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tract |

Purpose: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suffer many restrictions in daily life. This case report investigated how intervention 

with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based physical therapy can affect the activities of Parkinson’s patients.

Methods: The subject was a 67-year-old female patient diagnosed with Parkinson’s disease 3 years ago. Since the last five months, 

overall activities have become difficult for her, and she finally visited a hospital to take outpatient physical therapy because of the 

gait difficulties she suffered. The patient’s medical history, system review, body structure and function, and activities were evaluated. 

The patient had difficulties in activities such as lying down, sitting, standing, maintaining a standing position, and walking. The 

PNF-based intervention was used for treating the impairments and improving the activities. The intervention was performed for 30 

min a day, three times a week, for eight weeks. The qualifier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was used to measure the result, and the measurement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for eight week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scores for maintaining a standing position, moving around within the home, and going to 

the toilet improved to “no problem” from “moderate problem.” The scores for shifting the body’s center of gravity, walking short 

distances, and washing oneself improved from “moderate problem” to “mild problem.” The scores for sitting and standing 

improved to “no problem” and “mild problem” from “complete problem.” The scores for preparing meals and doing housework 

improved from “severe problems” to “mild problem” or “moderate problem.” The scores for walking long distances, moving 

around outside the home and other buildings, and using transport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Conclusion: Intervention with PNF-based physical therapy improved the activity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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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g its effectiveness. The case report suggested that a therapist can use PNF as a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who suffered restrictions in dail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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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파킨슨 질환(parkinson disease)은 산업국가에서 거

주하는 60세 이상 인구의 약 1%, 80세 이상 인구의 

약 4%에서 영향을 받는 만성 질환이며 진행성 병변이

다(De Lau & Breteler, 2006). 2030년까지 전세계 인구

의 900백만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Dorsey et al., 2007). 

파킨슨 질환은 운동과 비운동 바닥핵 순환에 영향

을 주는 진행성의 신경퇴행성 질환이다(Stern et al., 

2012). 흑색질(substantia nigra)에서 도파민성 뉴런의 

퇴행은 운동 완만증, 근육 경직, 휴식시 진전, 그리고 

자세 반사 손상과 같은 중요한 운동 특징을 보이는 

임상 소견이 나타나게 한다(Bohlhalter & Kaegi, 2011). 

일반적인 파킨슨 환자의 장애는 운동과 비운동 계통

에서 손상, 기능적 운동성과 일상생활동작 제한, 레크

리에이션, 여행, 운동 혹은 다른 신체 활동들의 제약과 

같은 여러 요소들에서 발생되며 누적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Alves et al., 2005; Jankovic & Kapadia, 2001; 

Shulman et al., 2008). 

파킨슨병의 치료법으로는 약물요법, 운동요법, 수

술요법 등이 있으며 이 중 도파민의 전구물질인 레보

도파를 비롯하여 도파민작용제, 도파민분해효소억제

제 등을 사용하는 약물요법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방

법이다(Seo et al., 2015). 파킨슨 환자를 위한 이러한 

의학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장

애는 더욱 진행하게 된다(Tomlinson et al., 2013).

많은 파킨슨 환자들은 남아있는 신체와 구조에서

의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

치료, 작업치료 혹은 언어치료와 같은 보건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며, 이러한 보건 서비스 중 파킨슨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물리치료

이다(Nijkrake et al., 2006). 물리치료 방법 중 운동치료

는 비약물치료의 개입방법 중 표적인 치료 방법으

로, 운동은 파킨슨 환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

당한 강도의 운동은 도파민의 수준을 증가시킨다

(Crizzle & Newhouse, 2006).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의 목적은 근력, 운동

성, 유연성, 지구력, 자세, 균형 보행 능력을 개선시키

는 것이다(Keus et al., 2004; Mutch et al., 1986). 또한 

물리치료의 역할은 기능적 능력을 최 화하고 전인

(whole person)을 위한 교육과 지원으로 움직임 재활을 

통한 이차적인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목표는 독립, 안전 그리고 안녕(well-being)을 최적화함

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Tomlinson et al., 2013). 

