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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계  평균 명  증가  불어 인구 고

 추 를 보이고 있다(United-Nations, 2010).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  평균 명  연장 등, 

에 라  노인인구 이  고  사2000 7%

회에 진입  이래 에 노인인구   2018 14%

고 사회 에는  고  사회에 진입, 2026 20%

 것  고 있다.

이는 고  사회에  고 사회  고  사

회 진입소요연 가 각각 과  계 18 8

고   심각  실 이다(Ministry of 

이러  고  사회  Health & Welfare, 2005). 

진입에 른 노인에게 가장 큰 심각  것  신체

 변 에  건강 이며 특히 노 과 에 , 

른 신체  능감퇴가 주를 이룬다 운동이 부. 

족  노인들  근  축 과 동시에 평 능

지구  감퇴  구축 등 체  손실이 가, , 

속 써 일상생  능 지 떨어  운동능

  심리  축  경험 게 다

신체  능감퇴는 종종 보행(Tideiksaar, 1997). 

 불 과 평 능  감소  이어  노인들  

보행기 형태에 따른 하지와 상지의 척추기립근의 표면 

근활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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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urface Muscle Activity of Lower and Upper Musculus Erector 

Spinae According to Walker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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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sis about surface muscle activity of lower and upper musculus erector 

spinae according to walkers form. The subjects of the current step is inconvenient to use a walker and five 

people over the age of 65 valid samples were selected as final. All the subjects were measured in three 

forms. Wireless EMG muscle activity is a measure of surface measurements were measured using a system, 

both musculus vastus lateralis, outside the erector spinae muscle, musculus biceps femoris, gastrocnemius 

muscle was attached to the channel electrodes.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gastrocnemius muscle activ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ype of gait. Second, the muscle activity of the erector spinae muscle 

walk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ype, side grip type showed the lowest muscle activity. 

Consequently, the present study is the efficient use of the four-wheel walker will provide the baseline data. 

Key words : Walkers form, Musculus erector spinae, Surface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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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  고 라 는 낙상  

는 원인이 도 다(Lach, et al., 1991; 

Maki, 1997; Tinetti, et al., 1988; Woollacott, et al., 

1986). 

보행 이란  지를 복  번갈  (gait)

이용 여 신체를  장소에  다른 장소  이동

는 행 를 미 다 이동  보다 (locomotion) . 

포 인 미  보행뿐만 니라 다른 모든 

법에  변 를 통칭 는데 어가거나 , 

자 거를 타거나 어떤 법 든 몸이 이동 는 

것  다 노인에게 있어 보행능  변 는 . 

시간  지연과 뇌손실  증가 인지 능  , 

감퇴 평 감각 감소 등  시스  능  를 , 

래 다 체  손실과 (Prince, et al., 1997). , 

불어 감각 능이 게 고 자  , 

지에 여 는 추신경계  능이 감퇴 여 평

능 이 어 낙상  경험 게 다

결과(Kauffman, 1999; Spirduso, et al., 2005). 

 다  노인들  균 능   인  낙

상  험과 움 에 독립 인 보행에 많

  보이며 일상생 에 이 생 다

(Imms, & Edholm, 1981).

그 지만 본 인 보행  노인들  지구 향

상  심 계 질  에 효과 이고 여러 사

회 동  행 는데 도움이 다(Wilkins, 2006). 

독립 인 보행이 어 운 노인들  해 보행 를 

포함  이동보조도구는 이동능  향상에 도움이 

고 독립 인 이동 단 써  역  충분히 

행   있다(Charron, & MacLeod, 1995; 

Luukinen, & Kivela, 1994; Sterling, & Bonadies, 

인체  손상  신체부 를 보 해 주는 보2001). 

조 구는 일상생  행 는 능 과 재 능

 향상시키는 요  능  갖고 있다(Park, 

이동보조도구는 Hee-Sok Ok, Dong- Min, 2008). ‧

심리 인 면에 도 장  가지고 있다

(Aminzadeh, 1998; Dean, 1993; Kraskowsky, 2001; 

Tinetti, 1993).

노인들  보행  사용에  행연구에 는 

  보행  손잡이높이에 른 척추 립

근  면 근 도  보행 특 (Choi, Hyuk-Jae, 

 연구 다 이 연구에 는 손잡이 높이2009) . 

에 른 근 도  보행 분  통해  

이를 검출해 낼  없었다 고 어 갈  . 

낮 지는 손목 높이에 라 보행  높이를 결

보다는 자에  맞추어 보행  

높이를 결 는 것  다

낙상경험여 노인  보행 에  생, 

체역  분 에 는 낙(Jeon, Kyoung-Kyu, 2008)

상경험 노인들에 여 보행 요인들  분 해본 

결과 일  낙상경험이 없는 노인들에 여 보

행 특 이 많이 축  태   이를 보

다 지만 운동역  분 이 동시에 이루어. 

