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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들기 시 허리벨트 착용에 따른 하지와
허리의 근활성도 및 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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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Back-belt on Electromyographic Activities and
Angle of Lower Back and Extremity during L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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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lectromyographic activities of the erector
spinae muscle of the back and the rectus femoris muscle of the thigh, and to measure the angles of the
spinal and knee flex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wearing a back belt.

Methods: Fifteen healthy 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Surface electromyography was used to mea-
sure the level of muscle activities at the two muscle groups. The Simi system, utilizing two-dimensional
analysis of movement, was used to examine the range of motion of the back and low extremity.

Results: Firstly, the angle of the spinal flexion was significantly less in the back-belt-wearing group
than in the control, and that of the knee flex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back-belt-wearing
group. Secondly,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electromyographic signals of the erector spinae
muscle of the back and the rectus femoris muscle of the thigh.

Conclusions: The use of back belts helps workers to correct their posture when lifting boxes. It can
therefore protect workers from acute back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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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에서 로봇

이나 자동화된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인력운반작업은 아직까지 작업자의 허리를 이용하여 행해

지고 있다. 인력운반작업(manual handling opera-

t i o n )은 운반물을 손이나 인체의 힘에 의해 들어 올리거

나 내려 놓거나 밀거나, 당겨서 옮겨 놓는 작업을 의미하

며, 정지자세에서의 운반물 운반과 지지 등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다(대한산업안전협회, 2005). 이와 같은 무

리한 중량 작업이나 반복 작업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요통

(low back pain: LBP) 및 기타 근골격계 질환을 빈번

하게 경험하고 있다(Gil, 1989). 들기 작업으로 인해 발



생한 요통은 예방의학 차원에서 직업병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주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Lee, 1990). 산업재해 중 요통 및 척추

관련 질환이 2 0 %를 넘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 0 0 2년부

터 무료 요통학교를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꾸준하고 지

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량물을 다루는

들기 작업으로 인한 요통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노동부, 2003). 

요통의 발병을 예방하고자 사용되는 보조도구 중 한 가

지가 허리벨트(back belt)이다. 요통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병원과 작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허리벨트에 대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허리벨트의 효과 유무

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어왔다( E a r l e - R i c h a r d s o n

et al, 2005). NIOSH(1994)에서는 보고된 과학적인 문

헌들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들이 요통방지 목적 및 개인

보호 장비로 허리벨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고 발표하였고, Ammendolia et al(2003)은 종설연구

를 통해 허리벨트가 요통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데 효

과가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M c G i l l ( 1 9 9 9 )은 허리벨트의 사용이 척추의 전단력

(shear force)의 감소, 복강내압( i n t r a - a b d o m i n a l

pressure: IAP)을 증가시킴으로써 척추의 압박력( c o m-

pressive force) 감소,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의 감소, 요추부위에 온기 제공, 척추에

제공된 압력을 통한 고유수용성 감각( p r o p r i o c e p t i o n )

강화, 근 피로도 감소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허리벨트의 운동형상학적1 ) 효과(kinematic effect)연

구에서 F i d l e r와 P l a s m a n s ( 1 9 8 3 )는 방사선 촬영을 이

용한 각도분석 결과 허리벨트를 착용했을 때 허리의 굽힘

과 폄 움직임이 제한되었다고 하였으며, Buchalter et

al(1988) 또한 허리벨트 착용 전, 후 몸통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방사선 분석 하였을 때 허리벨트 착용 시 몸통

의 모든 움직임에서 최대 관절가동 범위의 감소가 있었다

고 보고하였다. Willey(2001)도 작업자가 환자를 들어서

이동시키는 동안의 관절각도와 작업자의 질량중심( c e n-

ter of mass), 질량중심속도(center of mass veloci-

t y )등의 현상을 운동형상학적으로 분석하여 벨트를 착용

하지 않았을 때보다 벨트를 착용했을 때, 너비가 좁은 벨

트보다 넓은 허리벨트를 착용했을 때 척추의 굽힘 각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허리벨트는 운동역학적2 ) 효과(kinetic effect)로 허리

근육의 근활성도를 감소시켜 요추부를 안정화하고,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C a l m e l s과 Fayolle-Minon, 1996). Perkins와

B l o s w i c k ( 1 9 9 5 )는 허리벨트가 허리를 펼 때 요구되는

근육의 힘을 감소시켜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고 이것이 요

추에 가해지는 압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허리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논문에서 허리벨트는 복부 근육을 수축시키고 복부 내 압

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허리벨트보다는 복부 벨트로써의

기능을 하며, 척추에 압박력을 증가시켜 허리손상을 더욱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다(Mclntyre et al,

