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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cervical musculoskeletal intervention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atient’s cervical pain levels and depression factor. Methods: Thrty 
neck pain patients diagnos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ere enrolled. Neck exercise 
training using a sling syste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self-neck movement 
exercise, modification of the McKenzie exercise, wa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Both groups 
were checked every week whether they performed or not. Both groups performed their exercise 
for 35 minutes for a time and 3 times per week. Total period of the intervention was 6 
weeks. To compare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threshold of cervical tenderness and depression 
level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ach intervention and also measured at follow-up. 
Results: Painthreshold of left trapeziu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t 
three points. It increased 19.71%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intervention compared to 
before the intervention. At follow-up it also increased 20.06% in the experimental group. Pain 
threshold of right trapeziu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t three points. It increased 18.35%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intervention compared to before the intervention. At 
follow-up it also increased 15.93% in the experimental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measurement time in both side of trapezius was valid. Depression leve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between three points. It decreased 
18.07% after the intervention compared to before the intervention and decreased 15.21% at 
follow-up. According to the result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measurement time in 
depression level was valid. Conclusions: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as the therapeutic 
strategy, high potent of improving symptoms, shows effect to a subject who has psychological 
problem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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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경험하는 외상적 사건들은 한번쯤은 경험한다. 미

국인의 경우 50-90%에서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Norris와 Slone, 

200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극단적인 사건에 노출된 후에 오는 전반적인 

불안장애로 1980년에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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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및 통계편람에 처음 소개되었으며(Asmundson 등, 

2000), 이러한 상자들의 연구결과 부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자의 뇌 단층촬영에서 감정과 공포

를 조절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관장하는 뇌의 전두엽

과 측두엽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anius 등, 2002). 

신체적 치료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운

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에 한 연구로써 Diaz와 

Motta(2008)는 유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에

게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91%의 상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보

였다. Manger 등(2005)은 성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증상군에게 유산소운동을 시행하였고, Newman과 

Motta(2007)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어린

아이를 상으로 유산소운동을 8주간 시행하였을 때 

운동초기에는 증상의 감소가 없었지만, 운동의 개입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과 불안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고, Kim 등(2013)은 명상과 호흡운동을 8주

간 시행하였을 때 정신질환 진단점수가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 코티졸 수준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의 치료들은 약물과 인

지행동치료인 심리치료만으로 국한 되어 있고 신체적 

증상의 치료는 운동을 이용한 중재로 호흡, 명상, 이완 

운동으로 전신에 한 중재가 부분이었고, 심리사회

적 문제인 우울, 불안과 함께 근골격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경부의 문제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상에게 직접적인 도수 

접촉은 외부압력이나 거부감을 가져 올 수 있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경부운동 훈련

을 통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G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은 30명을 그 상으로 하

였다. 상자는 본 연구의 내용을 설명 받고 충분히 이

해하고 측정 및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연

구에 참여 하기 위해 상자들은 실험의 참여에 관하여 

동의하는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으로 정신질

환 진단 및 통계 편람(d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판의 분류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의 재경험, 회피, 과각성의 세가지 주요 증상군

에 해서 일정한 수 이상 의 증상 항목을 충족한 상태

로 1개월 이상 지속된 자, 둘째, 경부의 문제에 한 선

정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부에 통증을 갖는 자, 셋째,  

경부 기능장애지수가 15이하인 자로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사전-사후 조군 설계(pre-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G시에 

거주하고 있는 T센터에서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n=58) 중 경부 통증에 

한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에 부합하는 30명을 선정하

였다. 동전 던지기를 통해 무작위로 경부운동군(실험군)

과 경부의 자가운동교육군( 조군)으로 나누었다. 실험

군은 슬링시스템을 이용한 경부운동 훈련을 적용하였으

며, 조군은 치료사의 구두로 설명과 시범을 통해 맥

켄지운동을 수정한 경부의 자가운동교육을 하였고, 시

행여부에 하여 매주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중재를 적용한 기간은 1회 35분씩 주 3회로 6주간 실

시하였고 중재 방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

재 전, 후, 추적조사간의 경부의 압통 역치수준,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중재방법으로 선정한 경부운동은 

Kirkesola(2001)가 제시한 슬링시스템을 이용한 경부운

동방법을 이용하였다. 경부운동 훈련군의 준비운동은 

트레드밀과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 10분간 적용하였고, 

본 운동에서 첫 번째는 이완을 위해 바로 누운 자세에

서 머리를 중립으로 유지하고 비탄력줄에서 능동적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하였다. 두 번째는 목의 굴곡-신전 운

동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중립으로 유지하고 

탄력줄을 이용하여 머리를 천천히 펴게 하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구부리게 하였다. 세 번째는 신장운동으

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개골 뒤편에 비탄력줄을 이용

하여 슬링을 걸고 30초 동안 턱을 당기게 유지 하였다. 

