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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right information about deformation and to relieve fatigue of

high-heels lovers. The research data includes 15 tests and survey on 71 female students. The result follows

1. Age of surveys is mostly 22, consisting 43.7% of all. The most frequently worn shoe kind is high heels

that 45.1% of surveys wear

2. Female students those are 155 160cm high wear high heels most frequently, 40.8%.∼

3. The fatigue condition classified by hours of wearing: Surveys wearing high heels over 7 hours and 5 7∼

hours state starting to feel fatigue by 40.8%, 38.0% each, and the result was stastically significant

4. The appearance of pain on calf classified by hours of wearing: 35.2% of surveys answered they start to

feel pain when worn high heels over 7 hours, and 33.8% of students answered 5 7 hours∼

5. The fatigue condition classified by kinds of shoes worn: 45.0% of the surveys felt tired when wearing high

heels, 40.8% answered wearing heel inserted running shoes, and 14.0% for flat shoes.

6. The fatigue condition classified by heel height: 69.0% of survey answered they feel fatigue after wearing shoes

with 5 9cm high heels, 21.1% answered under 3cm high heels, and 9.9% answered over 10cm heels(p 0.05)∼ ＜

7. The experience of cramp in calf cramp muscle classified by heel height: 69.0% of surveys experienced cramp

when wearing 5 9cm high heels, 21.1% answered under 3cm high heels, 9.9% for over 10cm 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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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며 발은

전신의 체중을 받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행 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과 바닥의 충격까지 완화 시킬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발을 보호해주고 기능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신발의 중요성 또한 현대인의 삶에 있어 중요

한 선택문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신발의 굽은 낮을수록 편하며 아치가 형성되어 있

어야 좋은 신발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대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고 있는 하이힐은 왜 신는 것일까 최초‘ ’ ?

의 하이힐은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이유로 개발되었고

이용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이유보다는

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패션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은희( , 2004).

굽이 높은 신발은 패션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다

양한 형태로 발전돼 왔으며 신발 굽의 높이에 따른,

보행자세의 운동역학적 분석 등 보행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은혜 등( ,

2008; Frey et al, 1993).

발을 보호하며 맨발 상태의 최대한의 기능을 돕기,

위해 착용하는 신발은 안정성과 착용감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신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여성들이 미용적인 측면이나 유행의 측

면에서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다고은혜 등( , 2008; Frey at al, 1993).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무관하

게 신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미를위해선호되는굽이높은구두는대부분신발의

앞굽은 뾰족하고 뒷굽은 가늘고 높아 족부의 변형을

가져오며 많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김미정( , 1996).

굽이 높은 신발은 발바닥의 내측궁을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보행 중 발의 앞쪽으로(Kapandji, 1974),

체중이 쏠리게 하며 시상면 신체 배(Voloshin, 1982),

열을 변화 시키는 등 등 신체에 불리한(Snow , 1994)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굽이 높은 신발의 장기 사용은.

변형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Hallux valgus (Nyska

등, 1996).

구체적으로 굽의 높이가 일 때 뒤꿈치 부위와3cm

엄지부위 일 때 엄지부위와 제 발허리부위, 5cm 5 , 7cm

일 때는 약지부위와 제 발허리부위 그리고 아치부위1 ,

에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은 발바닥압력을 야기 시킴으

로써 굽 높이가 발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김효은( , 1986).

다른 연구에서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보행함으

로써 수직 충격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발 주위의 소

성조직 의 변화를 유발 할뿐만 아니라 신체(soft tissue)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허리뼈 압 굽이가 감. ,

소되고 골반의 후방전위가 생김으로써 자세유지에 작

용하는 허리에 큰 부담을 가져다주며 궁극적으로 요

통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유중현( , 2009).

신발은 모양 재질에 따른 특성 굽의 높이는 발의, ,

안정성과 기동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하이힐을 착용한 여대생의 경우 보행하는 동안에,

바닥쪽 굽힘 의 상태로 인해(Plantar flexion) plantar

가 상당히 늘어나 발목 에 중요한flexor (Tibiotarsal jt)

영향을 끼치고 의 지속으로, Plantar flexion Calf cramp

이 수축하여 종아리근피로가 쉽게 발생할 것이muscle

며 발목 안정성에 변화와 발목 외상의 발생률도 높을,

것이다.

