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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데이터를 바탕

으로 한 뇌영상 연구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주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로서 꾸준히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40대 정상군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복셀기반 형태분석법

(optimized voxel-based morphometry)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나이, 교육연한, 우세손, 두개내 부피(intracranial volume)를 통

제한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의 회백질 용적(volume)은 차이가 없

었으나 부분적인 뇌 영역에서 남여 차이를 관찰하였고,1) 다양

한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 대뇌 피질 두께 분석법(cortical thi-
ckness analysis)을 통해, 남성보다 여성에서, 또는 여성보다 남

성에서 피질 두께가 더 두꺼운 영역을 조사한 바도 있으며, 최

근에는 대뇌 피질 두께 분석법 연구에서도 남여 차이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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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examine sex differences of the brain structures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ies that specifically investigate cerebellar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re scarce.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sex differences in structures of the cerebellum using cerebellar template and cerebellum analysis methods.
MethodsZZSixteen men and twenty women were included in the study. A MATLAB based program (MathWorks, Natick, MA, USA),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5 (SPM5) using the spatially unbiased infra-tentorial atlas template (SUIT) as the cerebellum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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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소개된 바 있다.3) 피질하 영역에 대한 남여 차이에 대한 연

구로, 뇌 전체의 회백질 용적과 백질 용적을 통제한 후의 결과

로 미상핵(caudate nucleus)과 측중격핵(nucleus accumbens)

에서는 남녀 간에 부피의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창백핵(globus 

pallidus)와 조가비핵(putamen)에서는 남성의 부피가 더 컸음

을 관찰한 바 있다.4)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소뇌 영역 연구로 수기 구획법

(manual tracing) 방법론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소뇌의 용적 

분석을 수행하여 건강한 성인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소뇌와 배

쪽 교뇌(ventral pons)의 용적의 차이를 밝혔다. 이 연구의 결

과로, 연령에 따라 소뇌의 용적은 감소하며, 소뇌와 배쪽 교뇌

의 용적은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뇌 반구(cerebella 

hemisphere)와 전소뇌벌레(anterior vermis)에서 남녀의 용적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소뇌엽 VI, VII 영역에서는 남녀

의 용적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수기 구획법의 연구결과로 남성의 소뇌 용적이 여성보다 큼을 

발견한 연구도 있었다.6) 일부 연구에서는 남여 차이가 발견되

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Talairach brain atlas에 정규화(nor-
malization)한 후에 비교한 결과로, 소뇌의 용적은 우세손이나 

성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었고, 해당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분석에서 소뇌 반구(ce-
rebellar hemisphere)의 경우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큰 용적이

었음을 보고하였다.7) 최근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종적 추적 연구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의 소뇌의 남여 차이에 대

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8)

소뇌는 전체 뇌 영역 중 10%를 차지하는 구조물로, 뇌 전체 

뉴런의 절반 이상의 뉴런인 약 50억 개의 뉴런이 밀집되어 있다

고 알려져 있다.9)10) 소뇌는 해부학적으로 전엽(anterior lobe), 

후엽(posterior lobe), 타래결절엽(flocculonodular lobe)으로 구

분하며, 소뇌 반구와 가운데의 소뇌벌레(vermis)로 구분할 수 

있다. 소뇌의 회질을 세부적으로 소엽별로 구분하여, I-IV, V, 

VI, Crus I, Crus II, VIIb, VIIIa, VIIIb, IX, X로 구조를 나누

기도 한다.11-13)

소뇌는 대뇌 피질 및 피질하 영역 등 많은 영역과 연결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고위 인지 기능 및 통제와 관련된 전두엽

(frontal lobe), 운동 피질(motor cortex)로 분류되는 중심앞 피

질(precentral cortex)과의 연결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여러 실험 연구, 동물 연구 등을 통하여, 소뇌엽 Crus I과 

Crus II는 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뇌엽 V, VI, VIIb, VIIIa 영역은 운동 피질(motor cor-
tex)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안된다.14-16) 소뇌는 신체의 움직

임 및 운동 기능의 조절을 수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17-19)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정서 및 인지 기능과도 관련이 있

을 가능성도 제안되고 있다.15) 또한 소뇌는 자폐증(autism),20) 

조현병(schizophrenia),21) 실독증(dislexia),22) 우울증(depres-
sion),23)24) 조울증(bipolar disorder),25) 불안장애(anxiety disor-
der)26) 등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영역이며 뇌영상학적 방법론 

측면으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구조물이다.

