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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댄스스포츠는 『남녀가 한 쌍을 이루고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는 가운데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움직임 예술의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스포츠』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커플보다 잘 추기 위해

서 서로 협동하는 가운데 경쟁해야 하는 기본적 요소를 갖추고 발달해온 스포츠로서 스포츠심리학

적 가치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예술적 그리고 생체 역학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움

직임 예술이다. Hagemann(1997)은 댄스스포츠는 예술성보다는 스포츠성이 강하고, 기계공학적인 요

소보다는 생체 역학적 요소가 많으며, 흥행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가 큰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특

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 다.

댄스스포츠의 기술과 동작은 주로 전진, 후진, 회전으로 구성되며, 기본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형성이다. 댄스스포츠는 남녀가 각기 자기 중심을 잡고 평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간에서 

커플의 중심 축을 이동하게 되므로 운동 역학적 측면에서 평형성을 길러주는데 매우 적합한 신체 

활동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남녀가 서로 반대되는 전진과 후진의 워크(walk)를 반복해야 하

므로 다리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 주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각 동작은 균형과 유연성, 순발력 등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전신의 근육이 동원된다. 특히 하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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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과 관절은 잦은 충격과 근육수축이 많고 크기 때문에 과다한 부하를 견디어 내야 한다. 특히 댄

스스포츠는 운동화가 아닌 구두 형태로써 굽 높이에 따른 단순한 걷기 동작에 대한 연구에 비해 굽

이 있는 신발을 신고 리듬의 변화에 맞추어 동작을 실시하는 리듬스포츠로서 다양한 종류의 댄스스

포츠화(shoes)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전도적인 분석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근전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최명애(1983)의 젊은 여성의 발 동작과 몇몇 하퇴근 근전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맨발로 섰을 때와 뒷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을 때 하퇴 근육의 근전도상의 활동을 비

교한 결과 맨발로 섰을 때 전경골근의 활동이 많았고 뒷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경우 대부분의 피험

자에서 비복근과 장비골근(peroneus longus muscle)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고하 다.

Lee 등(1987)은 남성을 대상으로 높은 굽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동안 전경골근(anterior tibialis)과 

비복근(gastrocnemius)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한 결과 전경골근의 최대근활동전위에는 변화가 없었으

나, 비복근의 최대근활동전위는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신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면서도 신발을 선택할 때에는 디자인이나 유행에 치

우쳐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신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없는 까닭이며 그 결과, 인체에 적절

하지 못한 신발 선택은 발의 변형이나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굽 높이에 대한 연구는 몇몇 보고된 바가 있었으나 굽 형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운동화가 아닌 구두 유형의 댄스스포츠 신발을 신고 리

드미컬하게 이동 동작을 연결할 때 좀 더 다양한 신발 유형에 따른 활동 양상에 대한 근활동전위의 

분석을 통하여 신발의 굽 높이와 형태가 하지에 미치는 향에 대해 연구하여 숙련․미숙련 그룹간

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지도하고 상해 예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신발의 재질은 가죽이었다.  

2) 동작은 탱고 backward walk 동작으로 제한하 다.  

3) 근육은 하지 근육으로 우측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전경골근, 비복근으로 제한하 다.   

4) 탱고 backward walk 동작을 파트너와 함께 커플댄스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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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professional로 활동중인 경력 6년 이상의 여자선수  4명으로 구성된 숙

련그룹, 1년 정도의 댄스 스포츠 경력을 가진 여자 4명의 미숙련 그룹으로 총 8명을 선정하 다. 이

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age

(yrs)

weight

(kg)

height

(cm)

leg Length

(cm)

Foot Length

(cm)

Career

(yrs)

skill

(n=4)

M 35 50.4 159.78 78.98. 21.93 6

SD 3.16 6.82 3.98 1.29 0.86 1.41

unskill

(n=4)

M 30.5 53.7 160.78 75.38 21.8 1.25

SD 2.52 3.87 2.18 2.93 0.43 0.5

2. 실험도구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댄스스포츠의 신발 굽높이와 형태에 따른 근육의 근전위활동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동원된 실험도구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Experimental equipments

equipment size type manufacturer

EMG system ME 3000P Mega Electronics Ltd

surface electrode Mini electrod Mega Electronics Ltd

note book Pentium Samsoung

3. 실험절차

표면전극은 미리 선정된 근육의 표면에 붙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준비과정에서 알콜을 사용하여 

기름때나 로션 등이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외피를 가볍게 문질러 닦아낸다. 피부저항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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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평균근전도 활동은 양극표면전극(bipolar surface electrode)으로 도출하며, 전극간의 거리

는 1.5cm로 부착한다.

