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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weights of backpack and back and shoulder pai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A cross-sectional sample of 278 boys and 233 girls aged between 7 and 12 year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49.1% of the participated children reported their backpacks were felt heavy, and the weights of 
their backpack were grater than 13.3% of their body weight. About 65.4% of students carried greater than 10% of their 
body weights. The weight of the backpack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shoulder pain but not with their back 
pai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overweighed backpack could cause the musculoskeletal pain to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fore, an effective backpack safety program for parents and students is necessary to educate them how 
to prevent possible musculosketal pain related to the weight of backpack within the perspective of the ergonom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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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생들의 가방무게는 최근에 중요한 보건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Whittfield 등(2005)은 77.1%의 학생들이 목, 허

리, 등, 허리에 근골격계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

며, 이러한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야기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무거운 가방도 통증의 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무거

운 가방은 허리, 목, 어깨 등의 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 아니

라 자세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통증 유발을 줄이기 위해 

가방의 무게를 체중의 10% 이하로 제한하도록 제안하고 있

다(Holewjin, 1990). 많은 보건의료단체에서도 가방의 무게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형외과학회와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s, 2004;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1)에서는 가방의 무

게가 아동 체중의 10∼2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 카이로프래틱협회(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 

2005)에서는 5∼10%를 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

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아동의 책가방무게를 제한

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며 오스트리아 교육부도 가방의 무게

를 체중의 1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Liller, 2003). 

하지만 학교에서 이러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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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기준들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적용되는 기준일 뿐 과

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은 기준(10~15%)이다(Negrini 

등, 1999). 

아직 학생들의 가방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유병율을 보고

한 연구는 드물지만 어린이들이 너무 무거운 가방에 노출되

고 있다는 것을 미국, 호주, 인도, 브라질, 폴랜드, 이태리, 홍

콩, 이집트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보고하고 있다(Kulkarni, 

1990; Grimmer 등, 1999; Iyer, 1999; Negrini 등, 1999; 

White 등, 2000; Iyer, 2001; Negrini등, 2002). 가방의 평균

무게를 조사한 연구에서 그 범위는 4.0~7.7kg으로 다양하

였고(Casey와 Dockrell, 1996; Pascoe 등, 1997) 가방무게

는 체중의 10%와 17%(Casey와 Dockrell, 1996; Pascoe 

등, 1997)사이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무거운 책가방이 성장기 관절과 인대

에 압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보건건강분야의 

많은 예산이 근골격계와 관련된 통증 치료분야들로 지출되

고 있는 점(Forjuoh 등, 2003)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가방

이 근골격계에 누적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방무게

를 알아보고 주관적으로 무겁다고 지각하는 가방무게와 가

방으로 인하여 목/어깨, 또는 허리에 불편함 및 통증을 지

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원주에 소재하는 한 초등학교 학생 

1,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 511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학교장과 

담임선생님들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본 조사를 실시하

였다. 담임선생님은 각 반의 학생에게 추후 있을 연구에 대

한 설명을 하였으며 평상시의 가방무게에 대한 정확한 측정

을 위하여 담임과 학생 모두 측정하는 날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2.1 책가방무게측정 및 연구대상자의 정보조사 

15명의 연구원이 등교시간에 저울을 이용하여 책가방무게

를 측정하였다. 학년, 반, 번호, 사물함 사용여부와 가방무게

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무겁다, 무겁지 않다)를 구두로 조사

하였다. 참여한 아동의 키와 체중은 일주일 이전에 측정된 

자료를 보건교사에게 전달 받았다. 

2.2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자각 증상 조사 

조사당일 집에서 학교로 걸어오는 동안 가방무게로 인해 

목과 어깨 또는 허리가 아픈지 만을 조사하였으며 통증을 

느낀다면 그 부위(목과 어깨, 허리)가 어디인지를 1:1로 인

터뷰하였다. 아프다는 주관적인 느낌은 쑤시는 느낌, 뜨거운 

느낌, 뻣뻣함,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한 느낌 등을 포함하였

다. 대상이 초등학생이었으므로 정확한 통증의 정도를 짧은 

시간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되어 통증의 정도 및 

빈도는 조사하지 않았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software를 사용하였다(SPSS, 1997). 

