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목 통증은 경추와 그와 관련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

하며 요통에 비해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치료를 필

요로 하는 중요한 증상이다11)). 현재까지 목 통증에 관

해 신뢰할 만한 역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성인의 2/3 정도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이상 호

소하며11,, 22)), 나이에 따라 발생율이 증가하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한다33)). 또한 사무직 근로

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44)), 그 원인으로는 반

복되는 힘든 작업, 불량한 자세 등의 업무 내용과55)),

근무시간, 컴퓨터 작업시간 등 작업 조건66)), 작업 자

세와 책상 및 의자 등 주변기기 등의 작업환경요인77)),

그리고 업무만족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

인과 연령, 성, 경력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88)) 등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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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에 관한 기존의 연

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작업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역학적 스트레스를 대상으로 하여 근육의 긴장도, 통

증정도 등의 증상을 평가하 다99,, 1100)). 하지만 작업 시

간, 작업 일수, 작업 연한 등 역학적 요인의 누적과

목 통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적절하게 시도 되

지 않았으며 휴식 시간이나 횟수와 같이 목 통증 완

화에 긍정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에 대

한 연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경추만곡

도와 같은 자세의 변화와 통증 등의 증상과의 관련성

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또한 작업 상태가

아닌 안정 상태에서의 근육의 긴장도와 통증과의 상

관성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의 좌

식작업을 해 온, 경추의 구조적인 질환이 없는 여성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목통증군과 정상군으로

나누고 작업상태가 아닌 안정 상태에서의 경추의 자

세와 관련된 경추 만곡도, 근육긴장도, 물리적 요인

을 측정하고 목 통증과의 상관성을 평가하 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6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기존 연구의 모

집 기준1111))을 참고하여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

다. 모집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공고와 포스터,

신문 보도 자료를 활용하 다. 본 연구는 경희의료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참가자로부터 동의서를 취득하 다.

1) 선정기준

⑴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무직 여성 근로자

⑵ 하루 평균 좌식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여성

근로자

⑶ 좌식작업환경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분류기준

⑴ 목통증군 : 지난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지속

되는 목통증이 있고, 연구 전 7일 이내에 목통

증이 있는 여성 근로자

⑵ 정상군 : 연구 전 7일 이내에 목통증이 없는 여

성근로자. 만약 1년 이내에 목통증이 있었다면

지속기간이 3개월보다 짧고, 연구 참가 전 최소

3개월 이내에 소실된 여성근로자

3) 제외기준

⑴ 경부 및 상지에 외상, 수술 기왕력이 있는 여성

근로자

⑵ BMI 18.5 미만이거나 25 이상인 여성 근로자

⑶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X-ray상 기타 경추 질

환의 진단을 받은 여성 근로자

⑷ 근육 이완제 또는 진통제를 복용 중인 여성 근

로자

⑸ 고혈압 등 기타 경항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의 기왕력이 있는 자

⑹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 의심징후가 있는 여성

근로자

모집된 인원 중 정상군 중 2명은 BMI 제외 기준

에 포함되어 목통증군 31명 정상군 20명이 최종 대

상자가 되었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목통증군(n=31)과 정상군(n=20)

54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제4권 제1호



으로 대상자에 동의서를 받은 후 경부통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목 장애 지수(NDI), 시각 상사 척도

(Visual analog scale, VAS)를 측정하 다. 그리고

경추의 구조적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 경추만곡도, 전

방두부위(Craniovertebral angle)를 측정하 고, 경부

근육의 긴장도와 피로도를 평가하기 위해 경근전도

를 측정하 다. 또한 평균 하루 좌식 작업시간 및 좌

식 작업 연한, 평균 주간 근무일수, 평균 휴식시간 및

횟수를 측정하 다. 그 후 목 통증의 정도와 측정한

결과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1) 기본관찰항목

피험자의 인구학적 정보, 신체계측, 과거력, 현병

력, 약물투여력을 확인하 고, 평균 하루 좌식 작업

시간 및 좌식 작업 연한, 평균 주간 근무일수, 평균

휴식시간 및 횟수를 확인하 다.

2) 경근전도 측정

경근전도는 8채널 전산화 무선근전도 측정시스템

LXM3208-RF((株)Laxtha, Korea)을 사용하 다. 