네 번째는 경부를 안정화 운동으로 상자 무릎 높이에

서 골반, 견부에 탄력줄을 후두골에 비탄력줄을 이용하

여 슬링을 걸고 턱을 당기고 유지하였다. 첫 번째 운동

은 5~10분간 시행하고 두 번째 운동은 15회 반복, 3세

트(30초 유지, 10초 휴식)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운동

은 3세트(30초 유지, 10초 휴식)로 시행하였다. 이 모든 

중재는 주당 3회로 6주간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조군에게 적용한 경부의 자가 운동교육은 맥켄지 

운동 치료를 이용한 맥캔지 운동을 교육하였다. 경부의 

맥캔지 운동교육 시 치료사의 구두 설명과 시범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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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Ga

(n=15)
SEGb 
(n=15) p

Age(yrs) 57.53±6.79c 62.80.±7.90 .061

Height(㎝) 167.46±5.13 168.73±7.56 .592

Weight(㎏) 63.56±11.69 67.50±11.41 .350
aCEG: cervical exercise group, bSEG: self exercise group,
cMean±SD

Table 1.  Ger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EGa(n=15) SEGb(n=15) Interactiond

Pre Post Follow-up Pre Post Follow-up F

Left 3.04±.49c 3.61±.48 3.60±.32** 3.12±.44 3.28±.64 3.27±.63 4.146*

Right 3.20±.26 3.733±.53 3.72±.77 3.36±.24 3.44±.33 3.42±.30 7.115**

aCEG: cervical exercise group, bSEG: self exercise group, cMean±SD, dGroup x Time, *p<.05, **p<.01

Table 2.  Changes of the pressure threshold of the upper trapezius between and after the intervention and 
follow-up

고 유인물을 제공하였다. 맥캔지 운동의 내용은 경추부

의 7가지 운동으로 경부의 굴곡운동과 신전운동, 좌우 

측방굴곡운동, 좌우 회전운동, 벽에 기 어 서서 등척성

으로 뒤로 젖히기, 턱을 안으로 당기기, 저항운동으로 

양손을 머리 앞과 뒤에 놓고 밀기로 구성되어 있다

(Hakkinen 등, 2007). 각 운동은 5회씩 3세트를 시행하

도록 하였으며, 각 세트 사이에는 30초의 휴식을 두게 

하였고, 각 운동의 끝 범위에서 5초간 유지하도록 교육

하였다. 이 모든 중재는 주당 3회로 6주간 걸쳐서 시행

하였다. 경부의 맥켄지 운동 교육 시 치료사의 구두 설

명과 시범을 보이고 유인물을 제공하였다. 

3.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의 상부 승모근의 압통 

역치에 한 평가를 위해 압통계(pressure algometer, 

Baseline, US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검사

자내(r=.97)와 검사자간의 신뢰도(r=.89)로 높은 수준으

로 보고 되고 있다(Reeves, 1986). 심리사회적 요인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인 자가기

입식 설문지인 홉킨스 증상 체크리스트(hopkins 

symptom checklist)를 사용하였다(Derogatis et al. 

1974).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0.93이다(Kaaya et al. 

2002). 각 측정 및 평가는 중재 전과 6주간의 중재 후

와 12주 후에 총 3회를 시행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에는 윈도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versio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두 군의 중재 전, 후, 추적조사의 시

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이요인 반복 측정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두 군 간의 전, 후, 추적조사의 측정 시

점별 차이의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는 총 30명으로 실험군과 조군의 일

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2. 통증역치 비교 

경부운동 훈련군과 자가운동 교육군의 경부 통증수

준의 측정시점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보기 위해 실험군

과 조군의 통증역치를 비교하였다. 

좌측 통증역치는 실험군이 세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에 19.71%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 추적조사에서 20.06%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5). 조군에서는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에 6.59% 증가하였고, 추적조사에서 6.34% 증가하였

다. 측정결과 군과 측정시점 간에 교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다(F=4.146, p<.01). 우측 통증역치는 실험군이 

세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중재 전과 비교하

여 중재 후에 18.35%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추적조사에

서 15.93%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조군에서는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에 2.66% 증가하였고, 추적

조사에서 1.74% 증가하였다. 측정결과 군과 측정시점 

간에 교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다(F=7.115, p<.01).