책가방의 평균무게와 체중에 비례한 책가방무게를 각 학년

과 성별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성별, 사물함 사

용여부,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방의 무거움(무겁다, 무겁지 않

다), 어깨통증, 허리 통증 유무에 대한 가방무게는 t-test를 

통하여 비교하였으며, 가방타입에 따른 가방무게는 ANOVA

를, 학년, 책가방무게, 책가방 무게비, 통증(어깨, 허리)등은 

상관관계를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년별 가방무게 

학년별 키, 체중, BMI, 평균 가방무게, 체중비 가방무게는 

다음과 같다(표 1).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1학년 82명(16%), 2학년 74명

(14.5%), 3학년 81명(15.9%), 4학년 97명(19%), 5학년 

107명(20.9%), 6학년 70명(13.7%)이었다. 평균 가방무게

는 1학년이 2.9kg으로 가장 가벼웠고 6학년이 4.9kg로 가

장 무거웠다. 가방무게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무거워졌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1학년의 평균키는 119.cm, 6학년은 

149 cm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1학년이 23.81kg, 6학년이 

44.2 kg이었다. 모든 학년의 평균 BMI는 20 이하였다. 가

방무게는 2학년이 체중의 13.5%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이 

10.0%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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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특성과 가방무게 

남학생은 54.4%, 여학생은 45.6%였으며 24.5%의 학생

은 사물함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등교시 어깨 

통증을 느꼈다는 학생은 212(41.5%)였으며 허리 통증을 

느꼈다는 학생은 32명(6.3%)이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만 없다고 한 경우에 비하여 책가방

무게가 유의하게 무거웠다. 95.7%의 학생들의 책가방은 양

쪽 어깨로 메는 가방이었다(표 2). 

 

3.3 체중비 가방무게 

자신의 체중의 10% 미만의 가방은 34.6%, 10~15%는 

39.5%, 15~20%는 18.4%, 20% 이상은 7.4%이었다. 가방

무게가 가장 가벼운 경우는 0.5 kg이었고, 가장 무거운 경우

는 14 kg이었다(표 3). 

3.4 근골격계 증상,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방무게, 학년, 

BMI 간의 상관관계 

가방무게는 학년, 키, 체중, 체중비 가방무게, 주관적 무게

지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깨 통증은 주관적으

로 지각한 가방무게와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허리 

통증은 어떠한 변수와도 상관관계가 없었다(표 4). 

4. 결론 및 검토 

무거운 가방은 허리 통증, 비정상적인 걸음 패턴, 나쁜 

표 1. 학년별 가방무게 

학년 명(%) 
평균키 
Cm 

(SD) 

평균체중 
Kg 

(SD) 
BMI 

평균 가방무게
Kg 

(체중비%) 

1 
82 

(16.0) 
119.4 
(5.2) 

23.8 
(4.4) 

16.6 
(2.4) 

2.9 
(13.0) 

2 
74 

(14.5) 
124.4 
(4.7) 

26.1 
(4.7) 

16.8 
(2.3) 

3.4 
(13.5) 

3 
81 

(15.9) 
131.0 
(5.1) 

31.8 
(6.5) 

18.4 
(3.2) 

3.7 
(12.3) 

4 
97 

(19.0) 
137.8 
(5.4) 

35.0 
(6.6) 

18.3 
(2.6) 

3.4 
(10.0) 

5 
107 

(20.9) 
142.8 
(7.0) 

38.5 
(8.9) 

18.7 
(3.3) 

4.7 
(12.7) 

6 
70 

(13.7) 
149.0 
(6.2) 

44.2 
(9.2) 

19.8 
(3.2) 

4.9 
(11.5) 

전체 
511 

(100) 
134.4 
(11.4) 

33.4 
(9.7) 

18.1 
(3.0) 

3.9 
(12.1)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방 무게 

남학생 278(54.4) 3.9(11.9) 
성별 

여학생 233(45.6) 3.9(12.4) 
.046 

사 용 386(75.5) 3.8(12.1) 
사물함 

사용 안 함 125(24.5) 3.9(12.2) 
-.47 

가벼움 260(50.9) 3.6(11.2) 주관적 
무게지각 무거움 251(49.1) 4.2(13.1) 