경근전도의 전극을 상부 승모근 근복(Acromion과

C7 극돌기의 중점)에 1, 2번 채널을 연결하고, 흉쇄

유돌근 근복(Adam's apple 양방 흉쇄유돌근 근복

중앙)에 3,4번 채널을 연결하고, 척추 기립근 근복

(C5 극돌기 양방 1cm)에 5,6번 채널을 연결하고, 삼

각근(삼각근 조면과 Acromion의 중점 앞 2cm)에

7,8번 채널을 연결하 다. 전극은 Ag-AgCl

(Leonhard Lang GmbH Inc., Austria)전극을 사용

하 으며 두 전극사이의 거리는 30mm로 고정하

다. 견갑골을 상승시키고, 목을 신전시키면서 팔을

앞으로 내 어 견관절을 굴곡시키는 동작을 하나의

주기로 하여 총 5회 실시하여 Root mean square

(RMS)와 Median Frequency(MF)를 좌위 상태에

서 한 번씩 측정하 다. 

3) 경추 만곡도 측정

척추 전장의 측면 사진을 촬 하여 C2의 추체 후

면 연장선과 C7의 추체 후면 연장선이 만나 이루는

각도인 Jackson's angle과, 환추의 전방결절과 후방

결절의 중간에 두 점을 찍어 이은 선과 제7경추 추체

의 하연에 그은 선에 각각 수직의 선을 그어 교차하

는 각의 각도인 Four-line Cobb's method를 활용하

여 경추 만곡도를 측정하 다1122))(Fig. 1, 2).

4) 전방 두부위 측정(Craniovertebral angle)1133))

환자의 옆모습을 기립위와 좌위에서 C7 극돌기와

귀의 이주에 테이프로 표시한 후 디지털 카메라

(Nikon Coolpix 4100, Nikon Inc., Japan)로 촬 하

고, C7 극돌기를 지나는 수평선을 긋고 C7 극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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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ackson's angle



서 이주를 잇는 선을 그어 이 두 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 다(Fig. 3). 

5) 목 장애 지수(NDI)

목 장애 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는

Oswestry Low Back Pain Index를 근거로 개발된

설문지로 경부 통증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

문지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의 통증

으로 제한 받는 일상생활 동작에 초점을 맞춘 설문지

이다1144)). 국내에서는 이1155))가 번역하여 표준화하 다.

6)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직선에 양 끝에 0에서 10까지 표시해 두고, 무증상

(no pain, 0)부터 참을 수 없는 통증(severe pain,

10)을 기준으로 하여 피험자가 평소 느끼는 목의 통

증의 정도를 표시하는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사용하 다. 

3. 통계처리

연구결과는 통계처리를 위해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 으며 모든 측정치는 mean±SD

로 표시하 다. 결과치 사이의 상관 분석은 각 변수

들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 하 는데 정규분포를 따르

지 않아 비모수 검정법인 Spearman 상관 분석을 이

용하 으며, 두 군의 평균 차이 검정은 Mann-

whitney U test 분석법을 사용하 다. 또한 P-value

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하 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의 연령이나 키, 몸무게 등을 살펴보았을 때

목통증군과 정상군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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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부 통증과 물리적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목 통증군에서 목 장애 지수와 연속으로 앉아 있는

시간과 휴식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

계를 나타내었고, 정상군에서 목 장애 지수와 연속으

로 앉아 있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상군에서 시각 상사 척도

와 업무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연속으로 앉아 있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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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Neck Pain Normal p-value

Age 30.6±5.03 34.75±8.48 0.17

Height(cm) 161.2±4.81 160.6±4.95 0.35

Weight(kg) 55.15±3.78 53.85±5.55 0.22

Body Mass Index(kg/m2) 21.2±1.31 20.83±1.29 0.36

Values are mean±SD, 

p<0.05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none were significant

Mann-whitney U test was used

Table II. Relationship Between Pain Scale and Physical Factors 

Pain Scale Physical Factors
Correlation p-value

Neck Pain Normal Neck Pain Normal

BMI 0.057 0.208 0.76 0.38

Working Time 0.189 0.134 0.31 0.57

Consecutive Sitting Time 0.385 -0.501 0.03* 0.02*

NDI
Average Sitting Time 0.167 -0.02 0.37 0.99

Number of Rests -0.251 0.032 0.17 0.90

Resting Time 0.494 -0.041 0.01* 0.86

Total Years of Working -0.246 -0.40 0.18 0.08

Working Days -0.092 0.075 0.62 0.75

BMI -0.017 -0.155 0.93 0.51

Working Time -0.05 0.516 0.79 0.02*

Consecutive Sitting Time 0.211 -0.558 0.25 0.01*

VAS
Average Sitting Time -0.147 0.083 0.43 0.73

Number of Rests -0.182 -0.021 0.33 0.93

Resting Time 0.066 -0.016 0.73 0.95

Total Years of Working -0.099 -0.138 0.60 0.56

Working Days -0.112 0.103 0.55 0.67

*p<0.05

Spearman Correlation was used



3. 경부 통증과 경추만곡도 및 전방 두부위
의 상관 관계 분석

모든 지표에서 목 통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III). 