신발의 굽 높이가 높아질수록 피로가 빨리 오며 변,

형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젊고 건강한 여대생들을 대,

상으로 하이힐 착용에 따른 의 단축Calf cramp muscle

이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

정대상들의 굽이 높은 신발 착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

분석 하며 특정대상들의 비교 실험을 통하여 신발 굽,

높이와 의 단축정도에 따른 피로도Calf cramp muscle

상관관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서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여대생

을 대상으로 단축정도의 측정방법Calf cramp muscle

이 주관적이며 실험기간이 개월로 짧았고 본인 스스2 ,

로 스트레칭으로 연구자의 개입이 적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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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자료처리.Ⅱ

연구대상자1.

제주도내 거주하는 여대생 명이다 년 월15 . 2011 10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25 2011 12 13 ․실험을 하였고

대상자의 시간과 장소가 해당되는 자 및 정확히 시행

된 자를 선정 후 결정 되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

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실행 하였다.

설문은 명에게 실시하였다71 .

연구도구2.

1) 각도측정 현대화된 도구를 사용Goniometer(ROM , )

줄자 종아리둘레측정 현대화된 도구를 사용2) ( , )

설문지3)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연구통계적 질문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주로 신는 신발과 착용 시간 및 기

간 의 피로의 양상 신발 착용 시 종, Calf cramp muscle ,

아리 통증 및 쥐 경험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었다.

연구방법3.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1)

인 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20 .

본설문은 대여성직업군의발변형비교와2) 30 40∼

신발 착용 실태 연구 논문의 설문지를 인용하여

본연구에맞게보완수정하여제주도내대학교에

재학중인 대여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20

였으며 부를 월 일부터 월 일까지배부해, 71 2 6 2 16

서 부를 다시 회수했다회수율71 ( 100%).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3) ,

실험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실험,

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 하였다.

실험기간 달 동안 대상자는 매일4) 2 Calf cramp

을 자가 스트레칭 하였으며 가지 운동형muscle , 2

태로 실시하였고 회 세트 회당 초 아(15 3 1 7 10 )∼

울러 검사자가 직접 주에 번씩 가지 운동형2 1 2

태로 스트레칭을 시켜주었다.

실험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으5) 10 25 12 13

며 실험결과측정은 주에 한번씩 하였다, 2 .

측정시 줄자와 를 이용하였으며6) Goniometer Calf

의 단축정도는 도수로 측정 하였다cramp muscle .

자료처리4.

자료의 분석은 연구대상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신발굽 높이에 따른.

의 단축이 피로도의 영향을 주는지Calf cramp muscle

를 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교Pearson

차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신발굽 높이에 따른. Calf

의 단축이 피로도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cramp muscle

한 내용과 대상자의 실험 전후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일표본 검정을 이용하였다 개월 동안의 주 간격T . 2 2

으로 대상자의 실험 전후를 비교한 자료처리는 대응

표본 검증을 이용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윈도우용T .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SPSS 12.0 p

는 로 하였다0.05 .



구분

자주 착용하는 신발
전체

명( )
x
2 유의확률

양측검정( )
키높이

운동화

플랫

슈즈
힐

신장

155cm

이하
1 0 2 3

24.60 .002

155∼

160cm
16 1 13 30

160∼

165cm
8 2 15 25

165∼

170cm
3 6 2 11

170cm

이상
1 1 0 2

전체명( ) 29 10 32 71

p 0.05＜

표 2. 신장에 따른 신발의 착용빈도 단위 명( : )

구분 빈도명( ) 퍼센트(%)

연령

세20 7 9.9

세21 10 14.1

세22 31 43.7

세23 15 21.1

세 이상24 8 11.3

합계 71 100.0

키

이하155cm 3 4.2

155 160cm∼ 30 42.3

160 165cm∼ 25 35.2

165 170cm∼ 11 15.5

이상170cm 2 2.8

합계 71 100.0

체중

40 45kg∼ 4 5.6

45 50kg∼ 28 39.4

50 55kg∼ 29 40.8

55 60kg∼ 7 9.9

이상60kg 3 4.2

합계 71 100.0

착용신발

키높이 운동화 29 40.8

플랫슈즈 10 14.1

힐 32 45.1

합계 71 100.0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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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는 총 명으로 모두 여성이며 연령대는71 22

세 세 세 및 세 이상(43.7%), 23 (21.1%), 21 (14.1%) 24

등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키는(11.3%) . 155∼

가 가 및160cm 42.3%, 160 165cm 35.2% 165 170cm∼ ∼

가 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체중은15.5% , 50∼

이 과 이 의 순위로 높게 나55kg 40.8% 45 50kg 39.4%∼

타났으며 힐이 키 높이 운동화 및 플랫, 45.1%, 40.8%

슈즈 의 순위로 나타내었다표14.1% ( 1).

