 

운동 역에 한 추가실험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뇌

신호를 이용한 정량 평가에서 Mid β 역만 분석에 

활용하 다. 집 력을 단할 수 있는 지표로 SMR과 

theta 역에 한 추가 분석 연구와 함께 시간에 따른 

phase 별  task 별 각각에 한 세 한 비교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야 가리개를 착용

하 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하 지만 집 력과 학습에 의한 사고력의 첩된 결과

일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습  사고력과 련

된 두엽 역인 Fp1 는 Fp2에 한 추가 인 해

석과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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