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보행은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의 패턴이다

[1-2]. 보행은 균형의 상실과 회복을 수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동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며, 원활한 보행능

력은 내·외부적인 자극에 대응하는 개인의 자세안정성

과 이동능력을 결정짓는다[3-4]. 자세 안장성은 보행과 

같은 이동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일어설 때와 

이동할 때 및 적용 위치에 따라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체중의 감량 등과 같은 내적 요인 변화들은 자세 안정

성과 족저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보행 능력과 관계되어 자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가방이 있으며, 휴대 방식 

및 적용 위치와 무게에 따라 자세와 보행은 영향을 받으

며 발의 변화된 조절 기전이 발생하게 된다[7-8]. 많은 

학생들이 책과 소지품을 휴대하기 위해 한쪽으로 메는 

가방을 주로 이용한다[9]. 이러한 가방의 적용 방식은 운

동 역학적 관점에서 무게 중심을 이동하게 만들어 신체

를 비정상적인 자세로 정렬하게 만들고, 근육뼈대계통에 

영향을 미쳐 신경의 손상과 함께 근육의 약화와 같은 변

화를 초래한다[10-11]. 특히, 어깨에 휴대하는 가방의 무

게가 무겁거나 위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목에 위치

한 신경을 압박하여 목과 어깨통증, 팔 주위 근육 약화 

및 근육 경련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허리 통증과 같은 

근육뼈대계통 질환을 발생시킨다[12-14]. 즉 신체에 과

도한 무게 및 잘못된 무게의 적용은 신체 중심에 영향을 

주어 보행과 동적 균형능력, 자세 정렬의 변화를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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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17]. 그러므로 적절한 무게 적용과 착용 방법은 의

학 전문가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18], 이상적인 

가방의 적용 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방의 적용 여부나 적용 위치에 따른 선행 연구들을 

보면 Shin 등[19]은 12세에서 14세 어린이 273명을 대

상으로 가방 사용과 근육뼈대계통의 통증과 관계를 확

인한 연구에서 잘못된 가방의 사용 습관은 보행 자세의 

변화를 유발하고 척추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다고 하

였고, Chansirinukor 등[20]은 1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방 무게와 적용 시간은 목과 어깨 자세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가방

의 적용 방법과 무게 변화로 인한 신체적 문제점을 확

인하고 휴대 방법에 대한 보행 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어

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가방의 적용 위치와 무게에 따른 족저압과 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의 가방의 적용 위치 

및 부하의 변화에 따른 족저압과 보행의 변화를 비교하

여 가방 적용과 관련된 족저압과 보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방 착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남 지역에 위치한 C 대학교의 

건강한 20대의 성인 남성 20명과 여성 20명으로 총 40
명을 모집하였고, 모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

구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

으로는 김찬규와 이병훈[2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

정하였다. 1) 6개월 이내에 발과 발바닥에 통증이 없는 

자. 2) 발과 발바닥에 좌상 또는 염좌가 없는 자. 3) 족
저압과 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바닥에 티눈 또

는 피부과적 질환이 없는 자. 4) 보행에 영향을 주는 어

지러움증과 안뜰계통 질환이 없는 자로 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설

정하였다[21]. 모든 대상자는 보행 측정 전에 측정 방법 

및 보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들고 인지하였다. 
보행은 양 발에 실내화를 착용하고 골반 넓이로 보행측

정장비 발판 위에 편안하게 서서 정면을 응시한 상태로 

보통의 속도인 3㎞/ｈ로 1분간 직선보행을 하였다. 모

든 대상자들은 가방의 비휴대 상태, 3kg 가방 오른쪽어

깨에 휴대한 상태, 6kg 가방 오른쪽 어깨에 휴대 휴대한 

상태, 3kg 백팩을 등에 휴대한 상태, 6kg 백팩을 등에 

휴대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보행을 하였다. 가방의 부하

는 신체에 부작용이 유발되지 않는 권장범위 안에서 사

용하였고[22-23], 20대 성인들이 가방 안에 소지한 물품

의 무게를 고려하여 3kg과 6kg으로 설정하였다.
대상자들 1명당 5개의 조건에 따라 3번씩 총 15번을 

실시하였고, 대상자들의 피로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각의 보행 후에는 약 5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었다.
 