신장에 따른 신발의 착용빈도2.

신장에 따른 신발의 착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표( 2)

에서 신장이 에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사155 160cm∼

람 및 신장이 에 굽이 높은 신발을40.8% 160 165cm∼

신는 사람 등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32.4% ,

한 차이를 보였다.

착용시간에 따른 피로의 양상3.

착용시간에 따른 피로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표( 3)

에서 시간 이상 착용 시 피로양상이 시간 이7 40.8%, 5

상 착용 시 피로양상이 및 시간 이상 착용 시38.0% 3

피로양상이 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11.3% ,

차이를 보였다.

발 변형 인식에 따른 신발 착용유무4.

발 변형 인식에 따른 신발 착용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에서 힐을 착용할 사람에서 과 키 높( 4) 39.4%

이 운동화를 착용할 사람이 의 순위로 높게 나33.8%

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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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시간에 따른 통증유무5.

착용시간에 따른 통증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에서 시간 이상 착용 시 통증이 있는 사람이5) 7 35.2%

과 시간 이상 착용 시 통증이 있는 사람에서 의5 33.8%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착용시간에 따른 유연성 검사 시 당김 정도6.

착용시간에 따른 유연성 검사 시 당김 정도를 조사

한 결과 표 에서 시간 이상 착용 시 당김이 있는( 6) 7

사람이 및 시간 이상 착용 시 당김이 있는 사29.6% 5

람 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26.8% .

신발종류에 따른 피로의 양상7.

신발 종류에 따른 피로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표(

에서 힐을 신었을 때 피로양상 키높이 운동7) 45.0%,

화를 신었을 때 피로양상 및 플랫슈즈를 신었40.8%

을 때 피로양상 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14.0% .

구분
종아리에 느끼는 피로의 종류

전체명( ) x
2 유의확률

양측검정( )시리다 저리다 쑤시다 무겁다 통증

착용시간

시간 이상3 0 1 4 1 2 8

23.61 .023

시간 이상5 0 4 5 7 11 27

시간 이상7 4 1 7 15 2 29

시간 이상9 0 1 0 3 3 7

전체 4 7 16 26 18 71

p 0.05＜

표 3. 착용시간에 따른 피로의 양상 단위 명( : )

구분
발 변형 인식에 따른 신발 착용유무

전체명( ) x
2 유의확률

양측검정( )네 아니요 가끔씩 착용

주로 착용하는

신발

키높이 운동화 5 5 19 29

18.34 .001
플랫슈즈 1 7 2 10

힐 12 4 16 32

전체 18 16 37 71

p 0.05＜

표 4. 발 변형 인식에 따른 신발 착용유무 단위 명( : )

구분
종아리 통증유무

전체명( ) x
2 유의확률

양측검정( )네 아니요

착용시간

시간 이상3 5 3 8

6.12 .106

시간 이상5 24 3 27

시간 이상7 25 4 29

시간 이상9 4 3 7

전체 58 13 71

p 0.05＜

표 5. 착용시간에 따른 통증유무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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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굽 높이에 따른 피로의 양상8.

신발 굽 높이에 따른 피로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표 에서 신발 굽 높이가 이하의 신발을 착( 8) 5 9cm∼

용 후 피로의 양상 신발 굽 높이가 이하의69.0%, 3cm

신발을 착용 후 피로의 양상 및 신발 굽 높이가21.1%

이상의 신발을 착용 후 피로의 양상 의 순10cm 9.9%

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신발굽높이에따른 경련경험9. Calf cramp muscle

신발 굽 높이에 따른 경련 경험을calf cramp muscle

조사한 결과 표 에서 신발 굽 높이가 이하( 9) 5 9cm∼

의 신발을 착용 후 경련이 나 본 사calf cramp muscle

람 신발 굽 높이가 미만의 신발을 착용 후69.0%, 3cm

경련이 나 본 사람 및 신발 굽calf cramp muscle 21.1%

높이가 이상의 신발을 착용 후10cm calf cramp muscle

경련이 나 본 사람 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9.9% .