3. 우울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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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동 훈련군과 자가운동 교육군의 우울정도의 

측정시점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보기 위해 실험군과 

조군의 홉킨스 증상 체크리스트를 비교하였다

우울정도는 실험군이 세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에 18.07%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추적조사에서 15.21%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조군에서는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에 2.37% 

감소하였고, 추적조사에서 3.00% 감소하였다. 측정결과 

군과 측정시점 간에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

다(F=23.555, p<.01)

CEGa(n=15) SEGb(n=15) t
Inter 

actiond

F

Pre 52.13±4.88c 53.33±8.12 -.490 23.555**

Post
(6week)

42.86±7.52 52.03±8.50 -3.137**

Follow-up
(12week) 44.33±6.89 51.64±7.75 -2.730*

F 8.719** .175
aCEG: cervical exercise group, bSEG: self exercise group,
cMean±SD, dGroupxTime, *p<.05, p**<.01

Table 3. Changes in the Hopkins scores (de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before and after, follow-up

                IV. 고 찰                  

연구는 경부통증을 가지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상으로 6주간의 경부운동 훈련이 승모

근의 압통역치, 우울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

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부 통증을 가지고 

있는 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자에게 슬링시스템

을 이용한 경부 운동을 시행 하였을 때 상부 승모근의 

양쪽 압통 역치, 우울정도에서 측정시점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부의 통증을 가지는 상에게서는 경추부의 근력

과 지구력의 감소가 보고되고 있으며(Dall'Alba 등, 

2001), 이러한 상에게 경부의 운동치료를 시행 후 근

력증가와 통증의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다(Ylinen 등, 

2003). 경부통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상부 승모근이 가

장 많이 침범되고 있으며(Travell와 Simons, 1992), 

Hägg와 Åström(1997)는 견부의 비 칭인 그룹과 정상

인그룹의 상부 승모근의 역치를 측정한 결과 비 칭 그

룹은 오른쪽 승모근은 3.27±0.8㎏/㎠, 왼쪽 승모근은 

2.90±1.1㎏/㎠, 정상인 그룹은 오른쪽 승모근은 

4.68±1.3㎏/㎠, 좌측 승모근은 4.41±1.2㎏/㎠로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한 압통 역치를 보였다.

이 연구의 상자들은 단독으로 경부통증을 가지고 

있는 상자들과 다르다. 심리적인 문제와 경부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외상적 사건과 근골격계의 손상으로 인

해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 물리치료와 관

련 있는 질환은 편타 손상이다. Ursano 등(1999)의 연

구에서는 교통사고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집단과 다른 

외상적 사건으로 손상을 입은 상으로 장애의 3개월

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율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 과거력이 있는 상에게서 발병율이 증가하였다. 

Michaels 등(1998)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35명을 상으

로 1개월, 5개월 후의 심리평가를 하였고, 1개월 이내

에는 교통사고 상자의 34%에서 급성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로 진단되었고, 5개월 후에는 38%에서 만성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다. 상자들은 외상으

로 인한 피해로 긴장감, 공포감, 두려움 등이 나타나는 

불안과 우울한 기분, 무기력증, 절망감과 자기비하감 등

의 우울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Horowitz 등, 1979). Sabin 등 (2006)은 외상이 발생하

고 4~6개월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 

30% 중 11%에서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Agaibi와 Wilson(2005)의 연구에서도 외상으로 

인한 손상 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준이 높을수

록 우울의 증상이 높게 발생되었다. 그러나 Bryant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손상과 우울 증상의 관련성이 없

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증상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은 상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는 일반적인 상의 

48-55%는 주요한 우울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Kessler 

등, 1997; Elhai 등, 200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

자들의 치료는 심리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근골격계

의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상자들에게서 높은 비율의 경부통증이 보고되고 있다

(Talvari 등, 2013). 경부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상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한과 불편을 초래하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Hakkinen 등, 2007).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상에게 효과를 보이고 증상의 개선에 가

능성이 높은 치료적인 전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최근 연구 되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 근골격계 통증과

의 구체적 중재로서의 예비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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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 론                 

본 연구는 경부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환자에게 6주간의 경부운동 훈련을 적용하

여 경부의 통증수준, 우울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부 승모근의 좌우 압통역치는 실험군이 조

군과 비교하여 중재 전, 후, 추적조사의 시점에 따른 변

화양상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둘째 우울정도는 실험군이 조군과 비교하여 중재 

전, 후, 추적조사의 시점에 따른 변화양상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본 연구에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슬링시스템을 이용

한 경부운동 훈련이 경부통증을 가지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상부 승모근의 압통역치, 우울 

요인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효과적인 훈련방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부의 운동 중재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근골격계의 문제에 한 개선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문제를 동반한 근골격계의 문제의 개

선에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고, 심리학적 문

제와 근골격계의 통증의 동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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