1996; Wassell et al, 2000). Van Poppel et

a l ( 2 0 0 0 )도 종설연구를 통해 허리벨트가 허리근육의 근

활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복강내압을 증가시

킨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Cholewicki et

a l ( 1 9 9 9 )은 허리벨트의 착용과 복강내압의 증가의 척추

안정에 미치는 효과연구에서 복강내압이 증가하였을 때는

1 2개의 몸통근육의 근활성도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허리

벨트를 착용하였을 때는 거의 모든 근육에서 근활성도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동안 허리 벨트의 착용 여부의 장단점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근활성도나 복강내압의 변화 등의 운동역

학적 현상만을 분석하거나 몸통의 움직임이나 엉덩관절,

무릎관절 등의 관절각도 변화와 같은 운동형상학적 현상

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허리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운동 형상학

적인 변화에 대한 운동역학적 변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물건

들어올리기를 수행할 때 허리벨트 착용유무에 따른 허리

와 하지의 운동 역학적 변화와 운동 형상학적 변화를 동

시에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운반 작업 수행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신체 건강한 성인 남

자 1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엉덩 관절(hip joint)과 무

릎 관절(knee joint)의 관절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자,

하지나 허리의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

d e r )이 있거나 신경학적 증후(neurological sign)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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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실험에서 제외하

였다. 

2. 실험기기 및 도구

1) 근전도 신호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척추세움근(erector spinae), 넙다리곧은근( r e c t u s

f e m o r i s )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

MP100 System(BIOPAC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을 사용하였다. 전극은 D E - 3 . 1

EMG (Delsys Inc., Boston, MA, USA) 표면전극

(surface electrode) 2개를 사용하였다. 신호의 표본 수

집률(sampling rate)은 1024 Hz로 설정하였으며

M P 1 0 0을 이용하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

였다. 아날로그 신호는 20~450 Hz band pass filter

로 처리하여 수집하였으며 60 Hz의 잡음( n o i s e )을 제거

하기 위하여 60 Hz band stop filter로 처리하였다. 근

전도의 신호저장과 신호처리를 위해서 A c q k n o w l e d g e

3.7.2 프로그램(BIOPAC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을 사용하였다.

2) 이차원 동작분석 시스템

비디오 동작분석을 위해 실험 전 과정을 촬영하였고, 이

촬영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카메라의 위치

는 대상자의 선 자리에서 좌측 측방 3 m에 고정하여 연구

대상자의 몸에 부착한 5개의 표식자( m a k e r )가 카메라에

포착되도록 하였다. 허리벨트(SIGMAX Inc., Tokyo,

Japan) 착용여부에 따른 허리와 무릎관절의 각도를 비교

하기 위해 이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인 S I M I°T w i n n e r

Pro(SIMI Reality Motion Systems GmbH,

Unterschleissheim, Germany)를사용하였다.

3) 들어올리기 도구

들어올리기 활동에 Valpar Component Work

S a m p l e (이하 VCWS 19)를 이용하였다(Fig. 1).

V C W S는 산재환자의 재활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서 표

준화된 작업표본(Valpar Component Work Sample:

V C W S )중 한가지 이다( C h r i s t o p h e r s o n과 H a y e s ,

1992). 가로 47.5 cm, 세로 27.5 cm, 높이 10 cm인

직사각형 상자 안에 쇠로 만든 육각형 콘테이너 3개, 원

형 콘테이너 4개를 넣어 무게 10 킬로그램으로 맞추었고

적재선반의 높이는 77.5 cm였다(Fig. 2). 

3. 실험방법

본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가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편안한 발의 위치와 물건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물건 들어올리기 수행에서는 1회당 2 0초의 속도를 유지

하기 위해 메트로놈을 이용하였으며, 5회의 예행연습을

통해 속도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허리벨트 착용 조건을

임의의 순서대로 정해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각각 3회 반복

측정 하였고, 들어 올린 물건은 실험자가 원위치 시켜주

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1회 측정

시 3분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김민희 등·물건 들기 시 허리벨트 착용에 따른 하지와 허리의 근활성도 및 각도 비교

Fig. 1. VCWS 19: Dynamic Physical Capacities. Fig. 2. Back belt and lifting box.