근전도기의 근활동 샘플링은 1000㎐의 빈도에서 수행되고, 유선 광케이블을 통하여 컴퓨터에 저

장하 다. ME 3000p는 독립적인 저장 능력으로 데이터 기록 및 수집기능을 지닌 소형의 휴대용 마

이크로 컴퓨터로 측정된 데이터를 증폭하여 저장시켰으며, 증폭기는 표면전극에 직접 연결했다. 증

폭기의 측정감도는 +/-1㎶이며, 양극 근전도 신호의 측정범위는 +/-5,000㎶이다. 그리고 각각의 근전

도 채널용 AD 변환기는 12bit이며, 최대 샘플링 빈도는 2,000Hz/channel이다.

근전도 측정은 6모드로 측정하 고, 저장은 평균근전도로 하 으며, 표집률은 1,000Hz, 저장시간

은 5초, 4채널로 측정하 다.

실험자는 각각의 EMG Signal이 제대로 기록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피험자들은 각각의 댄스스포

츠 신발을 신고 2/4박자의 탱고 음악에 맞추어 탱고 backward walk 동작을 5회 실시하여 측정한 

것 중 가장 정확하게 한 3회의 동작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탱고 backward walk 동작의 시작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 stance position 상태에서 시작하여 오른

발 착지점에서 다음 오른발 착지 직전까지의 1 cycle을 선정하여 측정하 다.

신발은 여성용 댄스스포츠의 모던화로 굽 높이가 5cm, 7cm, 9cm의 세 종류와 대조를 위해 굽 높

이가 없는 신발, 즉 높이가 0cm인 수준을 추가하 고, 굽의 형태는 1.2(cm)×1.2(cm)의, 2.2(cm)×

2.5(cm)굽의 단면적을 가진 가는 굽(Fine heel)과 통 굽(Wide heel), 굽의 형태가 없이 발바닥 전체가 

평평한 평평굽(flat heel)의 세 종류로 하 다.

댄스스포츠 신발의 굽과 형태에 따른 하지와 허리의 근육 측정부위는 우측 대퇴직근(rectus femoris 

:RF),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 BF), 전경골근(anterior tibialis : AT), 비복근(gastrocnemius : GA)을 

측정하 다.

4. 자료처리방법

근활동전위 분석은 AEMG신호가 근활동지속 동안 즉, 안정수준(resting level)에서 활동종료(end 

of activity)까지 1 사이클(cycle)로 설정하여 적분근전도(integrated EMG)의 최대치(peak value)와 근

부하율(Muscle load ration)를 산출하 다. 평균 적분근전도(AEMG)와 근부하율의 적용 공식은 다음

과 같다.

Averaged integrated EMG(iEMG) =  

⌠
⌡

1023

0
/ raw data/

1024

             Muscle load ration(%) = 
Channel activity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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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의 자료처리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댄스 스포츠의 신발 굽 높이와 형태에 대한 근

육별 적분근전도 최대치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 고, 유의성 

α<0.05 수준에서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1. 하지근육의 적분근전도 최대치 비교

1) 굽 높이별 적분근전도 최대치

숙련․미숙련 그룹의 굽 높이에 따른 하지근육의 적분근전도 최대치는 <table 3>,<fig.1>과 같다. 

전경골근의 적분근전도 최대치는 0cm, 5cm, 7cm, 9cm 굽 높이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F=9.98, p<.001), 사후검정 결과 0cm의 굽이 5cm, 7cm, 9cm 높이의 굽 보다 501.80±260.14㎶로 유

의한 근활동전위가 나타났다. 비복근의 적분근전도 최대치에서도 0cm, 5cm, 7cm, 9cm 굽 높이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5.01, p<.01), 사후검정 결과 0cm의 굽이 5cm, 7cm, 9cm 높이의 굽 보다 

218.40±117.12㎶로 유의한 근활동전위가 나타났다.

숙련 그룹의 전경골근과 비복근의 경우, 0cm의 굽 높이에서 적분근전도 최대치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굽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적분근전도(IEMG)는 근육의 활동량과 힘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적분근전

도는 근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근육 운동시 

분절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일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데 이것은 근육의 작업 부담율이 증가하면

서 근육동원과 이에 따른 근육활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Komi PV & Kaneko M & Aura O. 

