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15 -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http://kschs.or.kr

Vol. 5, No. 4, December 2017, pp. 1015-1020

DOI: http://doi.org/10.15205/kschs.2017.12.31.1015.

신발 유형과 행동 과제에 따른 보행 속도 분석
5)

김재원, 조연하, 이선엽, 이무렬, 김소정, 김진아*

한국국제 학교 물리치료학과

Analysis of Walking Speed According to Shoe type and Behavioral tasks

Jae-Won Kim, Yeon-Ha Jo, Sun-Yeop Lee, Mu-Ryeol Lee, So-Jeong Kim, Jin-A Kim*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Received August 30, 2017; Revised September 22, 2017; Accepted October 17, 2017)  

Abstract 

Purpose. Walking depends on the speed and type of shoe to be worn, and the degree of impact 

varies with the muscle used. In addition, the speed can be changed by moving objects and using 

objects when walking.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walking speed by applying various factors 

influencing walking.

Methods. A total of 60 patients who had not undergone musculoskeletal diseases during the last 1 

year were included. Shoe type was divided into slippers and shoe heels. Behavioral types were div-

ided into bagging, books, and cell phone use. The walking speed was measured by the general 

walking, the middle walking, and the fast walking. The time was measured using a 10M linear dis-

tance tes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for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shoes when 

walking. Walking speed was slow in shoe heel. In addi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

ference according to type of behavior task at walking. Walking speed was slow in task type using 

mobile phone during walking.

Conclusions. The walking speed were appeared difference in each type of shoe heel, using 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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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걷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착되어, 모든 동

작의 기본이 되고, 인체의 움직임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1). 보행은 여러 

관절과 협응을 이루어야 가능한 복합적인 동작이

며 호흡작용이나 심장박동 등 여러 신체활동의 

협응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2).

보행의 일반 형태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있는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눠지고, 입각기인 최초 접지

기(Initial Contact)부터 반 발 발가락 들림기

(Opposite toe-off)를 하중 반응기(Loading 

Response)이며, 반  발가락 들림기부터 반 발 최

초 접지기(Opposite Initial Contact)를 중간-말기 입

각기(Mid-Terminal Stance)구간, 반 발 최초 접지

기부터 발가락 들림기를 전 유각기(Pre- swing)라

고 한다3). 유각기는 가속기, 간 유각기, 감속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진다4).

보행은 속도 및 착용하는 신발형태에 따라 사

용되는 근육과 충격의 정도가 달라지며, 일반적으

로 신발은 보행 시 착지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5). 운동 보행 시 착

용하는 신발의 종류는 디자인과 기능에 따라 매

우 다양하고, 신발의 디자인과 기능에 따라서 개

개인의 보행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6). 

특히 신발의 굽 높이는 보행의 정상적인 운동

역학에 영향을 준다7). 굽이 높은 신발은 보행 중 

체중이 발 앞쪽으로 쏠리게 하며 발의 변형과 통

증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좁은 구두

를 착용하는 여성들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의 변형이 발생된다8). 구두 굽의 높이가 높을수

록, 굽이 지면에 닿는 넓이가 좁을수록 인체중심

점(center of body mass)이 이동하여 허리근육과 

하지 부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9). 또한 구두 굽의 높이에 따라 근육 부하의 

변화뿐 만 아니라 인체 중심점의 상하좌우 변화

가 증가하여 보행 자세가 불안정해진다10). 

특정 도구를 들고 보행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

에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수행 시 신체의 협응을 통하여 균형을 유

지하거나 신체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필요

하다11). 가방 및 무게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보행

을 할 경우 중력 중심선이 바뀌게 되며 인체의 분

절은 부정렬로 인하여 균형 유지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12).

최근 다양한 연령에서 보행 중에 휴 폰을 사

용한 경험이 있으며, 보행 중 문자메시지 보내기, 

인터넷 검색, 음악 감상 등 핸드폰 사용이 보편화 

되고 보행 중 휴 폰 사용으로 그 위험이 인식되

고 있다13).