뇌영상 연구에서 기존의 복셀기반 형태분석(voxel-based mo-
rphometry, 이하 VBM)을 활용한 연구 방법론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소뇌를 분석하기에는 다소 부

족한 바가 있어서,27)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의 소뇌를 대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편향적 소뇌 아틀라스 템플릿(spatial-
ly unbiased infra-tentorial atlas template, 이하 SUIT) 툴이 개

발되었다.27) 이후 소뇌의 확률 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뇌 분석을 하는 방법도 제안된 바도 있다.13) SUIT 툴을 적용

한 분석법은 기존의 대뇌 전체와 소뇌 모두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VBM과 비교하였을 때 소뇌 영역에 대한 결과의 정확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툴을 활용한 연

구결과들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UIT 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손 기

민성 정도와 우측 소뇌엽 VI의 회질 용적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관찰하였다. 반면, 기존의 VBM 방법을 적용하여 대뇌

와 소뇌 전체를 분석하였을 때 소뇌엽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보

고되지 않았다.28)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자군

은 비흡연자군에 비하여 인지 결정 능력과 연관이 있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 우측 소뇌엽 Crus I 부위의 회질 용적이 유의미하

게 작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뇌영상 연구

들 중 정상군 남여 차이에 대한 소뇌의 구조적인 측면의 연구

가 수행된 경우는 적은 편이고, 수기 구획법에 의한 용적 비교 

중심이었다. 또한 소뇌에 특화된 표준뇌(template)를 사용하여 

정상군을 대상으로 소뇌에 대한 구조적 뇌영상 남여 차이에 대

한 연구를 회백질 밀도(density) 측정 측면에서 수행한 국내 연

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정상군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얻어진 대

뇌 자기공명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소뇌 템플릿과 소

뇌 분석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로서, 아직 세밀한 연구가 수행

되지 않아 왔던 소뇌의 구조적 남여 차이를 회백질 밀도 측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모집 방법

광고를 통하여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한 뒤, 본 연구 참여 적합성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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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의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남성 16명과 여성 20

명으로 총 36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
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이하 DSM-

IV)30)에 기반한 구조화된 임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
view for the DSM-IV)을 통하여 제1축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제외하였으며, 성격 장애 검사(Personality Disorder Question-
naire-4)31)에 의한 평가 결과,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 경우 제외하였다. 내외과적 질환 및 신경질환이 있

는 경우, 약물 중독 및 의존증이 있거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임

신을 한 경우, 두부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하였다. 그리고 폐소

공포증이 있는 경우, 체내에 금속 물질을 삽입한 경우와 같이 

자기공명영상 촬영에 부적합한 경우도 연구 참여에서 제외하

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상으로 받았다. 본 연

구의 방법 및 과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았다.

뇌영상 데이터 획득 방법 

대뇌 자기공명영상은 3.0 Tesla GE whole body imaging sys-
tem(이하 GE VH/i, Milwaukee, WI, USA)에서 획득하였다. 자

기공명영상 촬영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T1-강조(T1-weighted) 영상은 3차원 spoiled gradient echo 

pulse sequence를 사용하여 시상 방향(sagittal view)으로 240

장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echo time ; TE = 1.4 ms, repe-
tition time ; TR = 5.7 ms, inversion time ; TI = 400 ms, 256 × 

256 matrix ; field of view ; FOV = 22 cm, flip angle ; FA = 

20°, 1 number of excitation ; NEX, 0.7 mm-slice thickness, 

no skip).

