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깔창의 높이에 따른 전후 압력 분포와 좌우 균형에 관한 연구

조덕상 고현곤 차승용 김미리 홍보람 서지희 전미희 송미리 이효숙 김민준 김형수․ ․ ․ ․ ․ ․ ․ ․ ․ ․

1

1
동주대학교 물리치료과

Investigation about anterior posterior plantar pressure and right․ ․

left body balance by insole height

Jo deok sang Goh hyun gon Cha seung yong Kim mi ri Hong bo ram․ ․ ․ ․

Seo ji hee Jeon mi hee Song mi ri Lee hyo suk Kim min jun․ ․ ․ ․

Kim hyoung su, P.,T. Ph.,D.
1

1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ong-ju college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ody balance according to insole height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body balance by insole height.

Method : We examed 40 university students who had healthy body without balance impairment. Plantar pres-

sure was measured by EMED system and the measurement of MTD balance used the MTD-balance master in

static stance posture. Both of equipments are various measurement method. We measured plantar pressure and

MTD balance each three different height insole(0cm, 3cm, 7cm) and each trial was 30 second in duration.

Result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t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bare foot and height insole. The anterior plantar pressure with

3cm or 7cm insole were more higher than bare foot(P .05).＜

2) There were no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barefoot and height insole with MTD-balance mas-

ter(P .05).＜

Conclusion : In conclusion, the measurement of MTD balance showed right and left balance ability didn't

change by insole height, but plantar pressure was moved on anterior side of foot so we could know insole's

height cause the effect to anterior and posterior balanc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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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n=20) 여(n=20)

나이 24±6.50 25±5.50

키 173.23±8.77 161.80±6.20

몸무게 64.17±10.83 51.38±4.62

단위M±SD( )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0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Vol 19, No. 1, 2012. 3. 31.

서 론.Ⅰ

최근의 한국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면서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강상현( , 1999),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등은 획일적인 유행을 조장하

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신체특성과는 무관하게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무리하게

높은 굽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 늘고 있다김준환 등( ,

정주현 등 은 사람들이 키 높이 깔창으로1995). (2009)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높은굽 신발은 보행중 체중이 발의앞쪽으로 쏠리

게 하며 발바닥의 내측궁을 높게 만(Voloshin, 1982),

드는 원인 김영록 이 되며 이러(Kapandji, 1974; 2003) ,

한 영향은 발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신

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거

듭된다권수애 등 스트레스를 가하는 외적인( , 2005).

요소로서 발의 통증 유합 조직 의 형성 무지외, (Callus) ,

반증과 같은 변형을 야기하며 정주현 등(Frey, 2000; ,

더 나아가 허리 통증 피로골절 연골연화증곽2009), , , (

창수 부적절한 신체 정열 등 근골격계가 변화, 1999),

되고 한아름 등 관절 움(Garn & Newton, 1988; , 2008),

직임과 위치감각을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등(Barrack ,

박진호 등1989; , 2008).

특히굽의높이는인체의가동성 과발의안(mobility)

정성을떨어뜨려신체의불균형을이루어낸다(Edilstein,

정주현 등1986; , 2009).

는 보행과 적절한 균형유지를 위한 신Garner(1994)

발은 지면과 닿는 면적이 넓고 굽이 낮으며 재질은 부

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적절하지 않.

은 높이의 신발을 장기간 착용하는 것은 발바닥 내측

궁을높게만드는원인이라고하였으며편평족(flar feet)

혹은 내측궁이 높아진 발 은(medial longitudinal arch)

기능적인문제들과근골격계손상을유발한다(cowan et

한아름 등 또한 김원호와 박은영al 1994; , 2008). (1997)

은높은 굽 신발의 일상적인 착용 습관이 감각계의 변

화와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굽 착용 집단에

서만 체감각계의 민감도 및 정적 균형 유지 능력이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장기간 높은 굽 신발을 착용.

할 경우 발목 주변 체감각계에 이상을 일으키고 발의

정상 기전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는 관절에서의 과부

하와 김영록 발목의 불안정(Saunders et al 1953; , 2003)

성과 관절 움직임의 위치감각을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등 이것은 발목 관절과 중추신경계간(Brarrack , 1989).

의 감각 되먹임의 손상을 이끌어 낸다 이는 움직임을.

조정하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방해한다고 하였

다(Bullock-Saxton, 1994).

선행 연구에서 높은 굽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깔창

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깔창높이에 따른

신체 균형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본연구는깔창굽의높이에따라인체의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족저압과 MTD-balace

의 측정을 통해 깔창 굽 높이에 따른 신master(MTD)

체 전후 압력차와 좌우 균형을 조사함으로써 신체 불

균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Ⅱ

연구 대상1.