파킨슨 환자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리 및 

몸통 근력 강화, 가동범위 운동, 자세 교정, 이동 훈련, 

보행 훈련, 알렉산더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물리치료 

방법들이 이용되었다(Keus et al., 2007; Kwakkel et al., 

2007). 이러한 개별 훈련 방법들의 효과는 입증되었지

만 다양한 신체 문제가 발생되는 파킨슨 질환의 특성

상 포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은 철학, 기본 절차, 기법, 패턴을 이용

하여 다양한 환자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치료방법이다

(Adler et al., 2008). PNF는 신체의 움직임과 자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고유수용기를 자극하여 신경

과 근육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된다(Adler 

et al., 2008). 또한 PNF는 근력, 가동범위, 협응과 조절, 



자세, 이동, 보행, 일생생활동작 등 포괄적인 신체의 

구조와 기능,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Adler et al., 

2008; O’Sullivan & Schmitz, 2001). 따라서 PNF는 신체 

기능장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문제가 발생하는 파킨슨 환자의 기능을 개선시

키기에 적합한 치료방법일 것이다. 

본 사례보고의 목적은 파킨슨 환자를 상으로 

PNF 개념을 이용한 물리치료 중재를 통하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환자 병력 및 계통 검토

환자는 3년 전 파킨슨 진단을 받은 67세 여자 환자

이며 키는 159cm, 체중은 51kg으로 마른 체형이다. 

매우 활동적인 성향으로 친구들과의 모임, 동호회 모

임에 참여하였으나 파킨슨 진단 이후 참여가 어려움

을 호소하였다. 아들, 며느리, 손자 2명과 함께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별한 직업적 활동은 없다. 부

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가족

들은 환자 간병에 매우 적극적이다. 

진단 이후 환자는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

으나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다. 이후 집 주변의 공원에

서 지속적으로 산책을 하였으나 약 5개월 전부터 다리

에 힘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졌으며 

특히 걸음이 힘들어졌음을 보고하였다.

약 10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뒤가

쪽척추유합술을 받았고 이후 특별한 허리의 불편함은 

없었으며, 다른 추가적인 의학적 병력은 없다. 환자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것과 걸음이 

더 편해지기를 원한다. 또한 아파트에서 혼자서 공원 

산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검진

1) 활동 영역에서의 검진

활동 영역에서의 검진을 위해 국제 기능⋅장애⋅

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분류척도를 이용하였다

(Rauch et al., 2008). ICF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평가, 

중재, 재활, 추후 평가를 하기에 유용하며 장애보다 

기능적인 문제를 강조하여 활동영역에 초점을 둘 수 

있기에 임상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다(Üstün 

et al., 2003)

ICF 분류척도는 0점에서 4점으로 등급화된 척도를 

구분되어 있으며 점수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0:문제

없음(0-4%), 1:가벼운 정도의 문제(5-24%), 2:중간 정

도의 문제(25-49%), 3:심한 정도의 문제(50-95%), 4:극

심한 정도의 문제(96-100%)(Rauch et al., 2010).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꿀 때 중간정도

의 어려움이 있었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앉기와 서기

를 할 때 극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선 자세에

서 체중 이동을 할 때 중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단거리 걷기와 집안에서 이동하기는 중간정도의 어려

움, 집밖에서 이동하기와 장거리 걷기는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씻기와 용변 관리하기는 중간 정도

의 어려움이 있었고, 교통수단 이용하기와 식사 관리

하기, 집안 일하기는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2)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서의 검진

정신과 감각 기능, 통증 및 음성과 말하기 기능, 

호흡계 기능의 손상은 없었다. 오른쪽 발바닥굽힘근

의 뻣뻣함과 발등굽힘 각도는 0도로 제한이 있었고, 

오른쪽 엉덩관절 폄 각도도 0도로 제한되었다.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도수근력검사를 이용하였으며 오른쪽 

발등굽힘근과 발바닥굽힘근, 엉덩관절 굽힘근과 폄

근, 엉덩관절 벌림근의 근력은 3 등급이었고 몸통 굽힘

근과 폄근은 3 등급이었다. 앉은 자세분석에서 오른쪽

으로 볼록한 척주옆굽음증, 등허리부위 굽힘, 오른쪽 

어깨의 올림을 보였다. 선 자세분석에서는 오른쪽 엉

덩관절과 무릎관절 굽힘을 보였다. 

선 자세에서 자세 반응과 조절이 감소되었고 오른

쪽 다리의 협응이 감소되었다. 보행패턴 기능을 알아

보기 위해 관찰적 보행 분석을 하였으며 왼손에 지팡



이를 이용하였고 체중 부하기(loading response) 단계

에서 무릎의 원심성 수축이 되지 않았고 중간 입각기

에서 말기 입각기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엉덩관절 폄 

감소와 무릎관절 굽힘이 나타났다. 