4. 경부 통증과 경근전도 결과와의 상관 관
계 분석

1) 경부 통증과 근 수축력의 상관 관계 분석

목 통증군에서 목 장애 지수와 좌우 승모근의 근

수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Table IV).

2) 경부 통증과 근 피로도의 상관 관계 분석

목 통증군에서 목 장애 지수와 좌측 흉쇄유돌근과

우측 척추 기립근의 근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우측 흉쇄유돌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V).

IV. 고 찰

컴퓨터 등 상 기기(Visual Display Terminals,

VDT)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사용이 더욱 증가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근골격계의 장애가 많이 발생하

고 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근골격계의 건강장애를

VDT증후군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증상은 경추부와

상지부의 만성적인 동통과 감각 이상으로1166)), 이를 頸

肩腕障碍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사무직 근로자에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

으며, 여성에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다33,, 44)). 

한의학에서는 목의 통증을 頸項痛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頸項痛의 원인을『內經』에

서는‘諸頸項强, 皆屬於濕’이라 하여 濕으로 보았고,

『東醫寶鑑』에서는‘皆屬於濕’, ‘太陽感風濕爲頸項强

痛’, ‘腎氣絶而肝氣弱 肝腎二臟受陰氣’라 하여 風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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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 Relationship of Pain Scale to Cervical Curvature and Craniovertebral Angle

Pain Scale Angle
Correlation p-value

Neck Pain Normal Neck Pain Normal

Jackson's angle -0.173 -0.061 0.35 0.80

Cobb's method -0.216 -0.277 0.24 0.24
NDI

CV Angle(sitting) -0.043 -0.278 0.82 0.24

CV Angle(standing) -0.111 -0.442 0.55 0.05

Jackson's angle -0.119 -0.183 0.53 0.44

VAS
Cobb's method -0.125 -0.167 0.50 0.48

CV Angle(sitting) -0.072 -0.88 0.70 0.71

CV Angle(standing) -0.092 -0.331 0.62 0.16

CV Angle : Craniovertebral Angle

p<0.05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none were significant

Spearman Correlation was used



肝腎虛損으로 판단했고, 『本事方』에서는‘頸項强乃足

太陽膀胱之經, 足少陰腎經與膀胱經, 爲表裏故, 太陽感

風濕, 爲頸項强痛’이라 하여 風濕으로 보았으며 丹溪

는‘一人項强不能回顧, 動則微痛, 脈弦數實, 作痰熱,

容太陽經’이라 하여 痰熱로 보았다1177)). 또한 괢完素는

기존의 이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河澗괯書』

에서 膺腫頸痛, 胸滿腹脹한 것은 上實下虛로 氣厥하

여 逆하여 陽氣가 胸中에 鬱滯된 것으로 보았다1188)).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목의 통증과

관련된 물리적 요인에 상관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연속으로 앉아 있는 시간과 목 통증이 양의 상관 관

계를 보여 어느 정도 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정상군에서는 연속으로 앉아 있는 시간과 목 통

증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 으나 정상군은 목 장애 지

수의 수치 값이 작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연한이나, 작업 시간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

으며, 휴식시간과 목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휴식을 많이 취할수록 통증이 완화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상반되는 결과를 낸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물리적 조건들이 목 통증과 긴 한 관련

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연속으로 앉아 있는 시간의 경우도 목

장애 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 고, 시각 상사 척도에서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작업과 관련한 물리적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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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Ⅳ. Relationship Between Pain Scale and Muscle Contraction Power

Pain Scale Muscle Contraction Power
Correlation p-value

Neck Pain Normal Neck Pain Normal

Left Trapezius -0.423 -0.101 0.02* 0.67

Right Trapezius -0.458 0.267 0.01* 0.26

Left SCM -0.382 0.145 0.03 0.54

NDI
Right SCM 0.206 -0.171 0.27 0.47

Left Erector Spinae -0.147 -0.354 0.43 0.13

Right Erector Spinae -0.191 -0.162 0.31 0.49

Left Deltoid 0.003 -0.171 0.99 0.47

Right Deltoid -0.029 -0.224 0.88 0.34

Left Trapezius -0.114 0.186 0.54 0.43

Right Trapezius -0.334 0.148 0.07 0.53

Left SCM -0.016 0.045 0.93 0.85

VAS
Right SCM 0.270 -0.036 0.14 0.88

Left Erector Spinae 0.150 -0.091 0.42 0.70

Right Erector Spinae 0.129 -0.031 0.49 0.90

Left Deltoid -0.020 0.154 0.92 0.52

Right Deltoid -0.046 -0.135 0.81 0.57

SCM : Sternocleido-mastoid

*p<0.05

Spearman Correlation was used



목 통증과 긴 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

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Grace 등1111))의 연구

결과를 볼 때도, 목 통증군과 정상군의 컴퓨터 사용

시간과 일주일 동안의 작업 시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물리적 요인은 목 통증을 유