본 연구는 신발 유형과 행동과제를 부여하고 

각 군에 보행 속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기간 및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최근 1년 동안 하지 근골

격계 질환이 없었던 20  학생 남자 30명, 여자 

30명 총 60명을 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평소 일상생

활에서 5cm 굽 이상의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 자

들로 선정하였다. 또한 하지길이를 측정하여 오른

쪽과 왼쪽 하지 길이가 1cm 이상 차이 나지 않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09월 4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가한 모든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실시하였다. 연구 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ategorie Mean(SD)

Age 21.20(1.11)

Height(cm) 167.52(5.14)

Weight(kg) 62.45(10.88)

Foot Size(cm) 249.75(10.03)

Left Leg Length(cm) 85.73(4.29)

Right Leg Length(cm) 85.87(4.20)

Table 1. General Characte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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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및 방법

2.2.1. 연구도구

조군(control group)은 신발을 신지 않고 과제

수행 없이 보행하였다. 신발 유형 1(shoe-type 1, 

ST1)은 굽이 없는 슬리퍼를 신고 보행을 하였으

며, 신발 유형 2(shoe-type 2, ST2)는 신발 굽 5cm

를 신고 보행하였다. 행동과제 1(behavioral task 1, 

BT1)은 6kg의 책을 가방에 넣어 등에 매고 보행

하였다. 행동과제 2(behavioral task 2, BT2)는 4kg

의 책을 한손에 들고 보행하였다. 행동과제 

3(behavioral task 3, BT3)은 양손에 핸드폰을 들고 

사용하면서 보행하도록 하였다.

2.2.2. 측정방법

2.2.2.1. 하지 길이 측정

위앞엉덩뼈가시(ASIS)에서 안쪽복사뼈(medial 

malleolus)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14). 

2.2.2.2. 보행속도 검사 

보행 속도는 속도(m/s)=거리(m)×시간(sec)으로 

계산하였다15). Tirosh O의 연구16)에서 일반

(1.38m/s), 중간(1.81m/s), 빠른(2.41m/s)보행 속도

에 입각한 속도의 범위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보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희17)의 선행 연

구와 같이 10m 직선거리를 최고 속도로 걷게 한 

후 시작과 끝 지점 각 2m를 제외한 중앙의 6m를 

지나는데 소요되는 시간(sec)을 스톱워치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10M 직선거리를 “준비”라는 예비령과 “시작”의 

본령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신체의 일부가 10M 지

점을 지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유형에 따른 근육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룹

간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신발유형에 따른 속도 변화

일반보행에서 신발유형2는 조군과 신발유형1

보다 속도가 1.17m/s로 느려짐을 보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간보행에서 신발유형

2는 조군과 신발유형1보다 속도가 1.51m/s로 느

려짐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빠른보행에서 신발유형2는 조군과 신발유형1보

다 속도가 2.09m/s로 느려짐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Figure 1). 

Mean(SD)
F pControl

(m/s)
ST1
(m/s)

ST2
(m/s)

Normal 
gait

1.33
(0.15)

1.38
(0.12)

1.17
(0.15)

11.403 0.000*

Middle 
gait

1.71
(0.19)

1.66
(0.13)

1.51
(0.17)

7.294 0.002*

Fast gait
2.44

(0.30) 
2.30

(0.19)
2.09

(0.26)
8.975 0.000*

ST1: shoe-type 1, ST2: shoe-type 2
*p<0.05

Table 2. Analysis of Walking Speed by Shoe Type

Figure 1. Group Comparison by Shoe Type

3.2. 행동과제유형별 보행 속도 변화

일반보행에서 행동과제3는 조군과 행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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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보다 속도가 1.10m/s로 가장 느렸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간보행에서 행동과제

3는 조군과 행동과제1,2보다 속도가 1.37m/s로 

가장 느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빠른보행에서 행동과제3는 조군과 행동과제1,2

보다 속도가 2.09m/s로 가장 느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Figure 2).