3. 평가

환자 평가를 위해 RPS (rehabilitation problem- solving) 

양식을 이용하였다(Rauch et al., 2008; Steiner et al., 

2002)(Fig. 1). 이러한 양식은 임상추론에 기초한 진단

과정을 보여주고 환자의 기능상태에 한 전체적 개

요를 제공한다(Rauch et al., 2010). 

검진 결과 환자가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걷기 

문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다.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관련된 추가적인 활동 문제는 돌아눕기, 바로 누운 자세

에서 앉기, 일어서기, 선 자세 유지와 체중이동이다. 

성인의 돌아눕기는 여러 움직임이 통합되어 나타

나며 팔은 어깨높이 위로 뻗으면서 들어올리기, 머리

와 몸통은 어깨가 움직임을 유도, 다리는 한쪽 발 들어

올리기 전략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Richter et al., 1989). 

환자는 팔, 머리와 몸통, 다리의 움직임 전략 모두 적절

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팔은 어깨높이 위로 

각선 뻗기의 어려움, 머리는 턱 당기기와 굽힘의 

어려움, 다리는 굽힘과 모음이 어려웠다. 또한 전체적

인 협응이 되지 않아 돌아눕기가 더욱 어려웠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앉기는 움직임을 시작할 때 

몸통 굽힘 근육의 약화와 움직임 전략이 부족하여 앉

기가 어려웠다(Alexander et al., 1995). 바로 누운 자세

에서 일어서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정상 노인들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일어서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팔의 칭성 밀기, 머리와 

몸통의 부분적인 회전, 다리의 비 칭성 쪼그려 서기 

형태이다(Bae et al., 1996). 편마비 환자의 경우 팔은 

한손은 밀고 다른 한손은 들기, 머리와 몸통은 회전에 

의해 중단된 칭성, 다리는 비 칭성 쪼그려 서기 

혹은 지지면이 넓은 칭성 쪼그려 서기 형태를 이용

한다(Kwon et al., 2000). 또한 발목관절과 몸통 제한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어서기 전략을 이용한다(King & 

VanSant, 1995; Kwon, 2004). 신체 발달이 아직 부족한 

유아 혹은 신체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다른 일어

서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Marsala & VanSant, 1998).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몸통을 세우거나 돌아눕

기가 어려웠으며 이로 인하여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일

어서기가 어려웠다. 앉아서 일어서기도 어려움을 보

였으며 등허리부위 굽힘으로 앉은 자세, 굽힘 단계에

서 필요한 체중심 전방이동, 다리 폄 근육의 약화로 

이러한 동작이 어려웠다(Roebroeck et al., 1994). 

선 자세에서의 체중 이동과 동적 균형능력이 감소

되었다. 파킨슨 환자는 선 자세에서 흔들림이 발생할 

때 자세 반응을 수정 할 수 없고 비효율적인 뻣뻣한 

반응을 이용하며, 몸통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외측으

로의 자세 불안정성도 나타난다(Horak et al., 2005). 

단거리와 장거리 보행, 씻기와 용변 관리하기, 교통

수단 이용하기와 식사 관리하기, 집안 일하기 등 실내

에서의 이동과 실외에서의 이동능력에서 문제가 나타

났으며 이것은 독립적인 보행 능력이 떨어져 이동 능

력에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보행에서는 오른쪽 발목

의 발등굽힘 각도 제한과 발바닥굽힘근의 뻣뻣함, 넓

다리네갈래근의 조절 문제로 체중부하기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오른쪽 엉덩관절 폄 각도 제한과 오른쪽 발

바닥굽힘근의 약화로 말기입각기와 유각 전기에서 문

제가 나타났다. 

환자가 호소하는 가장 큰 불편함은 걷기와 일상생

활에서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돌아눕기, 

앉기, 일어서기, 선 자세 유지하기, 집안에서 이동하기

와 단거리 걷기, 씻기, 용변하기, 식사 관리하기, 집안 

일하기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활동들이다. 이러한 활

동에서의 문제는 관절의 가동성 제한, 비정상적인 자

세 정렬, 근력 약화, 비협응, 비정상적 보행패턴이 포함

된 손상요소들로 인하여 나타난다. 