지지  추후 통합 인 연구를 요구 다 노. 

약자를  보행보조  편리    

향상에  연구 에 는 (Lee, Dong-Kwnag, 2009)

퍼지 고리즘  용 여 노인  보행   

보행보조  효  높 지만 핸들  태

를 다양 여 사용자가 에  지   있

는 효과 인 조향장 를 요  다 노. , 

인 여  헛  보행 시 자 조  능  특

에 는 노인(Kim, Suk-Bum Park, Sang-Yong, 2010)‧

 헛  보행 시 헛 는 지는 보행시  른

보다  많이 굴곡 고 헛  쪽 지는 

보행시 왼 보다  많이 신 는 것  나타

나 헛  보행시  노인들  보행 특  

다 이상  행연구를 종합 면 노인들  . , 

상   에  연구  보행   에

지 소모에  행연구는 보고 었 나 보행

 사용과 태에 른 근 도 분 에  연

구는 미  실 이다. 

라  본 연구에 는 이동보조도구  지 이 

보행  가 장   보행  태에 

른 보행시 운동역  분  통해 지  상

지  척추 립근  근 도를 분 고 보행 특

 써 고 자들이  보행 를 

사용  보행   시에 손잡이 태를 다르게 



- 310 -

여 인체공  가장 고 편  보행이 

  있도   보행  효 인 사용  

 자료를 공 고자 다. 

연구 방법. Ⅱ

연구 상1. 

본 연구  상  재 거동이 불편 여 보

행 를 사용 고 있는 요양병원   이상 H 65

노인 명  종 효 본  며 연5 , 

구  목   실험 를 명  후 자 인 , 

동 를 얻어 연구를 진행 다 연구 상자  . 

일  특  과 같다<Table 1> . 

N age height weight

5 65.32±3.21 167±5.31 64.40±7.49

<Table 1> General feature for object of study

측정도구2. 

본 연구에  사용  보행 는 임상에  자에

게 가장 일  사용 고 있는  보행

이며  높이 조 이 가능 다2.5cm . , 

과 같이 가 없는 보행   보[Fig. 1]

행  그립 태에 른 지 법  변  인

해  험자는 모  가지 태  도  

다. 

면 근 도      [Fig. 2] 8

근 도  시스  모델  WEMG-8(LXM5308) 

사용 여 며 양쪽 척추 립근 외, , 

근 퇴이 근 복근에  극들  부, , 

다 척추 립근  근 도를  극  . 

고자 는 근  부 를 진  후 근  

를 고 근  축 시 항  주어 근, 

향과 평행 게 근 힘살  (muscle belly)

가 변 는 것  고 여 요추 (Cram, 1998), 1

번  가시돌 를  쪽  떨어3cm 

진 지 에 좌우  칭 게 부 다(Anders, ‧

et al., 2007; Ivanenko, Poppele, & Lacquaniti, 

2004; Van der Hulst, et al., 2010; Vink, & 

지  근  보행 시 Karssemeijer, 1988). , 

릎  굴곡과 신 에 여 는 외 근과 

퇴이 근 그리고 목   굴곡과 , 

 굴곡에 여 는 복근  각각 다. 

외 근과 퇴이 근  퇴골 상장골극과 

슬개골 상극  사이 지  퇴 외  부2/3 , 

후부에 각각 부 고 복근  슬 부 심, 

에   거리  내외  면에 극  2cm ‧

부 다 각각  극  근 에 평행 게 . 

부 다(Rainoldi, et al., 2004).

[Fig. 1] walkers form

[Fig. 2] electromyogram system

실험 차3. 

실  보행에 있어 보행  사용과 동일  경

에  상자들  손목  립 자  취  다  

신  용  상태에  자신이 택   

편  속도   보행 를 회 복 다10m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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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에  향  소  해 보행

 태가 이 변경  마다 충분히 편  

자에  식  취  후 다  단계  진행

다 보행 는 동일  존 품  가지 태  . 

분 여 각각 실험 며 근 도 분  , 

여 보행에 주  사용 는 양쪽 척추 립근 외, 

근 퇴이 근 복근에  극들  , , 

부 여 구간별 구간  각각  근 도를 3

다([Fig. 3]).

[Fig. 3] walking by section

자료처리4. 

본 연구에 는 지 이 보행   보행

 태에 른 지  상지  척추 립근  

면 근 도를 여 결과를 분  해 

SPSS Window 18.0 Program  이용 다 첫째. , 

인구통계  특  살펴보  해 통계

 평균과 편 를 분 다 째 태별. , , 

구간별  분 여 집단 간 이를 규명  

해 One-way ANOVA를 실시 고 사후검증  

Duncan  이용 며 모든 통계   , 

p<.05  다. 