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또한 목 통증과 경추만곡도와 같은 척추구조의 변

화가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는데,

Cobb's method와 Jackson's angle을 이용하여 측정

한 경추만곡도와 전방 두부위를 평가하는

Craniovertebral angle은 목 통증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Matsumoto 등1199))은

488명의 교통사고 환자와 495명의 무증상군의 경추

만곡을 비교하 는데, 두 군사이의 경추만곡의 차이

가 없었으며, Grob 등2200))은 45세 이상의 참가자 107

명을 대상으로 목통증이 있는 54명과 목통증이 없는

53명의 경추만곡도를 비교하 는데, 두 군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판단해 보건데 척추의

구조와 목의 통증과는 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

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경근전도 결

과인데, 경근전도 기기는 근육의 전기 활동, 즉 근전

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체 신호 수집 장비로

서 주로 마비된 근육의 활성도와 경직 등을 평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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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Ⅴ. Relationship Between Pain Scale and Muscle Fatigue

Pain Scale Muscle Fatigue
Correlation p-value

Neck Pain Normal Neck Pain Normal

NDI Left Trapezius -0.039 0.326 0.84 0.16

Right Trapezius 0.168 0.300 0.37 0.20

Left SCM 0.367 -0.101 0.04* 0.67

Right SCM -0.360 0.403 0.04* 0.08

Left Erector Spinae 0.148 -0.006 0.43 0.98

Right Erector Spinae 0.358 0.039 0.04* 0.87

Left Deltoid -0.098 -0.057 0.60 0.81

Right Deltoid -0.026 -0.198 0.89 0.40

VAS Left Trapezius -0.210 0.103 0.26 0.67

Right Trapezius 0.008 0.194 0.96 0.41

Left SCM 0.312 -0.055 0.09 0.82

Right SCM -0.191 -0.127 0.30 0.59

Left Erector Spinae 0.154 -0.300 0.41 0.20

Right Erector Spinae 0.218 -0.148 0.24 0.53

Left Deltoid -0.034 0.059 0.86 0.81

Right Deltoid -0.041 0.143 0.83 0.55

SCM : Sternocleido-mastoid

*p<0.05

Spearman Correlation was used



나 근골격계 통증질환 평가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활

치료의 치료효과 평가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광범위

하게 응용되는 기기이다1111)).  

Grace 등1111))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목의 통증이 있는

군에서 우측 상부 승모근의 활성이 강하게 나타났는

데, 본 연구에서도 좌우 상부 승모근의 RMS 값과

목 통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RMS는 시간 역 분석 방법으로 근전도 파

형의 진폭을 측정하여 근육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김 등2211))의 연구에 의하면 근육의 힘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목

의 통증이 클수록 근 수축력이 작아진다는 의미이므

로 목 통증으로 인하여 근육을 제대로 수축하기 어렵

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근육의 경결

이나 긴장으로 인한 근 수축력이 저하된 상태가 목

통증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MF는 주파수 역 분석 방법으로 평균 주

파수를 의미하는데, 근피로도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

이다2222)).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좌측 흉쇄유돌근과

우측의 척추 기립근에서 목 통증과 근 피로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므로 근

육의 피로도가 높을 수록 통증과 접한 관계가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측

흉쇄유돌근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으므로 본 연

구의 결과만 가지고서는 목 통증과 근 피로도가 상관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근 수축력은 목 통증과 상관 관계가 있고,

또한 목과 어깨의 통증과 연관이 깊은 상부 승모근에

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이러한 근육의 문

제가 목의 통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의 통증을 접근할 때 척추

구조의 변이를 개선하는 방법보다는 근육을 이완하

고,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 더욱 더 효과

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근육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Muscle energy

technique(MET)이나 점진적 근육이완법과 같은 경

근 추나요법을 응용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V. 결 론

하루 4시간 이상 좌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20-

50세의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목통증

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임상연구를 진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목 통증군에서 연속으로 앉아 있는 시간과 목

장애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

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지표들에서는 관련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 스트레스와 목 통증과

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2. 경추의 만곡과 전방 두부위에서 목 통증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척추

의 구조와 목 통증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3. 경근전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근수축력은 목 통

증군에서 상부 승모근과 목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통증과 근육의 긴장도

와는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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