4. 중재 

환자의 활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하루 30분, 주 3회, 

8주 동안 PNF 개념을 이용한 물리치료 중재를 적용하

였다(Table 1). 



Fig. 1. The rehabilitation problem-solving form (RPS-Form) applied to a patient with parkinson ‘s disease.

Activity goal PNF concept

Lying down 
 Basic procedures : manual contact, resistance
 Patterns: scapula anterior depression, pelvis anterior elevation, neck (arm, leg) pattern
 Techniques : rhythmic initiation, combination of isotonics

Sitting 
 Patterns: scapula anterior depression, radial thrust
 Techniques : rhythmic initiation

Supine to standing 

 Mat activities : supine → prone → prone on elbows → quadruped → kneeling → 
half-kneeling → standing

 Basic procedures : manual contact, verbal commands, timing
 Techniques : rhythmic initiation

Sit to standing
 Basic procedures : manual contact, approximation, timing
 Techniques : rhythmic initiation, combination of isotonics, replication

Maintaining a standing 
position 

 Basic procedures : manual contact, approximation
 Techniques : stabilizing reversals, rhythmic stabilization

Shifting the body’s centre 
of gravity

 Basic procedures : manual contact, visual stimulus, approximation
 Techniques : rhythmic initiation, replication, dynamic reversals

Walking

 Gait training : weight shifting, forward (backward, sideway) walking, walking outside
 Basic procedures : manual contact, verbal commands, visual stimulus, approximation, 

resistance
 Techniques : rhythmic initiation, combination of isotonics, replication

PNF :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Table 1. Intervention using PNF concept



오른쪽 발목의 발등굽힘 각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축-이완(contract-relax, CR) 기

법을 적용하였고, 오른쪽 엉덩관절 폄 각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CR 기법을 이용

하였다. 약한 다리의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리 

패턴과 등장성 수축의 혼합(combination of isotonics, 

CI) 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양쪽 다리와 몸통의 

폄근을 강화하기 위해 양측성 다리 폄 패턴과 CI 기

법을 적용하였다. 

자세 부정렬을 개선하기 위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오른쪽 엉덩관절의 폄, 벌림, 안쪽돌림, 왼쪽 엉덩관절

의 폄, 모음, 가쪽돌림을 이용한 양측성 다리 패턴 그리

고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올리기 패턴과 CI 

기법을 적용하였다. 몸통 폄근을 강화하기 위해 옆으

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뼈의 뒤쪽내림 패턴과 CI 기법

을 적용하였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훈련하기 

위해 어깨뼈의 앞쪽내림과 골반뼈의 앞쪽올림 패턴을 

이용하였다. 기법은 율동적 개시(rhythmic initiation, 

RI)를 이용하였으며 정확한 움직임을 가르치기 위해 

수동 움직임에서 능동 움직임으로 진행하였다. RI 기

법을 적용한 후 굽힘근을 강화하기 위해 CI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돌아눕기의 전체 움직임에 한 협

응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목의 굽힘, 왼쪽 가쪽굽힘, 

왼쪽 돌림 패턴, 팔과 다리 패턴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어깨뼈의 앞쪽내림과 팔의 노뼈쪽 밀기 패턴과 RI 

기법을 이용하여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앉기를 훈련하

였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일어서기는 바로 누운 자세, 

팔꿈치로 엎드린 자세, 네발기기 자세, 무릎서기, 반무

릎서기, 서기 자세의 순서로 운동재교육을 위해 RI 

기법을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작에 한 협응력과 타

이밍을 개선시키기 위해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

안 RI 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마지막 자세인 선 자세

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나가는 복제(replication) 기법과 

CI 기법을 이용하였다. 

선 자세에서의 균형을 개선시키기 위해 선 자세에

서 압축, 안정적 반전(stabilizing reversals, SR)과 율동

적 안정(rhythmic stabilization, RS)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선 자세에서 체중 이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RI, 

복제, 동적반전(dynamic reversals, DR) 기법을 적용하

였다. 

몸통의 유연성과 걸을 때 몸통의 조절을 개선시키

기 위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뼈와 골반뼈 패턴

을 이용한 칭성 상반 운동을 실시하였다. 보행 능력

을 개선시키기 위해 PNF 보행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

하였다(Adler et al., 2008). 보행 단계의 체중부하기, 

말기 입각기, 유각 전기를 개선하기 위해 한발 내민 

자세로 선 자세에서 앞쪽과 뒤쪽으로 체중이동을 적

용하였고 RI, CI, 복제 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앞으로 

걷기, 옆으로 걷기, 평행봉 없이 밖에서 걷기 훈련방법

을 이용하였다.