,1987).이것은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숙련자의 경우, 0cm 굽이 굽 높이가 있는 것 보다 전경

골근과 비복근에서 더 큰 근활동전위가 발생하 고, 굽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적분근전도의 최대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뒷 방향으로의 리드미컬한 동작을 수행하는 탱고 walk의 이동동작 

특성에 의한 것으로 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이동 동작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근육활동량 측면

에서 부하를 감소시키는데 유리한 수행이라 사료된다. 



정미라․서국웅․강 택․염창홍36

Table 3. comparison of peak value in lower extremity muscles according to heel heights            (unit : ㎶)

   muscles

 group

heel heights

0cm 5cm 7cm 9cm F-value Duncan

skill
(n=4)

RF
133.00 
(31.71)

125.25 
(23.48)

134.05
(36.02)

129.55
(31.92)

0.30 n․s

BF
184.20 
(34.71)

165.10
(33.22)

148.25
(29.84)

157.20
(65.41)

1.57 n․s

AT
501.80
(260.14)

268.95
(128.60)

253.10
(85.96)

235.60
(84.29)

 9.98*** 9,7,5<0

GA
218.40
(117.12)

136.50
(56.97)

127.45
(51.94)

125.30
(58.75)

 5.01** 9,7,5<0

unskill
(n=4)

RF
 93.30 
(35.81)

 99.95 
(23.95)

118.40
(40.31)

108.40
(27.99)

1.79 n․s

BF
117.80 
(26.42)

146.20
(49.90)

110.75
(25.52)

112.40
(27.49)

 4.45** 7,9,0<5

AT
407.40
(155.76)

301.50
(128.45)

306.25
(110.70)

342.40
(158.09)

1.61 n․s

GA
336.00
(189.43)

323.60
(101.16)

285.50
(122.15)

231.40
(87.84)

2.61 n․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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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peak value in lower extremity muscles according to heel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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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이두근의 적분근전도 최대치에서는 굽 높이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4.45, p<.01), 사후

검정 결과 5cm의 굽이 0cm, 7cm, 9cm 높이의 굽 보다 146.20±49.90㎶로 유의한 근활동전위가 나타

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미숙련 그룹의 전경골근과 비복근의 적분근전도 최대치 수준

이 다른 근육 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하퇴에  집중된 근육사용으로 인하여 장시간 동작을 

실시하 을 경우 하퇴의 근 피로와 상해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McCallum & 

Turnage & Klenerman(1981)이 걷기시 heel이 하지근육의 EMG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에서 맨

발과 heel을 신고 경사각이 다른 조건에서 걷도록 하 을 때 하체 근육의 EMG peak value는 굽 높

이에는 그다지 큰 향을 받지 않았으나 장기간 활동하 을 때는 유의한 향을 받는다는 것과 유

사한 결과로 생각된다.  

같은 굽 높이 조건에서 숙련 그룹과 미숙련 그룹의 근활동전위의 차이는 높은 굽 신발 사용에 익

숙한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Lee et. al(1990)이 2.5cm, 5cm, 7cm의 세 가지 높이의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동안 전경골근과 비복근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한 결과에서 높은 굽에 익숙한 

그룹이 굽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전경골근과 비복근의 근활동전위 최대치가 낮아졌음이 보고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근활동전위 발휘와 상해 예방을 위해서는 굽 높이 선택에 있어서 굽 높이에 

익숙한 정도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굽형태별 적분근전도 최대치

숙련 그룹과 미숙련 그룹의 굽 형태에 따른 하지근육의 적분근전도 최대치는 <Table 4>,<Fig.2>

와 같다. 

전경골근의 적분근전도 최대치에서는 평평굽, 가는굽, 통굽의 굽 형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고(F=14.75, p<.001), 사후검정 결과 평평굽이 통굽, 가는굽 보다 501.80±260.14㎶로 유의한 근활동전

위가 나타났다.

비복근의 적분근전도 최대치에서도 평평굽, 가는굽, 통굽의 굽 형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F=7.57, p<.001), 사후검정 결과 평평굽이 가는굽, 통굽 보다 218.40±117.12㎶로 유의한 근활동전위

가 나타났다.