연구결과  논의 . Ⅲ

지팡이 보행기와 네바퀴 보행기 형태에 1. 

따른 하지의 근활성도 비교

 같이 구간별  보행  그립<Table 2>

태 지 이 보행 에 른 지  근 도  , 

이를 분  결과 구간에  우 복근과 , 1

구간  좌 복근  각각 통계   2

이가 나타났 며  보행  사이(p<.05), 

드그립 태 보다 없는 지 이 보(18.69±5.95)

행  보행했   근 도가 높(46.73±26.30)

 것  나타났다. 

편 구간별 외 근 퇴이 근  근, , 

도는  이가 나타나지 다 이러  결. 

과는 Shin, Jun-Ho Kim, Yoon-Hyuk(2011)‧  연구

에  보행  사용시 지 근 들  근  변

를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를 뒷 침해주고 

있다 구체  살펴보면 보행  사용  인. , 

여 꿈 가 닿   충격  역  행

는 경골근  굴곡 근 가 어들었고, 

내 복근에 는 보행  도움  목  

굴곡 근 동 시간량이 어들었다 결과. , 

보행  사용시 지 각  변  불어 

지 근  일부  근   꾸어 놓  

지 근  역  어  것  단 다. 

편 과 , Hoffinger, et al(1993) Kelly, et al(1997)

 경직  양 지 마 를 상  상태  

보행 식  분  결과 몸통 과 엉덩 , 

릎 이 굴곡 어 있어 보행 양상에 향  

주게 고 근  구축  다고 보고

다 라  상 인 상태에  보행  . 

게 면 양  골  칭 인 움직임  일 키

게 고 이는 칭  지 체 지지  이어  , 

골 엉덩  척추 등  변  다, , 

(Lee, Jae-Ho Won, Jong-Im, 2000). ‧

보행시 결과  험자들  다리보다는 

써 균  조  에  보행  

사이드그립 태에  항  감소  굴곡과 신  

동작   움직임  인 여 복근  근

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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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Sec. front(a) side(b) stick(c) F p Duncan

Musculus 

vastus lateralis(R)

1 45.57±24.34 46.28±16.57 55.07±15.60 .378 .693 -

2 48.28±27.89 42.87±11.37 66.38±33.92 1.104 .363 -

3 51.76±20.41 60.77±20.01 64.37±25.07 .437 .656 -

Musculus 

vastus lateralis(L)

1 30.81±12.75 30.09±15.11 48.36±14.86 2.624 .113 -

2 54.63±29.48 52.93±31.13 65.60±34.40 .235 .794 -

3 45.07±20.60 43.96±20.55 56.38±31.68 .382 .690 -

Musculus 

biceps femoris(R)

1 40.63±23.94 41.40±22.67 72.97±31.24 2.475 .126 -

2 40.09±26.34 31.46±19.83 55.10±43.65 .717 .508 -

3 52.86±31.70 59.64±36.74 70.02±42.89 .267 .770 -

Musculus 

biceps femoris(L)

1 34.71±23.51 29.98±18.49 51.41±45.63 .638 .545 -

2 63.10±50.65 55.57±40.19 82.10±68.40 .317 .735 -

3 51.68±51.94 50.18±45.20 68.21±60.91 .178 .839 -

Gastrocnemius(R)

1 25.78±8.03 18.69±5.95 46.73±26.30 4.028* .046 b<c

2 27.97±12.77 29.67±11.93 38.83±17.35 .843 .454 -

3 27.03±11.35 29.06±8.24 40.45±10.31 2.589 .116 -

Gastrocnemius(L)

1 28.17±8.23 24.54±13.40 40.66±10.21 3.047 .085 -

2 37.28±9.13 29.34±20.10 58.01±14.72 4.666* .032 b<c

3 48.54±12.05 44.09±19.47 60.04±16.90 1.254 .320 -

*p<.05

<Table 2> Compare muscle activity

지팡이 보행기와 네바퀴 보행기 형태에 2. 

따른 척추기립근의 근활성도 비교

과 같이 구간별  보행  그립<Table 3>

태 지 이 보행 에 른 상지  척추 립근, 

 근 도  이를 분  결과 구간에  , 

우  척추 립근  통계   이가 나

타났 며 구간에 는  보행  (p<.05), 1

사이드그립 태 보다 면그립 태(9.83±1.10)

지 이 보행  보행(37.53±14.89), (42.62±29.23)

했   근 도가 높  것  나타났다. 