전체 중재에서 이용되는 저항, 압축, 맨손 접촉, 환

자와 치료사의 자세, 구두 명령, 시각 자극, 타이밍을 

포함한 기본절차와 원리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의 방법을 이용하였다(Adler et al., 2008). 

Ⅲ. 연구 결과

12주 동안 PNF를 이용한 중재를 통하여 부분의 

활동 영역에서 개선되었다. 사례보고의 결과는 ICF 

evaluation display를 이용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Rauch et al., 2008). 

눕기, 선 자세 유지하기, 집안에서 이동하기, 용변 

관리하기는 중간 정도의 문제에서 문제없음으로 개선

되었고 신체중심 이동하기, 단거리 걷기, 씻기는 중간 

정도의 문제에서 가벼운 정도의 문제로 개선되었다. 

앉기와 서기는 극심한 정도의 문제에서 문제없음과 

가벼운 정도의 문제로 각각 개선되었다. 식사 관리하

기, 집안 일하기는 심한 정도의 문제에서 가벼운 정도

의 문제와 중간 정도의 문제로 각각 개선되었다. 장거

리 걷기, 집과 그 외 건물 밖에서 이동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Ⅳ. 고 찰

환자가 목표로 하는 일상생활 동작과 걷기,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활동의 문제점은 8주 동안의 PNF 중재

를 통해 부분 개선되었다. 

돌아눕기,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앉기와 서기는 다양

한 전략들이 이용될 수 있다(Bae et al., 1996; 

Ford-Smith & VanSant, 1993; Richter et al., 1989; 

VanSant, 1988). 돌아눕기와 앉기는 바로 누운 자세에

서 회전하면서 신체 중심을 이동시키는 동작과 관련

되며 이러한 동작은 머리, 몸통, 팔과 다리의 협응된 

움직임이 필요하다(Ford-Smith & VanSant, 1993; 

Richter et al., 1989). 본 사례보고에서는 이러한 신체 

중심의 이동과 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통 굽힘근

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동작에 한 협응을 

위해 어깨뼈와 골반뼈, 목과 팔다리 패턴을 이용하였

고 협응을 개선시키기 위한 RI와 CI 기법을 활용하였

다(Adler et al., 2008). 바닥에서 독립적으로 일어서기

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안전하게 일어설 수 있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누

운 자세, 팔꿈치로 엎드린 자세, 네발기기 자세, 무릎서

기, 반무릎서기, 서기 순서로 훈련을 진행하였다(Adler 

et al., 2008). 이러한 방법은 신체의 발달이 미성숙한 

유아나 엉덩관절 손상 환자들에서 이용되는 전략이다

(Mangione & Palombaro, 2005; Marsala & VanSant, 1998).

앉아서 일어서기는 굽힘-모멘텀(momentum) 단계, 

모멘텀-전달 단계, 폄 단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chenkman et al., 1990). 앉아서 일어서기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몸통과 

엉덩관절의 굽힘 그리고 발 위에서 신체를 수직 방향

으로 올리기 위해 다리와 몸통을 펴는 동작이 필요하

다(Roebroeck et al., 1994). 앉아서 일어서는 동안 엉덩

관절과 무릎관절의 폄근이 동시에 작용하여 엉덩관절

과 무릎관절을 조절하므로 이러한 근육들의 작용은 

중요하다(Schenkman et al., 1990)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ICF categories
ICF qualifier ICF qualifier

0 1 2 3 4 0 1 2 3 4

d4100 Lying down 

d4103 Sitting 

d4104 Standing 

d4106 Shifting the body’s centre of gravity

d4154 Maintaining a standing position 

d4500 Walking short distances 

d4501 Walking long distances 

d4600 Moving around within the home

d4602 Moving around outside the home and other buildings

d470 Using transportation 

d510 Washing oneself

d530 Toileting 

d630 Preparing meals

d640 Doing housework 

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Table 2. Comparison of outcomes between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앉아서 일어서기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작 자

세에서 발의 위치는 엉덩관절 굽힘 속도를 감소시키

고 앉아서 일어서는 시간을 감소시키므로 다리 근육

의 힘이 약한 환자의 경우 발을 무릎위치보다 뒤에 

두고 일어서는 것이 도움이 된다(Khemlani et al., 1999). 