본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이 없고 과거병력으로 인

한 후유증이 없으며 어지러움증이나 균형장애와 전정

기관 이상이 없는 대 남 여 대학생 명을 대상20, 30 , 40

으로 년 월 일 월 일에 걸쳐 차례 실험을2011 6 18 , 6 23 2

하였다 그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측정도구 및 방법2.

1) MTD-balance master

신체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균형능력측정 및



그림 1. 측정 모습MTD-balance master

그림 2. 측정 모습EM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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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스템 을 사용하여 신체 좌(MTD-balance master)

우를 측정하였다 사의 는 대. MTD MTD-balance master

상자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균형판과 균형

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니터 및 컴퓨터와 균형을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로(physiofeedback software)

구성되어 있다.

본연구는 깔창 높이에따른 균형을 잡기위한 체간

흔들림을 측정하기위하여 깔창 로 나뉘어서0, 3, 7cm

각각 좌우를 비교를 하였다.

족저압측정기2) (EMED)

사의 족저압측정기로 의 발판Novel 582×340×20mm

압력센서의 면적은 이며 발의 압력에 대360×190mm

해 개의 족저압 센서로 케이블의 를 이용1377 5m usb

하여 컴퓨터에 연결해 그 압력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식과 그래EMED-AT 2D, 3D

프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며 발판의 미세한 압력 감

지센서를 이용하여 자세의 변화에 따른 족저압을 정

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

자세검사를 하는 동안족압의 분포나 각발에 가해

지는 평균압력을 계산 해주고 족압이 가장 높은 부분,

을 따로 표시하여 나타낸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조절이 가능하며 색깔별로,

지정되어진 족압점들이 발바닥 면의 족압분포를 달리

나타내어 각 이미지들을 차원적으로 볼 수 있다2 .

깔창3)

각각 의 깔창을 준비하여 나 족저3cm, 7cm MTD

압측정기에 올라설 때 각각 깔창 높이에 따른 신체

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하기위하여 사용을

하였다.

연구 방법3.

본 연구는 족저압측정기와 를 이용하여 전후MTD

압력분포와 좌우 균형을 측정 하였다.

1) MTD-balance master

좌우 균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를 사용 하MTD

였고 피실험자는 눈을 뜬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차렷 자세로 실험에 임하게 하고 몸에 있는 소지품을

모두 제거한 뒤 선자세로 약 초간 실험을 진행 하였30

다 맨발 를 차례대로 실험하였다 이때 깔창. , 3cm, 7cm .

은 발판 양측에 올리고 실험 대상자는 그 위에MTD

올라서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p)

맨발 1.25 39.48

0.94 0.393cm 0.95－ 41.95

7cm 8.15 48.01

단위N( ) p .05＜

표 2. 측정결과 좌우 균형 변화량MTD-balanc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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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압측정기2) (EMED system)

본 연구는 깔창의 높이에 따른 신체의 전후 균형을

보기 위해서 서있는 자세와 깔창을 착용 한 후의 선자

세의 전후 압력차를 측정하였다.

족저압측정기 발판위에 피실험자가 올라서고 이완

된 자세에서 시선을 전방으로 향한 상태에서 한 지점

을 찍어 그 지점만 응시하도록 하여 다른 움직임과 대

화는 제한하였다 깔창 없는 상태와 깔창 을. 3cm, 7cm

착용한 상태에서의 자세를 각각 나누어서 족저압을

비교 하였다.

자료 분석4.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SPSS

을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징은(PASW) Statistics 18.0

로 나타내었으며 깔창높이에 따른 좌우 균형과Excel ,

전후 압력분포 비교를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

용하였다.

신체 무게중심의 전후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족저

압 압력분포 변화량은 발의 앞측 압력과 뒤측 압력의

차앞 뒤를 이용하였다 또한 신체 좌우 균형능력을( ) .－

비교하기 위해 측정값의 좌우 변화량을 이용하MTD

였다.

유의수준은 수준으로 검증하였다p .05 .＜

연구결과.Ⅲ

본 연구에서는 깔창의 높이에 따른 족저압의 전후

압력변화와 좌우 밸런스를 와 족저압 측정기를MTD

이용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를 통한 좌우 균형차이 비교1) MTD-balance master

깔창의 높이가 높아지는데 따른 좌우 균형의 변화

량은 를 이용하여 나온 좌우 압력값의 차이를 나MTD

타낸 것이다 의 경우 좌측과 우측의 차이값을. MTD

구한 것이므로 그 차이가 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을0

나타내는 것이며 차이값이 커질수록 불안정하다는 것

을 나타낸다.