-4.14***

없음 299(58.5) 3.7(11.9) 
어깨 통증 

있음 212(41.5) 4.1(12.5) 
-2.37*

없음 479(93.7) 3.8(12.2) 
허리 통증 

있음  32( 6.3) 4.1(11.6) 
-.742

양쪽 어깨끈 489(95.7) 3.8(12.1) 

손가방  16( 3.1) 5.2(14.5) 

한쪽 어깨끈   5( 1.0) 4.2(10.8) 
가방타잎 

바퀴달린가방   1( 0.2) 6.0(13.6) 

4.74**

표 3. 체중비 가방무게 

체중비 가방무게 평균무게 무게 분포 명(%) 

10.00 미만 2.70(1.08) 0.50~7.00 177(34.6)

10.00~15.00 3.96(1.02) 2.00~7.50 202(39.5)

15.00~20.00 5.09(1.40) 3.00~10.00  94(18.4) 

20.00 이상 6.29(1.96) 4.00~14.00  38( 7.4) 

표 4. 근골격계 통증,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방무게, 학년, 
BMI간의 상관관계 

 학년 키 체중 BMI 
가방 
무게 

체중비
가방
무게

주관적
무게
지각

키 .87**       

체중 .72** .82**      

BMI .35** .41** .84**     

가방무게 .39** .38** .31** .15**    

체중비 
가방무게

-.08 -.19** -.34** -.40** .73**   

주관적 
무게지각

.01 .015 .012 .00 .20** .20**  

어깨 
통증 

.16** .13** .087* .01 .11** .07 .31**

허리 
통증 

.086 .06 .055 .04 .0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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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와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Pascoe 등,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방무게를 알아보고 주관적으로 무겁다고 지각하

는 가방무게와 가방으로 인하여 목/어깨, 또는 허리에 불편

함 및 통증을 지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65.4%의 학생들이 자신의 체중의 10% 

이상의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교하였으며 체중의 15% 이상

의 가방도 4명 중 1명이 들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학년의 평균 가방무게는 체중의 10% 이상이 되

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초등학생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무거운 가방무게는 자신 체중의 13.15%

였다. 

학생들의 가방무게는 일반적으로 체중의 10% 이내가 적

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책가방의 무게는 근골격계 질환을 야

기 할 수 있다(Forjuoh 등, 2003). 이러한 근거는 최근에 

Hong과 Brueggemann(2000)이 10세 남자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체중의 0%, 10%, 15%, 20%의 가방을 착용하고 

20분 이상 러닝머신에서 걷게 한 후 체간의 기울기 및 혈압

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10% 이하의 가방무게가 적당하다

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연구에 참여한 511명 중 체중의 

10%를 넘는 가방을 소유한 학생들은 65.4%나 되었으며 이

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

서 보고한 25%(White 등, 2000), 26%(Forjuoh 등, 2004)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방의 평균무게도 무거웠는데 Forjuoh 등 

(2004)의 연구에서 2.6kg 보다 무거운 3.9kg였다. 

본 연구에서 무겁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평균 가방무게

는 체중의 11.6%(평균무게 3.6kg), 무겁다고 응답한 무게

는 체중의 13.1%(평균무게 4.2kg)로 두 가방무게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무겁다고 

느끼는 무게가 13.1%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체중의 10∼20%를 넘지 말라는 기준(American Aca- 

demy of Orthopedic Surgeons, 2004;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1)은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 광범위한 

적당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가방무게가 무

겁다고 보고(White, 2000)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가방무게

자체는 학년이 높을수록 무거웠다. 저학년인 경우 1학년이 

체중의 평균 13.07%를, 2학년이 13.51%의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6학년의 11.56%와, 

4학년의 10.09%보다 체중에 비하여 더 무거운 가방무게였

다. 따라서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에 비해 가방무게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저학년 학생의 부모와 담임교사의 보건교

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체중의 15% 가방을 양쪽 어깨로 멜 경우에는 머리자세와 

체간의 기울기가 앞쪽으로 증가하며(Pascoe 등, 1997) 청소

년의 경우 선 자세를 유지 어렵다고 하였다(Chansirinukor 

등, 2001). 본 연구에서 체중의 15% 이상의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25.8%나 되었는데 매일 어린 학생들이 이러