구분
유연성 검사시 종아리 당김정도

전체명( ) x
2 유의확률

양측검정( )매우당김 당김 보통 당김이없음

착용시간

시간 이상3 1 5 2 0 8

8.45 .490

시간 이상5 8 11 7 1 27

시간 이상7 9 12 7 1 29

시간 이상9 4 0 2 1 7

전체 22 28 18 3 71

p 0.05＜

표 6. 착용시간에 따른 유연성 검사 시 당김 정도 단위 명( : )

구분
자주 착용하는 신발

전체명( ) x
2 유의확률

양측검정( )키높이운동화 플랫슈즈 힐

종아리에 느끼는

피로의 종류

시리다 0 1 3 4

7.38 .496

저리다 3 0 4 7

쑤시다 8 3 5 16

무겁다 11 5 10 26

통증 7 1 10 18

전체 29 10 32 71

p 0.05＜

표 7. 신발 종류에 따른 피로의 양상 단위 명( : )

구분
종아리에 느끼는 피로의 종류

전체명( ) x
2 유의확률

양측검정( )시리다 저리다 쑤시다 무겁다 통증

굽 높이의 기준

이하3cm 1 1 5 4 4 15

28.68 .026

5cm 0 4 8 4 3 19

7cm 1 1 1 3 5 11

9cm 0 1 1 12 5 19

이상10cm 2 0 1 3 1 7

전체 4 7 16 26 18 71

p 0.05＜

표 8. 신발 굽 높이에 따른 피로의 양상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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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Ⅳ

본 연구는 제주도내 여대생 총 명을 대상으로 신71

발 굽 높이에 따른 의 단축이 피로도Calf cramp muscle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 되었다.

신발 착용에 따른 의 단축정도에Calf cramp muscle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는 나이 신장 체중 착용신, , ,

발 착용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대상자 총 명 중 힐을 착용하는 사람은71

이며 키높이 운동화를 착용하는 사람은45.1% 40.8%

이며 플랫슈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로 나타났다14.1% .

신장에따른신발의착용빈도를조사한결과신장이

에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로155 160cm 40.8%∼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신장이 160 165cm∼

에굽이높은신발을신는사람이 로유의한차이32.4%

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신장이 이하의 여대. 165cm

생들은주로굽이높은신발을신는것을알수있었다.

착용시간에 따른 피로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시간7

이상 착용 시 피로의 양상이 시간이상 착용40.8%, 5

시 피로의 양상이 및 시간이상 착용 시 피로양38.0% 3

상 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진현 의11.3% , (2010)

만 세는 시간이 로 가장 높게 나타19 23 ‘5 7 ’ 44.2%∼ ∼

났고 만 세는 시간이 시간이24 27 ‘8 10 ’ 34.6%, 3 4∼ ∼ ∼

하가 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30.1% .

결과로 볼 때 시간 이상 신발을 착용할수록 피로5 7∼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발 변형 인식에 따른 신발 착용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힐을 착용할 사람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39.4%

으며 다음으로는 키높이 운동화를 착용할 사람이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33.8% .

해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발 변형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할 것을 알 수 있었다.

착용시간에 따른 종아리 통증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간이상 착용 시 통증이 있는 사람이 로7 35.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시간이상 착용 시5

통증이 있는 사람이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33.8% .

를 통해 착용시간이 시간 이상 착용할수록 종아5 7∼

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착용시간에 따른 유연성 검사 시 당김 정도를 조사

한 결과 시간 이상 착용 시 당김이 있는 사람이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시간 이29.6% 5

상 착용 시 당김이 있는 사람이 로 나타났다 이26.8% .

는 착용시간이 시간 이상 착용할수록 종아리의5 7∼

당김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발 종류에 따른 피로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힐을

신었을 때 피로의 양상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45.0%

으며 다음으로는 키 높이 운동화를 신었을 때 피로의

양상이 및 플랫슈즈를 신었을 때 피로의 양상40.8%

이 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굽이 높은 신발14.0% .