맨발일 때 변화량이 이고 일 경우1.25N 7cm 8.15N

으로 점점 증가하여 좌우의 균형이 약간 불안정 해지

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값은 이며 유의확률이F 0.94 0.39

로 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적 차이가0.05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그림(P .05)( 2)( 3).＞

족저압 측정을 통한 우측발의 전후 압력차 비교2)

깔창의 높이가 높아지는데 따른 우측발 족저압의

전후 압력 분포 변화량은 족저압측정기를 이용하여

나온 발의 앞측 압력에서 뒷측 압력을 뺀 차이를 나타

낸 숫자이므로 그 차이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커질수록 발의 압력이 앞측으로 쏠렸다는 것을 나타

낸다.

맨발일 때 변화량이 이고 일 경우80.75kpa 7cm－

으로 전후 압력 분포가 변화하여 깔창의 높이74.25kpa

가 높아질수록 발의 압력이 앞쪽으로 더 쏠림을 알 수

있다 값은 이고 유의확률이 로 보다. :F 63.61 0.00 0.05

작기때문에통계학적으로유의적차이가있다(P .05)＜

표 그림( 3)( 4).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p)

우 맨발 80.75－ 83.23

63.61 0.00**우 3cm 45.25－ 89.38

우 7cm 74.25 71.35

단위kpa(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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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족저압 전후 압력차 변화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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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족저압 전후 압력차 변화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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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깔창 높이에 따른 족저압 전후 압력 변화량 비교

족저압 측정을 통한 좌측발의 전후 압력차 비교3)

깔창의 높이가 높아지는데 따른 우측발 족저압의

전후압력분포변화량은족저압측정기를이용하여나

온 발의앞측 압력에서 뒷측 압력을뺀 차이를 나타낸

숫자이므로 그 차이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커질

수록 발의 압력이 앞측으로 쏠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맨발일 때 변화량이 이고 일 경우78.50kpa 7cm－

으로 전후 압력 분포가 변화하여 깔창의 높이59.00kpa

가 높아질수록 발의 압력이 앞쪽으로 더 쏠림을 알 수

있다 값은 이고 유의확률이 로 보다. F 21.00 0.00 0.05 작

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다(P .05)＜

표 그림( 3)( 4).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p)

좌 맨발 78.50－ 73.45

21.00 0.00**좌 3cm 45.12－ 84.03

좌 7cm 59.00 115.19

단위kpa( ) P .05＜

표 4. 깔창 높이에 따른 족저압 전후 압력 변화량 비교

논 의.Ⅳ

균형이란 주어진 환경내에서 자신의 기저면(base of

위에 신체 중심 을 유지하는support) (center of gravity)

능력이다 정주현 등 척추의 이(Nashner, 1994; , 2009).

상적인 정렬에 있어 시상면 상에서 인간의 척추를 관

찰해보면 일련의 교대적 만곡들이 있는데 안정 상태,

로 서 있는 동안에 형성된 만곡들을 척추의 중립자세

라고 정의한다 시상면 상에 놓여있는 척추의 만곡은.

축성골격에 대한 강도와 탄력성을 제공하는데 사람,

에 그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이상적인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의 중력선은 측두골의 유양돌기 제 천추, 2

의 전방 고관절의 후방 슬관절과 족관절의 전방을, ,

지나간다 신민곤(Donald A. Neumann, 2004; , 2010).

굽 높이가 높아질수록 걸음걸이 동작을 할 때 상하

움직임의 변동이 커지며 이 사실이 나타내는 것은 굽

높이가 높아지면 신체질량중심도 마찬가지로 상승하

여 곧은 자세로 걷지 못하고 상하의 변동이 심한 불안

정한걸음걸이를취하게되며이창민등 또한( 2001) 발

의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이혜란. (1994)

은 높은 굽의 신발을 착용하게 되면 허리각도의 변화

가 커서 허리 근육에 부하가 가중되고 허리통증의 원

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불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를 통한 교정프M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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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신체 균형에 미치는 영향전성용 등( , 2009),

대 성인의 하지 불균형과 어깨20 ․골반 높낮이의 상관

관계 연구허현지 등 등의 선행연구에서( , 2010) MTD

를 사용하였으며 가방 휴대 방법에 따른 보행 시 족저

압의 변화 분석박수진 뇌졸중 환자의 체간 안( , 2009),

정화 운동이 족저압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임종수( ,

등 다양한 연구에서 족저압측정기를 사용하고2009)

있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 균형 능력의 측정을.