정미라․서국웅․강 택․염창홍38

Table 4. comparison of peak value in lower extremity muscles according to heel shapes    (unit:μV)

   muscles

 group

heel shapes

flat fine heel wide heel F-value Duncan

skill
(n=4)

RF
133.00 
(31.71)

136.17
(32.24)

123.07
(27.89)

1.45 n․s

BF
184.20
(34.71)

152.30
(30.73)

161.40
(56.75)

1.95 n․s

AT
501.80
(260.14)

252.27
(93.69)

252.83
(109.26)

14.75*** f, w < fl

GA
218.40
(117.12)

133.80
(60.55)

125.70
(50.04)

 7.57***  w, f < fl

unskill
(n=4)

RF
93.30 
(35.81)

111.80
(27.42)

106.40
(36.11)

1.21 n․s

BF
117.80
(26.42)

133.70
(44.95)

112.53
(29.21)

2.60 n․s

AT
407.40
(155.76)

314.60
(130.06)

318.83
(137.76)

1.88 n․s

GA
336.00
(189.43)

311.83
(114.85)

248.50
( 96.08)

2.99 n․s

  

숙련 그룹의 경우 전경골근, 비복근에서 굽 형태 중 평평굽에서 높은 근활동전위가 나타나는 경

향을 보 다. 이것은 가는 굽과 통 굽의 굽 형태가 평평굽 보다 근활동전위에 크게 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평굽 보다 가는 굽이나 통 굽의 형태를 한 신발을 신는 것이 근활동 부하 측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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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peak value in lower extremity muscles according to heel shapes

2. 하지근육의 근부하율 비교 

1) 굽 높이별 근부하율

숙련 그룹과 미숙련 그룹의 굽 높이별 하지근육에 발생되는 근활동전위의 부하율은 <table 5>과 

같다. 

숙련 그룹의 각 굽 높이에 대한 하지근육의 부하율 결과는 0cm 굽에서 전경골근이 57.08%(363.83

㎶)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퇴이두근이 14.77%(94.13㎶), 대퇴직근이 

14.36%(91.53㎶), 비복근이 13.79%(87.92㎶)로 나타났다. 

5cm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41.27%(181.54㎶)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퇴직

근이 20.70%(91.06㎶), 대퇴이두근이 19.98% (87.90㎶), 비복근이 18.05%(79.38㎶)로 나타났다. 

7cm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40.17%(151.06㎶)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퇴직

근이 20.66%(77.70㎶), 대퇴이두근이 20.12%(75.67㎶), 비복근이 19.04%(71.60㎶)로 나타났다. 

9cm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42.03%(168.79㎶)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퇴직

근이 22.32%(89.63㎶), 대퇴이두근이 19.26% (77.36㎶), 비복근이 16.39%(65.81㎶)로 나타났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숙련 그룹은 0cm 굽을 제외하고는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굽 높이에 관계없이 

5cm, 7cm, 9cm의 굽에서 전경골근,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의 순으로 높은 근부하율이 나타났

고 근부하율 수준도 굽 높이에 따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숙련 그룹의 경

우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전경골근의 기여정도가 가장 크고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의 

기여정도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련 그룹의 각 굽 높이에 대한 하지근육의 부하율 결과는 0cm 굽에서 전경골근이 48.06%(225.54

㎶)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이 23.79%(111.63㎶), 대퇴이두근이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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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muscle load ration in lower extremity muscles according to heel heights  

(unit : ㎶(%))

   muscles
 group

heel height

RF BF AT GA

skill
(n=4)

0cm
91.53
(14.36)

94.13
(14.77)

363.83
(57.08)

87.92
(13.79)

5cm
91.06
(20.70)

87.90
(19.98)

181.54
(41.27)

79.38
(18.05)

7cm
77.70
(20.66)

75.67
(20.12)

151.06
(40.17)

71.60
(19.04)

9cm
89.63
(22.32)

77.36
(19.26)

168.79
(42.03)

65.81
(16.39)

unskill
(n=4)

0cm
61.89
(13.19)

70.21
(14.96)

225.54
(48.06)

111.63
(23.79)

5cm
63.76
(15.25)

72.09
(17.24)

175.26
(41.91)

107.05
 (25.60)

7cm
71.13
(15.70)

78.11
(17.24)

183.75
(40.56)

120.02
(26.49)

9cm
70.53
(16.51)

82.47
(19.30)

167.57
(39.22)

106.63
(24.96)

(70.21㎶), 대퇴직근이 13.19%(61.89㎶)로 나타났다. 

5cm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41.91%(175.26㎶)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

이 25.60%(107.05㎶), 대퇴이두근이 17.24% (72.09㎶), 대퇴직근이 15.25%(63.76㎶)로 나타났다. 