T2-강조(T2-weighted) 영상과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이하 FLAIR) 영상은 연구 피험자의 뇌 내 병변 및 구

조적 이상을 판별하기 위하여 획득하였으며, 횡축 방향(axial vi-
ew)으로 촬영하였다(T2-weighted image : TE = 118 ms, TR = 

3500 ms, 256 × 192 matrix ; FOV = 22 cm, FA = 90°, 3 NEX, 

5 mm-thick slices, 1.5 mm skip, FLAIR image : TE = 145 ms, 

TR = 9900 ms, TI = 2250 ms, 256 × 192 matrix ; FOV = 22 

cm, FA = 90°, 1 NEX, 5 mm-thick slices, 1.5 mm skip).

뇌영상 데이터 분석 방법

영국 뇌영상 연구 그룹인 웰컴 트러스트 센터(Wellcome Trust 

Centre for Neuroimaging)에서 개발한 Statistical Paramet-
ric Mapping 5(이하 SPM5) 모듈과 SPM5를 기반으로 사용 가

능한 툴박스인 SUIT27)를 이용하여 T1-강조 영상을 대상으로 소

뇌 영역의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별 연구 피험자의 T1-강조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1 × 1 × 

1 mm3 복셀 크기의 Analyze 7.5 포맷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

고, SUIT 개발자가 권장한 바와 같이 x, y, z축의 원점 좌표 정

보를 전교련(anterior commissure)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위치

하도록 지정하였다. 개별 연구 피험자의 T1-강조 영상 이미지 데

이터 각각은 확률 지도에 따라 회질과 백질을 분리하여 별도

의 데이터로 산출되었다. 소뇌 영역과 이에 인접한 중뇌, 연수 

부위만을 별도의 이미지 데이터로 분리한 뒤(crop) 소뇌 영역

을 이진 화상(binary image) 데이터로 생성하였다(isolation). 이

진 화상 데이터 결과물을 전수 점검하여, 만약 소뇌 이외의 영

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뇌가 아닌 부분을 수기로 제거

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했다. 분리된 개별 소뇌 데이터

의 정규화(normalization)는 Iternational Consortium for Brain 

Mapping 152 표준뇌(ICBM152 template)32)에 기초한 SUIT 표

준뇌(template)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T1-강조 영상에

서 분리된 회질 영역의 정보에 개별 소뇌의 이진 화상을 적용

하여 SUIT에서 제공하는 불편 소뇌 아틀라스 공간(unbiased 

cerebellar atlas space)에 맞추어 재구성(reslice) 하였다. 재구성

된 소뇌의 데이터는 SPM5에서 4 mm full width half maximum

으로 편평화(smoothing) 한 뒤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SP-
M5 툴박스에서 SUIT를 통한 분석은 MATLAB(MathWorks, 

Natick, MA, USA) 프로그램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

남성과 여성으로 군을 나누어 소뇌의 회질 밀도의 차이를 비

교하는 것은 VBM을 적용하였고 MATLAB을 기반으로 구현

되는 SPM5를 사용하였다.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뇌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SPM5에 내장된 독립표본 T검정 분석툴을 사

용하였고, 이때 공변량(covariate variable)으로 SUIT에서 산출

된 28개 소엽(lobule) 회백질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회백질 소

엽별 밀도값의 평균값과 해당 소엽의 면적을 곱한 값을 적용하

였다. 뇌영역이 아닌 부분의 잡음이 결과로 산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SPM5 개발 그룹에서 권장한 값으로(absolute value, 

0.1) 마스크를 씌워서 분석하였다. SPM5에서 남성과 여성 소뇌 

분석 데이터들을 처리(image processing)하여 통계 분석 결과

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다수의 복셀을 대상으로 

하여 다중 분석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정하기 위해 False Disco-
very Rate 방법으로 교정한 p 값이 0.05 미만인 영역 중 100 복

셀 이상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영역만이 결과로 산출되도록 하

였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 클러스터에서 산

출된 신호 값을 추출하여, STATA 11(StataCorp, College Sta-
tion, TX,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Korean J Biol Psychiatry █ 2012;19:77-83

80

하였다. 각 소엽별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개략

적으로 탐색해 보기 위해 SUIT에서 산출된 28개 소엽의 회백

질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회백질 소엽별 밀도값의 평균값과 

해당 소엽의 면적을 곱한 값을 SUIT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

으로 산출하여 STATA 11 프로그램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결      과