을 착용할수록 종아리에 피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발 굽높이에 따른 피로의양상을 조사한 결과신

발 굽 높이가 이하의 신발을 착용 후 피로의5 9cm∼

양상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신69.0%

구분
종아리 통증유무

전체명( ) x
2 유의확률

양측검정( )네 아니요

굽 높이의 기준

미만3cm 있다 없다 15

2.64 .620

이하5cm 13 2 19

이하7cm 16 3 11

이하9cm 9 2 19

이상10cm 18 1 7

전체 5 2 71

p 0.05＜

표 9. 신발 굽 높이의 따른 경련 경험 유무Calf cramp muscle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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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굽높이가 이하의 신발을 착용후 피로의 양상3cm

이 및 신발 굽 높이가 이상의 신발을 착21.1% 10cm

용 후 피로의 양상이 로 나타나유의한 차이를 보9.9%

였다 이는 신발 굽 높이가 이하의 신발을 착. 5 9cm∼

용할수록 피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발 굽 높이에 따른 경련 경험 유Calf cramp muscle

무를 조사한 결과표 에서 신발 굽 높이가( 8) 5 9cm∼

이하의 신발을 착용 후 경련을 경험Calf cramp muscle

해 본 사람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69.0%

로는 신발 굽 높이가 미만의 신발을 착용 후3cm Calf

경련을 경험 해 본 사람이 및 신발cramp muscle 21.1%

굽 높이가 이상의 신발을 착용 후10cm Calf cramp

경련을 경험 해 본 사람이 로 나타났다 이muscle 9.9% .

러한 결과는 신발 굽 높이가 이하의 신발을5 9cm∼

착용 후 경련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Calf cramp muscle

있었다.

의 단축과 종아리의 피로도는 굽Calf cramp muscle

이 높은 신발을 신을수록 단축이 되고 피로도가 증가

하며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후 매일 집에서 자가 스

트레칭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작게나마 해

소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Ⅴ

본 연구는 제주도내 여대생의 신발 굽 높이에 따른

의 단축이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Calf cramp muscle

조사하여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여대생들의

의 피로도를 해소시켜주고 발 변형Calf cramp muscle

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고자 여대생 총 명을 대상71

으로 설문 조사와 명의 실험을 통해 조사한 결과15 ,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령은 세가 로 가장 높았으며 착용신발1. 22 43.7% ,

로는 힐이 로 가장 높았다45.1% .

신장에 따른 신발의 착용빈도는 에2. 155 160cm∼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로 가장 높40.8%

았고 다음으로는 에 굽이 높은 신발, 160 165cm∼

을 신는 사람이 순위를 보였으며 유의한32.4%

차이를 보였다(p 0.05).＜

착용시간에따른피로의양상은 시간이상 시간3. 7 , 5

이상착용시피로의양상이각각 로40.8%, 38.0%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착용시간에 따른 종아리 통증유무는 시간 이상4. 7 ,

시간이상 착용 시 통증이 있는 사람이 각각5

로 나타났다35.2%, 33.8% .

착용시간에 따른 유연성 검사 시 종아리 당김 정5.

도는 시간 이상 시간 이상 착용 시 당김이 있7 , 5

는 사람이 각각 로 나타났다29.6%, 26.8% .

발 변형 인식에 따른 높은 신발 착용유무에서는6.

힐 키 높이 운동화를 착용하겠다는 사람이 각각,

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39.4%, 33.8%

다(p 0.05).＜

신발 종류에 따른 피로의 양상은 힐 키높이 운동7. ,

화 플랫슈즈를 착용했을 때 피로의 양상이 각각,

및 로 나타났다45.0%, 40.8% 14.0% .

신발굽높이에따른피로의양상은신발굽높이8.

가 이하 이하및 이상의신발을5 9cm , 3cm 10cm∼

착용후피로의양상이각각 및69.0%, 21.1% 9.9%

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신발 굽 높이에 따른 경련 경험9. Calf cramp muscle

유무를 조사한 결과 신발 굽 높이가 이5 9cm∼

하 미만 이상의 신발을 착용 후, 3cm , 10cm Calf

경련을 나 본 사람이 각각cramp muscle 69.0%,

및 로 나타났다21.1% 9.9% .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의 단축Calf cramp muscle

이 피로도와 엄지발가락 가쪽휨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란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연구결과로 인,

하여 의 단축이 피로도에 미치는 영Calf cramp muscle

향이 높은 비율로 영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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