7cm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40.56%(183.75㎶)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

이 26.49%(120.02㎶), 대퇴이두근이 17.24% (78.11㎶),대퇴직근이 15.70%(71.13㎶)로 나타났다. 

9cm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39.22%(167.57㎶)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

이 24.96%(106.63㎶), 대퇴이두근이 19.30% (82.47㎶),대퇴직근이 16.51%(70.53㎶)로 나타났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미숙련 그룹은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굽 높이에 관계없이 0cm, 5cm, 

7cm, 9cm의 굽에서 모두 전경골근, 비복근, 대퇴이두근, 대퇴직근의 순으로 높은 근부하율이 나타났

고 근부하율 수준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전경골근의 기여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으로 나타났으며, 대퇴이두근, 대퇴직근의 기

여정도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숙련 그룹에서는 비복근의 기여정도가 숙련 그룹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미숙련 그룹이 뒤로 몸이 기울어 지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결과이며, 숙련 그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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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숙련 그룹이 굽 높이에 대해 더 많은 향과 부담을 받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뒷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경우 신체의 장축방향과 중력방향 사이에 작은 각도를 형성하여 앞으

로 기울이게 되므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발목관절에 작용하는 근육의 수축을 필요로 한다. 중력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되므로 비복근과 장비골근(peroneus longus muscle)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

이다(Basmajian, Bentzon.1954).   

본 연구에서는 숙련․미숙련 그룹의 굽 높이 증가에 따른 근부하율의 변화는 신체 불균형을 막기 

위한 근육에서의 보상적인 활동(compensatory activity)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약간의 체중이동에도 반사적 자세조정(reflex postural adjustment)이 신경계통을 통해 반응하고 있

으며 그 반응이 극히 미소한 경우 근전도 상으로만 보상적인 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Carlsoo. 1964).

숙련 그룹은 굽 높이 증가에 따라 근부하율이 대퇴직근은 증가를 보 으며, 대퇴이두근, 비복근은 

증가를 나타내다가 9cm 굽 높이에서 감소하 다. 전경골근은 굽 높이 증가에 따라 감소를 보이다가 

9cm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미숙련 그룹은 굽 높이 증가에 따라 근부하율이 대퇴직근, 대퇴이두근은 증가를 보 고, 전경골근

은 감소하 다. 비복근은 증가를 보이다가 9cm 굽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숙련․미숙련 그룹 모두에서 0cm 굽 높이에서 전경골근의 기여정도가 하지 근육들 중 

57.08%, 48.06%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탱고 backward walk 동작이 뒷 방향을 향해 허리를 세워 

상체를 뒤로 젖힌 채 진행해야 하는 동작이므로 신체중심이 몸의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뒷굽의 

높이가 없는 0cm 굽에서는 더욱 뒤로 기울어지게 되어 전경골근의 기여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O'connell(1958)의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면 비복근의 활동이 증가되고 뒤쪽으로 기울이면 

전경골근의 활동이 증가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굽 형태별 근부하율

숙련 그룹과 미숙련 그룹의 굽 형태별 하지근육에 발생되는 근활동전위의 부하율은 <table 6>과 

같다. 

숙련 그룹의 각 굽 형태에 대한 하지근육의 부하율 결과는, 평평굽에서 전경골근이 57.08%(363.83

㎶)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퇴이두근이 14.77%(94.13㎶), 대퇴직근이 

14.36%(91.53㎶), 비복근이13.79%(87.92㎶)로 나타났다. 

가는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41.55%(186.54㎶)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퇴직

근이 20.91%(93.87㎶), 대퇴이두근이 19.38% (87.01㎶), 비복근이 18.15%(81.48㎶)로 나타났다. 

통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40.72%(147.72㎶)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퇴직근

이 21.61%(78.40㎶), 대퇴이두근이 20.29% (73.61㎶), 비복근이 17.38%(63.04㎶)로 나타났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숙련 그룹은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굽 형태에 관계없이 거의 전경골

근,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의 순으로 높은 근부하율이 나타났고 근부하율 수준도 각 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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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숙련 그룹의 경우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전경골근의 기여정도가 가장 크고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의 기여정도는 서로 유사하며 굽 형

태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숙련 그룹의 각 굽 형태에 대한 하지근육의 부하율 결과는 평평굽에서 전경골근이 

48.06%(225.54㎶)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이 23.79%(111.63㎶), 대퇴이두

근이 14.96%(70.21㎶), 대퇴직근이 13.19%(61.89㎶)로 나타났다. 