한 무게에 반복적으로 노출다면 장기적으로 자세의 변형을 

가져올 위험이 있을 것이다. Chansirinukor 등(2001)도 무

게뿐 아니라 가방을 메고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추와 어깨

의 굴곡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

는 등교시간도 측정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Bobet와 

Norman(1984)은 가방을 메고 걷는 동안 가방의 무게가 어

깨로 전달되어 어깨 삼각근(Trapezius 근육)이 활성화 된다

는 결과를 근거로 어깨의 통증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들은 어깨의 근활성화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방법은 가방을 너무 높게 메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경우는 어떠한 변수

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가방으로 

인해 등교 시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보고한 학생은 6%

밖에 되지 않았다. 

척추에 반복적으로 짐을 지는 것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의 

요통의 원인이 되며 아동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방이 주된 짐

의 원인(Balague 등, 1988)일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직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무거운 

가방무게가 요통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Negrini 등, 1998; 

Viry 등, 1999; Grimmer와 Williams, 1999) 그보다는 정

신사회학적 요인이 관련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Brattberg, 1994; Balague 등, 1995). 왜냐하면 어린

이들의 허리 통증의 유발요인은 가방의 무게뿐 아니라 유전

적 요인, 척추변형(scoliosis)(Kovacs 등, 2003), 다리길이

의 불일치 및 일상생활에서의 척추에 무리를 주는 활동들 즉 

비디오 게임(Gunzburg 등, 1999), TV 보기(Troussier 등, 

1994), 스포츠(Salminen, 1984; Burton 등, 1996)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가방무게와 허리 통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고 그보다는 어깨의 통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명한 것은 성장기의 무거운 가방을 매일 메고 다니는 

것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때문에 미국 소아과학회 및 정형외과학회에서는 아동

들의 가방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하고 적절한 가방착용하기, 

구입 시 가이드 등을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으며, 교

육계에서는 무거운 가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교

육을 보건교사나 담임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

이드라인을 제시(Liller, 2003)되어 발표된 바도 있다. 하지

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장기의 초등학생의 근골격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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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교사, 보건교사 및 보

건 전문가의 관심과 초등학교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러

한 위험요인을 홍보하는 관련학계의 노력도 필요 하다고 생

각된다. 

가방무게로 인해 얻게 되는 건강상의 불이익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방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학교 교과 스케줄이나 준비물 등으로 가

방의 무게를 체중의 5∼10% 이내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퀴가 달린 가방을 사용하는 것인데 본 연

구에서 바퀴 달린 가방을 소유한 학생은 단 한 명이었다. 반

면에 미국의 학생 세 명 중 한 명은 바퀴 달린 가방을 사용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Forjuoh 등, 2004). 하지만 바

퀴 달린 가방의 단점은 가방자체가 무겁고, 장애물이나 계단

을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가방을 가볍게 하는 다른 해결방법 

중 하나는 사물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의 한 지역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용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Forjuoh 등, 2003). 하지만 본 연구에

서 사물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24.5%였으며 사물

함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방무게는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물함 사용이 가

방무게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

으며 사물함에 많은 물건을 넣거나 큰 물건을 보관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자료를 수집

한 초등학교의 사물함은 스케치북도 들어갈 수 없었던 작은 

나무캐비넷이었다. 연구대상이 따라서 좀더 큰 사물함을 비

치하며 크고 무거운 개인사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사물

함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그날 배울 내용

이나 숙제를 프린트물로 제공하여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방무

게의 평균치를 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전교생의 37%)에 한하여 가방무게

를 측정한 부분도 본 연구의 단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지역과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 하루에 걸쳐 가방무게를 측정하였으나 

일주일 시간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주일간의 평균 

가방의 무게를 조사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방의 무

거운 정도와 가방무게와 통증간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였

기 때문에 지역이나 제한된 학교 수는 본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여 해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한 무거운 

가방무게는 허리 통증보다는 어깨 통증과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무거운 책가방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통하

여 근골격계에 무리를 주는 한 요인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

에게 보건교육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것이며 보건관련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연구 

및 교육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이

들이 체중의 10% 이상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유와 그 내

용물이 무엇인지를 관찰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

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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