위해 와 족저압측정기를 이용하였다MTD .

일반적으로 맨발 상태에서는 체중이 발의 뒷측 부분

에집중되며굽높이가 를넘게되면자세를바로5cm 잡

고걷는데무리가따르고체중조절에서도발에부담이

커서 매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김진호 등( , 2001).

이원자 등 은 발의 장애에 대한 연구에서 굽 높(2000)

이 에서 뒤꿈치 부위와 엄지 부위 굽 높이 에3cm , 5cm

서 엄지 부위와 제 중족 부위 굽 높이 에서 약지5 , 7cm

부위와 제 중족부위 아치부위에 다른 부위보다 더1 ,

많은 족저압의 부하를 발생시켜 굽 높이가 발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토대로 깔창이 높을수

록발에장애가많이발생한다고하였다 이에본연. 구

에서는 맨발 의 깔창을 이용하였다, 3cm, 7cm .

높은 굽 신발은 과도한 저측굴곡을 만들어(Opila,

김상기 등 바닥의 내측궁을 높게 만드는1990; 2009)

원인이 되고 또한 보행중 발의 앞쪽으(Kapandji, 1974)

로 체중이 쏠리게 하고 김영록(Vlolshin,1982; , 2003),

선자세에서는 전족부로의 수직적 부하가 증가하면서

몸의 중심선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어(Opila, 1990;

김상기 등 신체의 불균형을 이룬다 이는 본 연2009) .

구에서 깔창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족저압의 변화량이

우측발에서는 맨발일 때 이고 일 경우80.75kpa 7cm－

으로 변화하였고 좌측발에서는 맨발일 때 변74.25kpa

화량이 이고 일 경우 으로 전후78.50kpa 7cm 59.00kpa－

압력 분포가 변화하여 족저압이 앞쪽으로 쏠리는 현

상을 나타내어 신체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 불균형과 비대칭적인 자세는 일상생활 동작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불균형적인 일상생활동

작과 습관은 나쁜자세를 만들고 나쁜자세가 지속되다

보면 통증과 더불어 무능력장애 와 기능장애(disability)

를 초래한다 문상은(dysfunction) (Cailliet, 1994; , 2004;

안목 또한 이러한 불균형의 차이에 의해 골반, 2004).

불균형 척추의 이상 근골격계의 불균형 등 여러 가, ,

지 신체 이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

될 시 요추의 측만증과 전만증 요통 등 척추 이상 질,

병들이 발생 할 수 있다허현지 등( , 2010).

높은굽 신발의 착용은 전면의 앞정강근에 약증을

야기 시키고 발의 역학적 변화와 함께 종아리의 근력

을 약화 시켜서 하지정렬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목관절에서의 근력약화 인대손상 관절유착, , ,

부적절한 신체정렬 등 근 골격계의 다양한 변화 또는

만성적 발목 불안정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주현 등 이는 하지의(Garn & Newton, 1998; , 2009)

근육을 약화시키고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면 보행속도

가 느려지고 균형능력이 저하된다고 하였다(Brown et

정주현 등 이는 높은 굽이 하지의 근al., 1995; 2009).

력을약화시켜신체균형능력에악영향을미친다는것

으로 깔창 높이가 높아질수록 신체 전후 좌우 균형이,

흐트러진다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깔창높이에따른연구대상자의족저압

과 를비교해보았지만첫째 대학생이라는MTD balance ,

특정 연령집단으로 한정되었으며 둘째 시간상 제약으,

로 인해 보다 다양한 깔창의 높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는 점 셋째 키높이 깔창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지 못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에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키높이 깔창의 높이에 따.

른착용기간및대상자의광범위한일반적특성을고려

한 다양한 그룹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 론.Ⅴ

본연구에서는 대남여대학생 명을대상으로20 , 40 깔

창높이맨발 에변화를주어높이에따( , 3cm, 7cm) 른족

저압의전후압력분포비교와 를통한좌MTD ․우균형

능력을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1. MT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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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았으나 측정 결과 좌우 균(P .05),＜

형차이에서는 맨발인 경우보다 깔창을 착용7cm

했을 때 좌우 변화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균형

능력의 저하를 볼 수 있다.

족저압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 족2. (P .05)＜

저압의 전후 압력 분포에서 맨발일 때보다 깔창

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발의 앞측으로 압력이 크

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맨발인 경우보다 깔창 높

이가 높아질수록 좌우의 균형 능력의 저하와 신체 무

게중심이전방으로이동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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