Table 6. comparison of muscle load ration in lower extremity muscles according to heel shapes 

(unit : ㎶(%))

   muscles

 group

heel shapes

RF BF AT GA

skill

(n=4)

flat
91.53

(14.36)

94.13

(14.77)

363.83

(57.08)

87.92

(13.79)

fine heel
93.87

(20.91)

87.01

(19.38)

186.54

(41.55)

81.48

(18.15)

wide heel
78.40

(21.61)

73.61

(20.29)

147.72

(40.72)

63.04

(17.38)

unskill

(n=4)

flat
61.89

(13.19)

70.21

(14.96)

225.54

(48.06)

111.63

(23.79)

fine heel
68.94

(15.60)

75.86

(17.17)

176.03

(39.85)

120.94

(27.38)

wide heel
68.01

(16.06)

79.25

(18.71)

175.02

(41.32)

101.31

(23.92)

가는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39.85%(176.03㎶)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

이 27.38%(120.94㎶), 대퇴이두근이 17.17% (75.86㎶), 대퇴직근이 15.60%(68.94㎶)로 나타났다. 

통 굽에서는 전경골근이 41.32%(175.02㎶)로 가장 높은 부하율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이 

23.92%(101.31㎶), 대퇴이두근이 18.71% (79.25㎶), 대퇴직근이 16.06%(68.0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미숙련 그룹은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굽 형태에 관계없이 평평굽, 가

는 굽, 통 굽의 굽에서 모두 전경골근, 비복근, 대퇴이두근, 대퇴직근의 순으로 높은 근부하율이 나

타났고 근부하율 수준도 굽 형태별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Tang 

backward walk 동작시 전경골근의 기여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비복근으로 나타났으며, 대

퇴이두근, 대퇴직근의 기여정도는 서로 유사하며 굽 형태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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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탱고 backward walk 동작시 신발유형에 따른 하지의 근전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하지근육의 적분근전도 최대치는 굽 높이에 대해 숙련자는 전경골근(p<.001)과 비복근(p<.01)에

서 미숙련자는 대퇴이두근((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하지근육의 적분근전도 최대치는 굽 형태에 대해 숙련자는 전경골근(p<.001)과 비복근(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미숙련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하지근육의 근부하율은 굽 높이와 형태에 따라 숙련자의 경우 전경골근,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비복근 순으로 나타났고, 미숙련자의 경우 전경골근, 비복근, 대퇴이두근, 대퇴직근 순으로 숙

련자와 미숙련자의 근육기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단, 본 연구의 경우 신발의 재질, 쿠션, 디자인 등의 독립변수 요인이 추가되어 확대되면 댄스스

포츠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신발의 다양화 응용에 더욱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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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G Analysis of Lower Extremity Muscles under different heel types of shoes 

when performing Tango Backward Walk.

Jeong, Mi-Ra․Seo, Kuk-Woong․Gang, Yeong-Teag․Youm, Chang-H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scientific training guides and the basis for 

preventing injuries in performing tango backward walk by comparing the effects the height and 

shape of a heel will have on leg muscles and deter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skilled and 

unskilled dancers through EMG analysi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shoes

Total eight female athletes were selected for this research. Four with six years of professional 

dancing experience and another four with one year of dance sports experience.

Utilizing the EMG system, rectus femoris, biceps femoris, anterior tibialis, gastrocnemius were 

measured under different heights (0cm, 5cm, 7cm, 9cm) and shapes (flat, fine, wide) of a heel.

Experiments were conducted calculating EMG peak value and muscle load ration under 

different types of shoes in order to analyze the EMG of leg muscles and Erector Spinae when 

performing tango backward walk. The result was as follows:

1. The EMG peak value of leg musc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under different heights of 

a heel in anterior tibialis(p<.001) and gastrocnemius(p.<01) in case of skilled dancers, and in 

biceps femoris(p.<01) in case of unskilled dancers.

2. The EMG peak value of leg musc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under different shapes of 

a  heel in anterior tibialis(p<.001) and gastrocnemius(p<.001) in case of skilled dancers, an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ase of unskilled dancers.

3. The muscle load ration of leg muscles showed different degrees of muscle contribution 

between skilled and unskilled dancers. The muscle load ration was in the order of 

anterior tibialis, rectus femoris, biceps femoris, and gastrocnemius in case of skilled 

dancers and anterior tibialis, gastrocnemius, biceps femoris, and rectus femoris in case of 

unskilled danc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