1) 물건 들어올리기 시 근활성도(%CMVC) 측정

허리 및 하지의 근전도 신호량( m V )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근전도 전극을 연구 대상자의 왼쪽 척추세움근과

넙다리곧은근에 부착한 후 근전도 신호를 RMS (root

mean square) 처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넙다리곧

은근의 전극부착 위치는 위앞엉덩뼈가시(anterior supe-

rior iliac spine; ASIS)와 무릎뼈바닥(base of patel-

l a )의 중간지점이었고, 척추세움근의 전극부착 위치는 엉

치뼈틈새(sacral hiatus)와 위뒤엉덩뼈가시( p o s t e r i o r

superior iliac spine; PSIS)를 잇는 선의 중간지점이었

다(Cram et al, 1998). 개인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정규화( n o r m a l-

i z a t i o n )하기 위해 척추세움근은 엎드려서 손을 머리 뒤

로 하고 요추 신전(lumbar extension) 하는 자세, 넙다

리곧은근은 엉덩관절을 9 0°로 유지하고 앉아 무릎을 4 5°

굽힌 자세에서 최대저항을 주어 일정최대자의수축( c o n-

stant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CMVC)

시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5초 동안의 측정값 중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의 평균 근전도 신호량을

사용하였다.

2) 물건 들어올리기 시 관절각도 측정

허리굽힘(lumbar flexion)과 무릎굽힘(knee flex-

ion)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5개의 표식자를 부착하였다.

그 위치는 세 번째 허리뼈 가로돌기( t r a n s v e r s e

p r o c e s s )의 연장선과 관상면(frontal plane)이 만나는

지점, 위앞엉덩뼈가시(ASIS), 넙다리뼈 큰돌기( g r e a t e r

trochanter of femur), 가쪽위관절융기( l a t e r a l

condyle of femur), 가쪽복사뼈(lateral malleolus)이

다(Fig. 3). 허리굽힘은 위앞엉덩뼈가시와 세 번째 허리

뼈 가로돌기의 연장선과 관상면이 만나는 지점의 수직면

에 대한 각도(angle to vertical)로 측정되었고, 무릎굽

힘은 넙다리뼈 큰돌기와 가쪽위관절융기와 가쪽복사뼈의

삼점각도(three point angle)로 측정되었다.

4. 분석방법

허리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척추세움근과 넙다리곧은근

의 근활성도의 변화와 물건 들어올리기 작업 중 벨트 전,

후 허리와 무릎관절 각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된 짝 비교(paired t-test) 분석을 하였다. SIMI

s y s t e m을 이용한 허리와 무릎관절의 관절각도 측정에 대

한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SIMI program 사용에 능숙한

연구자 1명이 무작위로 추출된 연구 대상자 5명을 대상으

로 허리벨트 착용 전, 후 관절 각도를 3번 반복측정 하여

급간내 상관계수(intratester correlation coefficients:

I C C s [ 3 , 1 ] )를 알아보았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을 검정하

기 위하여 α는 0 . 0 5로 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윈도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 4 . 5 3세, 표준편차 2 . 2 9였고, 평

균 몸무게는 72.00 kg, 표준편차 13.13, 그리고 평균

신장은 177.40 cm, 표준편차는 6 . 4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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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 

Mean±SD Min.~Max.

Age (year) 024.53±2.29 20.00~29.000

Weight (kg) 0072.00±13.13 60.00~110.00

Height (cm) 177.40±6.41 169.00~195.000

Fig. 3. The lifting posture and attachment of markers (1. the

meeting point of extension of the transverse process line

and frontal plane, 2. ASIS, 3. greater trochanter of

femur, 4. lateral condyle of femur, 5. lateral malleo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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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리와 무릎 관절각도에 대한 측정자내 신뢰도

비디오 분석 시 허리와 무릎관절의 관절각도 측정에 대

한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 1명이 무작위로 추출된

실험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허리벨트 착용 전, 후 관절

각도를 3번 반복측정 하였다. 허리벨트 미착용 시 허리

굽힘 각도에 대한 I C C s ( 3 , 1 )은 0.96, 무릎 굽힘 각도에

대한 I C C s ( 3 , 1 )은 0.99, 허리벨트 착용 시 허리 굽힘 각

도에 대한 I C C s ( 3 , 1 )은 0.99, 무릎 굽힘 각도에 대한

I C C s ( 3 , 1 )은 0 . 9 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P o r t n e y와

Watkins, 1993)(Table 2).

3. 허리벨트 유무에 따른 허리와 하지 근육의 근활

성도 변화

척추세움근은 허리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물건을 들 때

근활성도가 평균 46.78 %CMVC, 표준편차 2 1 . 8 0

% C M V C로 나왔고, 허리벨트 착용 후 평균 4 8 . 0 3

%CMVC, 표준편차 22.00 %CMVC로 나왔다. 허리벨

트 착용 전보다 허리벨트 착용 후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

는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넙다리곧은근은

허리벨트 착용 전 근활성도가 평균 12.16 %CMVC, 표

준편차 5.96, 허리벨트 착용 후의 근활성도가 평균

15.91 %CMVC, 표준편차 12.31 %CMVC로 증가하였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4. 허리벨트 유무에 따른 허리와 무릎 굽힘 각도 변화

물건 들기 작업 중 허리벨트 착용 시 허리의 최대 굽힘

각도는 허리벨트 미착용 시 최대 허리 굽힘 각도보다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무릎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

는 허리벨트 착용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 0 . 0 5 )

(Table 4).