측정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오른쪽으로 휴대 시 가방 무게에 따른 보

행과 족저압의 변화와 등에 휴대한 백팩 무게에 따른 

보행과 보행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보행 분석 시스템인 

Zebris FDM(Zebris Medical GmbH. Germany)을 이용

하였다. 보행 분석 시스템은 압력 측정 센서와 트레드밀

을 통합한 장비로 150X50㎝ 발판에 5,370개의 압력/힘 

측정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보행능력의 감퇴와 치료

에 따른 기능회복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에 사용되며 

일반적인 보행분석기의 기능과 함께 발의 압력 변화 및 

중심 압력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또한, 트레드밀에 연결되어 시간과 거리에 

대한 제약없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 장비를 이

용하여 보행과 관련된 한걸음시간(stride time), 한걸음

길이(stride length), 한발짝률(cadence)과 오른쪽 및 왼

쪽의 족저압을 측정하였고, 족저압의 경우 종합 점수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SPSS(ver. 20.1, 
IBM co., USA)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오른

쪽 어깨 무게에 따른 족저압 및 보행변수의 변화를 비

교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

였고, 등의 백팩 무게에 따른 족저압 및 보행변수의 변

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 20명과 여성 20명으로 총 

40명이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68±3.18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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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신장은 169.49±5.01cm, 평균 체중은 63.57±7.49kg이
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오른쪽으로 가방 휴대 시 보행과 족저압의 변화

오른쪽으로 휴대 시 가방무게에 따른 족저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0.05), 한걸음시간과 한걸음길이, 한발짝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족저압 사후 분석한 결과 6kg 가방휴대

가 비휴대 및 3kg 가방휴대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Table 2).
 

백팩 무게에 따른 보행과 족저압의 변화

백팩 무게에 따른 족저압 및 한걸음시간, 한걸음길이, 
한발짝율의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고찰

본 연구는 건강한 20대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비휴

대와 오른쪽에 3kg와 6kg의 가방을 휴대, 등에 3kg와 

6kg 가방을 휴대를 하여 족저압과 보행의 변화를 확인

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오른쪽과 

왼쪽의 족저압의 변화는 비휴대와 오른쪽에 3kg 가방 

휴대에 비해 오른쪽에 6kg 가방 휴대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어 6kg이상의 부하를 적용하였을 때 족저압의 변

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압력중심은 표면에 대한 모든 수직 지면 반반력의 가

중 평균을 나타내는 점으로써 발뒤꿈치에서 앞부분으로 

지나갈 때 형성되는 압력중심의 평가가 족저압이다

[24-25]. 신체의 가방 위치 및 부하의 적용은 체중의 이

동을 유발하여 발바닥에 압력을 증가하게 되는데[26], 
가방의 적용위치와 부하에 따라 신체는 특정방향으로 

기울림이 발생하여 족저압은 변하게 된다. 또한, 가방의 

 Age(yr) Height(cm) Weight(kg)

subjects 24.68 ±3. 18a 169.49 ± 5.01 63.57 ± 7.49
a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

Non-carry bag(a) 3kg carry bag(b) 6kg carry bag(c) p post-hoc

RPP 46.01 ±11.43a 50.00 ±12.43 56.18 ±12.51 0.38* a,b<c

LPP 53.98 ±11.43 49.90 ±12.48 43.81 ±12.51 0.39* a,b<c

ST 1.01 ±0.04 1.01 ±0.05 1.02 ±0.05 0.85 

SL 141.35 ±7.75 142.38 ±7.02 142.68 ±7.39 0.82

CAD 108.95 ±6.02 108.14 ±5.57 117.89 ±6.11 0.84

aMean±SD,   *p<0.05
RPP=right plantar pressure, LPP=left plantar pressure, ST=stride time, SL=stride   length, CAD=cadence

Table 2. Comparison of plantar pressure and gait according to weight of bag when carrying on the right shoulder (N＝40)