구간에 는  보행  사이드그립 태2

보다 면그립 태 지(11.44±1.99) (39.09±12.14), 

이 보행  보행했   근 (35.60±9.08)

도가 높  것  나타났다. 

Sub. Sec. front(a) side(b) stick(c) F p Duncan

Erector 

spinae 

muscle(R)

1 37.53±14.89 9.83±1.10 42.62±29.23 4.335* .038 b<a, c

2 39.09±12.14 11.44±1.99 35.60±9.08 14.532** .001 b<a, c

3 34.28±14.60 12.14±3.20 39.59±12.26 8.500** .005 b<a, c

Erector 

spinae 

muscle(L)

1 32.50±27.72 12.40±3.06 34.19±27.83 1.420 .280 -

2 30.62±9.78 11.67±1.72 46.76±16.31 12.684** .001 b<a<c

3 30.64±6.20 15.32±4.02 32.62±7.36 12.352** .001 b<a, c

*p<.05, **p<.01

<Table 3> Compare muscle activity

구간에 는 보행  사이드그립 태3

보다 면그립 태 지(12.14±3.20) (34.28±14.60), 

이 보행  보행했   근 (39.59±12.26)

도가 높  것  나타났다 좌  척추 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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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근 도는 구간에   보행  사2

이드그립 태 면그립 태(11.67±1.72), 

지 이 보행  (30.62±9.78), (46.76±16.31) 

보행했   근 도는 사이드그립 태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간에 는  보행. 3

 사이드그립 태 보다 면그립 (15.32±4.02)

태  지 이 보행  보(30.64±6.20) (32.62±7.36)

행했   근 도가 높  것  나타났다. 

편 구간에  좌  척추 립근  근 도, 1

는  이가 나타나지 다. 

과 는 지 이  효  사용에 Dean Ross(1993)

 연구를 실시  결과 노인들이 실  사용, 

는 높이가 이 는 높이보다 높 다고 보고

여 이런 효 인 보행  면 보행 시간과 

속도  감소가 나타나고 결국 능  를 가

다고 여 본 연구  구간별 사이드그립 

태에 른 상지  척추 립근  근 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보행  사용에 능  손실  

소   있는 근거  뒷 침   있다 이  . 

여  보행  Lee, Young-Rok, et al.(2006)

사용 시 갈래근과 등근  근 도 신

량   높이보다 낮  높이에 에2.5cm , 

지소모지 는  높이에  소 다고 보고

다 본 연구는 이  사  맥락  보행  . 

이용시 가속과 감속  해 상지  힘   

이용 고 능  행 지 못 는 지를 보조

 해  상지가 자주 이용 고 상지를 통해 힘

 지면에 달 며 지를 지지  보 다는 

면에  상지  척추 립근  외  소

 해 는 직립자  상지가 벽에 내 어 

신체  외  조 이 용이 고 체  이동이 가능

해야 다.

결과  보행  사이드그립 태, 

 인해 항  소 여 에 지 소모를 일 

 있 며 척추 립근  근 도가 낮 짐  , 

보행에 향  미 는 주요 인자라고 단 다. 

결 론. Ⅳ

본 연구는  이상  노인  상  보행65

 태에 른 상지  양쪽 척추 립근 지  , 

외 근 퇴이 근 복근  근 도를  , , 

분 다. 

실험결과 첫째 지  근 도는 구간에, 1

 우  복근과 구간  좌  복근  각각 2

통계   이가 나타났 며  보

행  사이드그립 태보다 지 이 보행  보

행했   근 도가 높  것  나타났다. 

재 상지  근 도는 구간에  우    , 

척추 립근  통계   이가 나타났

며 구간에 는  보행  사이드그립 , 1

태보다 면그립 태 지 이 보행  보행, 

했   근 도가 높  것  나타났다 구. 2

간에 는  보행  사이드그립 태보다 

면그립 태 지 이 보행  보행했   근 , 

도가 높  것  나타났다 구간에 는 . 3

 보행  사이드그립 태보다 면그립 

태 지 이 보행  보행했   근 도가 , 

높  것  나타났다.

좌  척추 립근  근 도는 구간에, 2

는  보행  사이드그립 태 면그, 

립 태 지 이 보행   보행했   , 

근 도는 사이드그립 태에  가장 낮게 나

타났다 구간에 는  보행  사이드그. 3

립 태보다 면그립 태  지 이 보행  

보행했   근 도가 높  것  나타났다. 

편 구간에  좌  척추 립근  근 도, 1

는  이가 나타나지 다 이  같  . 

결과를 고 여 임상에 다양  자군에게 효

 보행  사용   보행 경과 보행 조건에 

른 보행  사용과 작과  모델  검증

는 연구가 추후 요 다고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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