가자미근의 구축 혹은 근육 약화로 지지면에서 발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신체의 전방 움직임을 방해하게 

된다(Khemlani et al., 1999). 

환자의 발등굽힘 가동범위와 발바닥 굽힘근의 뻣

뻣함을 개선시키기 위해 바로 누운 자세에서 CR 기법

을 이용하였다. PNF 신장 방법은 발목관절의 발등굽

힘 가동범위를 증가시키고 발바닥굽힘 근육의 뻣뻣함

을 개선시킨다(Konrad et al., 2015; Mahieu et al., 2009). 

또한 양측성 다리 폄 패턴과 CI 기법을 적용하여 엉덩

관절과 무릎관절 폄 근육을 강화시키고 RI 기법을 적

용하여 앉아서 일어서는 동안 협응과 타이밍을 개선

시킨 것이 앉아서 일어서기 능력을 개선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단단한 표면에서 정적으로 서 있을 때 앞뒤 방향에

서의 흔들림은 발목전략에 의해 조절되며 앞쪽으로의 

흔들림은 장딴지근, 넙다리뒤근, 척추주위근의 순서

로 활성화되고 뒤쪽으로의 흔들림은 앞정강근, 넙다

리네갈래근, 배근육의 순서로 활성화되어 조절된다

(Horak & Nashner, 1986). 노인의 경우 이러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리 근육의 협력 수축을 통해 자유

도가 높은 많은 움직임을 줄이는 전략을 이용할 수도 

있다(Donath et al., 2016). 또한 파킨슨 환자는 정상인

보다 지지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가 감소되며 여러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Horak 

et al., 1992). 선 자세에서 내외측 방향에서의 균형 조절

은 주로 엉덩관절과 몸통에서 조절되며 한쪽 다리의 

모음근과 다른쪽 다리의 벌림근이 작용하게 된다(Day 

et al., 1993; Winter et al., 1996). 본 사례보고에서는 

체중이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스스로 

움직임을 시작하는 RI 기법, 체중이동을 학습시키기 

위해 복제 기법, 동적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해 DR과 

CI 기법을 이용하였다. 선 자세에서의 정적 안정성을 

개선시키기 SR, RS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선 자세 유

지하기와 신체중심 이동하기에서 개선이 되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여러 환자들을 상으로 보행 능

력을 개선하기 위해 PNF 개념을 이용한 중재방법이 

적용되었다.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옆으로 누운 자

세에서 골반뼈 패턴과 RI, 느린 반전 그리고 CI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PNF 중재를 통해 보행속도와 보행률

(cadence)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Kumar et al., 

2012; Wang, 1994). 또한 PNF 매트 활동과 보행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도 여러 보행기능에서 

개선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Ribeiro et al., 2013; 

Stephenson et al., 2004; Yiğiter et al., 2002). 보행에서 

골반뼈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시상면, 관상면, 가로면

에서 확인되며, 보폭(step length)을 증가시키고 신체의 

수직 이동을 감소시켜 최소의 에너지 소비로 부드럽

게 신체를 전진해 나가게 한다(Trueblood et al., 1989). 

본 사례보고에서는 보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관절가동

범위, 근력, 뻣뻣함, 자세를 포함한 손상요소에 한 

중재를 하였으며 골반뼈 패턴을 이용한 훈련과 PNF 

보행 훈련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단거리 걷기, 집안

에서 이동하기를 포함한 걷기와 관련된 활동에서 개

선되었다. 

씻기, 용변 관리하기, 식사 관리하기와 집안 일하기

도 개선이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선 자세 유지하

기, 앉아서 일어서기, 단거리 걷기가 포함된 활동들이

므로 개선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분

의 중재가 실내 치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장거리 걷

기, 집과 그 외 건물 밖에서 이동하기, 교통수단 이용하

기는 개선되지 않았다. 

본 사례보고는 한명의 파킨슨 환자를 상으로 진

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파킨슨 환자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환자

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파킨슨 환자에 한 

PNF 중재의 효과에 한 검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본 사례보고는 PNF 중재가 파킨슨 환자의 활동 개

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

행하였다. 파킨슨 환자에 한 활동 개선을 위한 PNF 

개념을 이용한 물리치료 중재는 활동에서 개선되었

다. 본 사례보고는 임상가들이 활동 제한이 있는 파킨

슨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중재 방법으로 PNF 를 활용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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