3kg carry backpack 6kg carry backpack t p

RPP 47.40 ±9.52a 47.98 ±6.71 －0.22 0.82

LPP 52.60 ±9.52 52.01 ±6.71 0.22 0.82

ST 1.01 ±0.045 1.02 ±0.043 －0.28 0.77

SL 142.35 ±7.02 143.00 ±6.65 －0.30 0.76

CAD 108.10 ±5.42 107.65 ±5.27 0.26 0.79
aMean±SD, 
RPP＝right plantar pressure, LPP＝left plantar pressure, ST＝stride time, SL＝stride length, CAD＝cadence

Table 3. Comparison of plantar pressure and gait according to weight of backpack when carrying (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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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방식과 다양한 부하의 적용은 근육뼈대계통에 영

향을 주어 신체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근육뼈대계통의 

역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통증 및 동적 균형 자세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16-17]. 또한, 한쪽으로 가방을 맨 

경우 몸통은 앞으로 굽힘이 증가하고 몸통 옆굽음이 발

생한다[27]. 본 연구에서 오른쪽으로 3kg과 6kg의 가방

을 적용 하였을 때, 신체는 가방의 부하를 이겨내기 위

해 반대측으로 어깨의 기울림이 발생하게 되고 무게중

심은 오른쪽 골반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

대칭적인 부하의 적용에 대한 신체의 보상작용이 작용

함으로써, 오른쪽의 족저압은 증가 되고 왼쪽의 족저압

은 감소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Kasović 등[18]은 어린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책가

방 없는 보행과 평균 책가방 4.2kg의 무게를 적용한 보

행 시 족저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Balkó 등[28]은 건강한 소녀 12명을 대상으로 하중 없

는 보행과 체중의 10%, 20% 해당하는 하중을 든 배낭

을 적용한 보행을 비교한 결과, 하중이 있는 배낭을 메

고 걷는 보행은 중간 발허리뼈에 영향을 주어 족저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다. 또한, Sokhi 등[29]은 하중

이 있는 장시간 동안 적용할 때 발바닥의 평균 압력이 

증가하며, 오른쪽으로 하중이 있는 가방 착용 보행에서 

오른쪽의 족저압은 증가되고 왼쪽의 족저압은 감소되었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신체에 적용되는 부하가 체중의 10% 및 15% 내외에

서는 보행의 변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체중의 

20%의 부하가 적용되면 보행속도, 분속수, 양발지지기 

등의 보행 변수가 변화 및 몸통의 앞쪽 기울임이 나타

난다[30]. 본 연구에서 보행 변수인 한걸음시간(stride 
time)과 한걸음길이(stride length), 한발짝률(cadence)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던 것은 본 연구에서 적용했던 가방

의 부하가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몸무게의 5% 및 10%
에 해당하기에 보행 변수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Singh과 Koh[32]는 9세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여러 하중 사이에서 한걸음길이의 차이가 없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부 선행논문

에서 가방의 하중에 따라 보행 변수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지만[32-33], 이들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대

상인 성인과 체력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

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등에 백팩을 적용하여 3kg과 6kg의 비교에서 족저압

과 보행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변화량을 보면 

3kg 및 6kg의 변화는 가방의 비휴대 상태와 비슷한 값

을 보였다. 이는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부하는 몸통을 

반대쪽으로 기울림을 유발한지만[16]. 건강한 성인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세 적응 기전이 작용하여 자세 안정성이 유지되며, 몸
무게의 10% 이하의 부하를 적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평상

시 가방 휴대에 대한 신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무게와 적용 방식을 통한 보행의 변화를 확인하

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나타

난 족저압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향후 본 연구

에서 확인 하지 못한 다양한 무게와 적용 방법에 따른 

보행 변화를 확인하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결론

본 연구는 20대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 방법

과 무게에 따른 족저압과 보행의비교를 확인한 결과, 가
방 무게가 6kg 이상 오른쪽으로 적용하였을 때 오른쪽

과 왼쪽의 족저압의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20대 학생들이 체중의 10% 내외의 무게인 

가방을 한쪽 어깨로 메는 것보다 백팩을 이용하여 등에 

휴대하는 방법이 올바른 가방의 착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하여 20대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가방 착용의 

방법을 제시하고, 한쪽 어깨로의 가방 착용을 지양함으

로 인해 근육뼈대계통의 질환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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