Mean(SD)

F pcontrol
(m/s)

BT1
(m/s)

BT2
(m/s)

BT3
(m/s)

Normal 
gait

1.33
(0.15)

1.28
(0.12)

1.27
(0.16)

1.10
(0.11)

10.004 0.000*

Middle 
gait

1.71
(0.19)

1.57
(0.15)

1.60
(0.16)

1.37
(0.16)

15.548 0.000*

Fast gait
2.44

(0.30)
2.07

(0.23)
2.04

(0.22)
2.09

(0.26)
10.500 0.000*

BT1: behavioral task 1, BT2: behavioral task 2
BT3: behavioral task 3
*p<0.05

Table 3. Analysis of Walking Speed by 
Behavioral Type

Figure 2. Group Comparison by Behavioral Type

4. 고찰

본 연구는 신발 유형과 행동과제가 주어짐에 

따라 보행의 속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지를 규명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보행에서의 하지는 머리, 체간, 팔과 상호 연관

성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체중 부하 구조를 가지

고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여 신체를 전방으로 

추진시켜 이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동을 제공한

다고 하였다18,28).

속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인체의 움직임이 커져 

걷기 패턴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며, 지면반발력 

또한 증가하게 됨으로써 인체는 부하를 받게 된

다고 보고하였다19).

20  건강한 여성들이 높은 굽 혹은 낮은 굽의 

일상적 신발 착용 습관에 따라 체감각계와 균형

에 영향을 미쳐 체감각계에서 민감도가 저하되고, 

균형능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20). 최근 남성 

또한 외모에 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키높이 구

두 및 깔창을 이용하여 자신의 키를 높이고자 하

는 남성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이 사용하

는 키높이 깔창으로 신체전반에 한 기능변화를 

분석한 결과 균형 능력 감각 관절가동범위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1). 본 연구에서도 신발

의 유형에 따라 보행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방을 메고 보행을 할 경우 가방의 무게와 휴

 방식, 가방의 위치, 가방 무게의 분산 정도가 

자세와 보행 패턴에 많은 영향을 준다22). 가방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부하의 위치가 비 칭일수록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한걸음 길이(stride length)

와 한발짝 길이(step length)가 짧아질 뿐만 아니

라, 무게를 든 쪽 발의 접촉 시간 시간이 증가한

다23). 또한 한발짝 너비(step width)가 넓어지고, 

보행 속도와 분속수의 감소를 통해 안정감 있는 

보행을 하려는 기전이 발생한다24). 

아동에게 무게 부하 시 현저하게 느린 보행이 

나타났다25). 본 연구에서도 무게 부하를 적용한 

결과 조군과의 속도의 차이를 보여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

휴 폰 사용이 자세조절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특히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균형을 잡는 과제에

서 자세조절 능력이 현저히 감소함을 보였다26). 

학생들을 상으로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사용할 

때 일반보행에 비해 보행속도와 보폭의 감소를 

보였다27). 본 연구에서도 보행 시 핸드폰 사용이 

무게 부하가 적용된 보행보다 일반보행, 중간보

행, 빠른보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 선행연구와 유사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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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상자의 연령 를 20

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연령 를 일반화하기 부

족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보행과 관

련하여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추후 신발의 디자인

과 기능을 고려한 보행 속도 분석과 성별에 따른 

보행 속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결론

본 연구는 신발 유형과 행동과제가 주어짐에 

따라 보행의 속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일반보행, 중간보행, 빠른보행에서 신발유형

2(굽)는 조군과 신발유형1(슬리퍼)보다 보

행 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2. 일반보행, 중간보행, 빠른보행에서 행동과제

2(핸드폰 사용)는 조군과 행동과제1(가방

매기), 행동과제2(책 들기)보다 보행 속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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