남성의 평균 나이는 28.1세이고(표준 편차 4.5) 여성은 평균 

27.2세(표준 편차 5.1)로 두 집단 사이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

다(t = 0.59, p = 0.557). 교육 연한은 남성은 16.5년(표준 편차 

2.2) 여성은 15.8년(표준 편차 1.2)이었고(t = 1.35, p = 0.187) 

남성의 오른손 우세손은 12명, 여성은 오른손 우세손이 19명

으로 교육연한 및 우세손 여부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나는 소뇌 영역은 2개의 클러스터

가 존재하였는데, 왼쪽 소뇌의 IV엽과 V엽에 속한 클러스터와 

VIIIb엽에 속한 클러스터였다(Fig. 1). 해당 영역에서 추출한 값

을 가지고 실시한 분석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밀도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IV엽과 V엽, t = 4.75, corrected p ＜ 

0.001 ; VIIIb엽, t = 3.08, corrected p = 0.004)(Table 2).

또한 28개의 소엽(lobule)들을 분석한 결과로 왼쪽 소뇌의 

IV, V 소엽, 오른쪽 소뇌의 IV, VIIIb, X 소엽이 여성보다 남성

의 값이 높았으며(uncorrected p ＜ 0.001), 소뇌벌레의 경우에

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Table 3). 이 결과들

은 각 소엽별 남여 차이 경향성을 대략적으로 보고자 한 것으

로 다중 분석을 보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Men 

(n = 16)

Women
(n = 20)

t
value

p
value

Age (years ± SD) 28.1 ± 4.5 27.2 ± 5.1 0.59 0.557

Education (years ± SD)* 16.5 ± 2.2 15.8 ± 1.2 1.35 0.187
Dominant-hand
   (right/ left)†

12/3 19/1 NA 0.292‡

* : data missing for 1 subject, † : data missing for 1 subject, ‡ : 
Fisher’s exac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Regions of significantly increased gray matter density in men than women 

Cerebellar region
Talairach coordinate

Cluster size Maximum z-score Uncorrected p value FDR corrected p value
x y z

Left IV, V lobule -16 -46 -20 434 4.23 ＜ 0.001 0.001*
Left VIIIb lobule -14 -48 -61 237 6.22 ＜ 0.004 0.01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1. FDR : false discovery rate

Lobule IV and V (left hemisphere)

S

S S S S

S S

A

A A

A

P

P P

P

S

Lobule VIIIb (left hemisphere)

Fig. 1. Regions of significantly incre-
ased gray matter density in men than 
women (radiologica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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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얻어진 뇌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상군 남성과 여성의 소뇌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진

행하였다. 소뇌 분석에 특화된 뇌영상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왼쪽 소뇌의 IV엽과 V엽에 속한 클

러스터와 VIIIb엽에 속한 클러스터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밀도를 보임을 관찰하였고, 소엽별 분석에 있어서 일부 소

엽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밀도를 보임을 관찰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뇌 전체 혹은 일부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대

뇌 구조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으나,1-4) 아

직 어떤 일관된 방향으로의 결과가 정립된 수준은 아니며, 특

히 소뇌의 경우 기존의 대뇌 전체 분석 방법(whole brain ana-
lysis)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뇌의 세부 구조들을 매우 정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점이27) 일부 존재했던 바, 현재까지 정밀

한 소뇌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연구는 소뇌 

분석에 특화된 새로운 툴을 바탕으로 소뇌의 남여 차이를 보

았다는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든 분석을 자동으

로만 수행하여 완료하지 않고, 중간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들

을 전수 확인하여, 소뇌가 아닌 영역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에서의 일부 오류 포함 가

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면은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에 수행된 소뇌의 용적 분석으로, 남

성에게서 보다 더 용적이 크게 관찰되었던 결과와5)6) 일치하는 

방향이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차이를 보고한 영역이 소뇌의 

왼쪽 반구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기존의 소뇌 연구에 있어 좌우 

편측성(laterality)을 보고한 연구 및7) 남성군은 여성군에 비해 

소뇌의 전엽, 중앙 후엽(양쪽 V, VIIIb)의 회질 용적이 유의미하

게 컸으며, 측면 후엽(양쪽 Crus II, 오른쪽 VIIb)의 회질 용적은 

여성군이 유의미하게 컸던 연구결과33)와 그 궤를 함께함을 알 수 

있다.