고 찰

한국산업안전공단( 2 0 0 5 )에 따르면 2 0 0 3년 산업재해원

인조사에서 업무상 질병인 요부 근골격계질환자 중 비외

상성 수핵탈출 70.8%, 요추염좌 2 6 . 0 %로 2개 질병이

전체 질병의 9 6 . 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발행위로는 들기와 놓기 시 39.6%, 운반이나 이동 시

2 3 . 5 %로 근로자가 물건을 들어서 나르는 작업을 수행

할 때로 조사되었다. 작업현황에 관련한 유럽인구조사에

서는 근로자의 3 0 %가 요통으로 고통 받고 있고, 인력운

반작업과 연관된 요부 손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European Agency, 2000). 이처럼 요부관련 질환으

로 요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인력운반작업 중 허

리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복귀를 위해서는 허리 근육의 적절한 근력과 지구력의 유

지가 필수적이다. 

허리손상의 예방과 척추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의학적

처치로 허리벨트가 사용되어져 왔다. Carter와

B i r r e l l ( 2 0 0 0 )은 산업장에서 허리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지침 중 하나로 허리벨트를 권장하였는데 허리벨트가

척추사이에 가해지는 내부 압력을 감소시키며, 복강내압

을 증가시켜 척추가 받는 힘을 낮춰주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Van Poppel et al(1999)은 허리벨트 착용의 운동

형상학적 효과 연구에서 최소한 허리의 움직임 방향 중

한 방향 이상의 움직임에 제한을 준다고 보고했고, 주요

김민희 등·물건 들기 시 허리벨트 착용에 따른 하지와 허리의 근활성도 및 각도 비교

Table 2. Intratester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examination

of the joint angles 

Before wearing belt After wearing belt

Lumbar flexion 0.96* 0.99

Knee flexion 0.99* 0.98

*reliability

Table 3. Changes of the EMG level on wearing belt or not (Unit: %CMVC)

Posture Before wearing belt After wearing belt t-value p

Erector spinae 46.78±21.80 48.03±22.00 -0.54 0.60

Rectus femoris 12.16±5.960 15.92±12.31 -1.69 0.12

Table 4. Changes of the lumbar and knee flexion on wearing belt or not (Unit: °)

Posture Before wearing belt After wearing belt t-value p

Lumbar flexion angle 41.01±5.220 36.39±5.120 4.44 0.00*

Knee flexion angle 66.86±15.11 74.67±14.50 -3.85- 0.00*



제한 방향은 허리굽힘( f l e x i o n )과 폄(extension), 가쪽

굽힘(lateral bending)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허리벨트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에서는 벨트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벨트를 착용하기 전보다 훨씬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허리벨트가

제공하는 안전에 대한 잘못된 감각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손상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

고 하 였 다 (NIOSH, 1994; Op De Beeck와

Vertongen, 1995). Reddell et al(1992)은 비행장에

서 수하물 운반자들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허리벨트 착

용자와 미착용자를 구분하여 허리벨트의 효과를 평가하였

는데 허리벨트를 착용했던 작업자들에게서 허리벨트를 제

거했을 때 허리손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했

다. 그 이유로 Reddell et al(1992)은 허리벨트가 척추

를 지지해주는 복부와 허리의 깊은 근육(deep muscles)

들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척추 지지 근육들의 약화를 가

져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homas et al(1999)은 물

건을 들고 있는 동안 체간 근육의 근활성도에 허리벨트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허리벨트를 착용하였을 때

척수세움근의 최대 근활성도 값이 허리벨트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했다. Thomas et al(1999)

은 이 연구에서 허리벨트가 체간 근육의 근활성도의 변화

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았고 작업자들에게

보조기구로써 허리벨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는 허리벨트의 착용이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여

근로자들에게 허리벨트를 권장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 요추부와 하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운동역학적인 변

화와 운동형상학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동역학

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척추세움근과 넙다리곧은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물건 들기를 시행할 때 두 근육

에서 허리벨트 착용 전과 후의 근활성도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이것은 허리벨트의 착용이 체간

근육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허리벨트가 근육의 역할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았다. 허리벨트의 효과를 부

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허리벨트를 장기간 착용하였을 때

체간근육들의 근활성도가 떨어지고, 허리벨트 제거 후 체

간 근육의 약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2차 손상 때문이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 연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허리벨트를 착용한 후 체간

근육의 약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한 추적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허리벨트 착용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많은 허리벨트의 운동역학적인 효과 연구 결과에

서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안 허리벨트 착용 전·후의

허리 근육의 근활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되었다(Hemborg et al, 1985; Lander et al, 1992;

Nachemson et al, 1983; Woodhouse et al, 1995).