내측 반구 영역의 IV엽과 V엽은 일차 감각운동(primary sen-
sorimotor) 기능을 담당하고 VIIIb엽은 이차 감각운동(secon-
dary sensorimotor) 기능을 담당하며, 외측 반구 영역의 IV엽

과 V엽, VIIIb엽은 인지 기능(cognition)을 담당한다고 정리된 

바가 있고,34) 기능적 뇌영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메타분석

을 수행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왼쪽 소뇌의 IV엽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과 관리 기능(executive function)과 연

관된 과제(task)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35) 있다. 또한, 언

어 능력과 관련된 최근 리뷰 논문에 의하면 왼쪽 및 오른쪽 소

뇌의 VIII엽과 VIIIb엽은 작업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36) 

정리된 바 있다. 작업 기억과 관리 기능 등의 인지적 과제 점수

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대해 일관된 방향의 결과가 정

립된 것은 아니고 연구 방법과 도구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배

제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발견

된 소뇌의 영역과 관련된 작업 기억 및 관리 기능에 있어 성차

에 대해서 일부 보고된 바 있다. Multi-trial 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류율이 낮았으며 기준점에 도달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았고, 언어적 작업 기억 과제에서도 이

러한 경향이 발견된 바37) 있고, 청소년기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라 실행 기능에 대한 성차가 

보고된 바가38)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피험자 수가 적다는 면이 있으며 남

Table 3. Differences of lobule volume between men and women

Lobule
Men 

(n = 16)

Women
(n = 20) t value Uncorrected

p value
Mean SD Mean SD

Left
IV 3430 377 2925 290 4.55 0.0001†

V 3979 377 3479 358 4.07 0.0003†

VI 7210 727 6603 681 2.58 0.0145
Crus I 8827 722 8417 942 1.43 0.1611
Crus II 6049 830 5960 737 0.34 0.7345
VII b 3582 507 3420 427 1.04 0.3072
VIII a 3494 484 3240 305 1.92 0.0632
VIII b 3042 318 2763 206 3.19 0.0031*
IX 2421 353 2441 244 -0.20 0.8417
X 402 56 352 32 3.36 0.0020*

Right
IV 2831 331 2469 255 3.71 0.0007†

V 3634 405 3240 440 2.77 0.0091*
VI 7462 697 6992 790 1.87 0.0703
Crus I 8628 914 8548 1049 0.24 0.8133
Crus II 6266 693 6247 810 0.07 0.9411
VII b 3710 489 3428 450 1.80 0.0810
VIII a 4135 607 3609 418 3.08 0.0041*
VIII b 3215 319 2777 261 4.53 0.0001†

IX 2548 322 2427 275 1.21 0.2329
X 411 55 346 34 4.45 0.0001†

Vermis
VI 1336 142 1321 162 0.30 0.7641
Crus I 10 4 9 4 1.07 0.2939
Crus II 306 38 309 31 -0.25 0.8060
VII b 172 21 181 19 -1.32 0.1944
VIII a 859 96 879 73 -0.71 0.4811
VIII b 444 50 449 40 -0.29 0.7736
IX 649 75 665 70 -0.63 0.5307
X 121 25 121 24 0.11 0.9163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01. SD : standard deviati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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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는 소뇌 영역을 관찰했으나, 해당 영역에

서 계산된 뇌영상 신호값의 의미 및 이 신호값들과 관련성이 있

는 행동 측정값, 인지 기능 요소 측정값에 대한 탐색이 미흡하

다는 면이 존재한다. 이에 차후에 보다 더 많은 정상군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소뇌의 기능과 관련된 행동 측정, 

인지 기능 요소에 대한 측정을 함께 수행하여 소뇌 대상 뇌영

상 데이터에서의 남여 차이에 대한 결과와 연관성을 갖는 임상

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소뇌의 구조적, 기능적인 

면에 대한 뇌영상학적 이해를 하는데 있어 더욱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제언한다.

중심 단어：소뇌·뇌 자기공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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