한편, Bauer et al(1999)은 허리벨트를 착용하고 쭈그

려 앉기 운동(squatting exercise)을 하는 동안 표면 근

전도로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허

리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쭈그려 앉기 운동을 실시할 때보

다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Bauer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L3-L5 근처의 척추세움근에 표면전극을 부착하였

는데 허리벨트 착용 시 표면전극에 가해진 압박이 근활성

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된다.

허리벨트 착용 전·후 운동형상학적인 변화는 허리와

무릎의 관절 각도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알아보았다.

벨트 착용 후 허리의 최대 굽힘 각도는 허리벨트 미착용

시 최대 허리 굽힘 각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5), 무릎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는 허리벨트 착용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본 실험결과와 유

사한 연구로 Giorcelli et al(2001)은 허리벨트 착용 시

척추의 운동형상학적 효과 연구에서 척추의 움직임과 엉

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힘, 그리고 각속도( a n g u l a r

v e l o c i t y )를 측정하였을 때 최대 척추 굽힘과 최대 굽힘

각속도, 최대 폄 각속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무릎과

엉덩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

고했다. 즉, 벨트를 착용한 대상자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편 상태로 하지를 많이 구부리고 속도를 늦추

며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히는 자세는 쭈그려 앉아 물건들기 자세로서 5번 요추

와 1번 천추에 가해지는 압박력을 감소시키고 물건을 최

대한 몸에 밀착시켜 요부 인대들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는

올바른 물건들기 작업 자세이다(Hsiang et al, 1997).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허리벨트 착용 전에 무릎보다

허리를 많이 숙여서 물건을 든 것에 반해, 허리벨트 착용

후, 연구자들의 올바른 자세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쭈그려 앉아 물건 들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허리벨트가 복압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복압이

척추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허리 굽힘은 제한되고, 허

리를 펴는 대신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더 굽힘으로 제

한된 허리 굽힘을 보상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

과로 보아 척추 손상으로 인해 허리 굽힘을 제한할 필요

가 있을 때나 올바른 물건 들기 작업 자세를 교육할 때,

허리벨트는 보조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험에 사용된 허리벨트가 탄력성

이 크지 않은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이 허

리벨트를 착용한 후 약간의 불편함과 동작의 부자연스러

움을 호소했는데 만약, 허리벨트가 부드럽고 탄력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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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벨트였다면 실험 대상자로 하여금 더욱 편안한 느낌

을 주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허리벨트의 종류에 따른 효과 비교 연구도 이루어져

야 하겠다.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물건들어올리기 시 허리벨트 착용 유

무에 따른 척추세움근과 넙다리곧은근의 근활성도와, 허

리와 무릎관절의 최대 관절각도 차이를 비교하여 요통환

자의 산업재활 시 허리벨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

하였다. 

방법: 건강한 성인 남자 1 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관절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자, 하지

나 허리의 근골격계 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증후가 있는

자,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병

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실험에서 제외하였

다. 척추세움근, 넙다리곧은근의 근활성도를 알아보기 위

해 표면근전도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허리와 무릎 각도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차원 동작분석기인 Simi syste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회당 2 0초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들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허리벨트 착

용 시 3회, 미착용 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허리벨트 착

용 유무에 따른 근 활성도 변화와 허리, 무릎관절의 최대

관절각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된 짝비교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척추세움근과 넙다리곧은근의 근 활성도 변화에

서는 허리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허리와 무릎관절 각도 변화에서는 허리벨트를 착용할

때, 허리벨트를 미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허리의 최대

굽힘 각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무릎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결론: 이러한 결과를 통해 허리벨트 착용은 허리근육의

근활성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요추부의 굽힘에 제한을

주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가 과도하게 굽어지는 것

을 방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리벨트의 적용시점을

손상 직후인 급성기로 하여 단기간에 걸쳐 허리 보호기구

로 사용한다면 허리벨트를 장기간 착용했을 때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허리벨트는

올바른 물건 들기 자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척추

질환의 급성기 때나 요양 후 직업으로의 복귀 전, 허리의

보호와 올바른 자세 유지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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