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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determined the recruitment pattern of lumbar elector spinalis, gluteus maxims, inner and outer hamstring 
muscle during trunk flexion and extension.

Methods: Thirty healthy subjects(male; 15, female; 15) without low back pain and other problems in lower extrem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recruitment pattern, the onset times of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the 
muscles were recorded during trunk flexion and return(extension) to standing position. 

Results: The medial and lateral hamstring muscle was activated first, next elector spinalis, the last, gluteus maximus 
in trunk flexion. In trunk extension to standing position, the order of recruitment was similar to trunk flexion although 
the frequency is different. There were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in flexion and extension movement. 

Conclusion: The recruitment order of lumbar extensor and hip extensors in trunk flexion and extension will provide 
database in evaluation and intervention of lower back pain and lumbo‐pelvic rhythm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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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릎을 펴고 똑바로 선 자세에서 앞으로 숙이기와 들기 동작은 

떨어진 물건을 집는 기능적 활동으로 고관절, 척추관절 등의 운

동과 이에 관여하는 근육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바로 선자세에서 체간을 굴곡하는 동안 근육의 활동은, 굴

곡이 증가함으로서 척추기립근은 모멘트 팔의 길이가 길어지고 

원심성 수축 활동이 증가한다. 그러나 완전 굴곡에 가까워 질 

때 갑자기 그 작용이 감소된다. 이 현상을 Floyd와 Silver1는 

굴곡‐이완 반응(flexion‐relaxation response, FRR)이라고 하였

으며 정상인의 92∼100%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현상은 

수동적 요소인 인  등이 척추기립근의 신전 모멘트를 신하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추와 고관절의 운동패턴은 체간 굴

곡동안 요추에서 먼저 일어나고, 체간 신전에서는 고관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Esolar 등3은 선자세에서 

손가락 발가락 닿기에서 요추와 고관절에서의 운동범위를 측정

하여 비교하였고 또한 요통의 병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운동패턴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McClure 등4은 체간 굴

곡에서 신전하는 동안 정상인과 요통의 병력이 있는 사람을 비

교하여, 요통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신전의 초기에 요추에서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군 모

두 신전 초기에 고관절의 운동이 많이 관여한다고 하였다. 

Norton 등5은 앞으로 숙이는 동작에서 고관절의 운동이 일어

나기 전에 요추 굴곡범위의 50% 이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근활동 패턴은 관절의 유연성6 운동강도7 등에도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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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요추나 천장관절 등 요추 골반 리듬과 관련이 있는 부

위에 병변이 있는 경우, 특히 요통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하

여 운동패턴이나 근활동 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

다.8‐10 

최근에는 근전도를 이용하여 근활동 뿐만 아니라 근육의 개

시시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odges와 Richadson11

은 요통이 있는 경우 체간 근육의 동원 순서에 변화를 연구하

였다. Leinonen 등12은 요통환자에서 동적 활동인 체간 굴곡‐신
전 동안 요부 신근과 고관절 신근의 동원 패턴이 정상인과 차

이가 있는지 여자만을 상으로 연구 보고하였다. 근육의 동원 

순서에 한 연구는 주로 요통 환자의 체간 안정화와 관련된 

근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적운동에서의 근육의 동원패턴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연구로는 요통환자에서 고관절 신전시의 요부와 고

관절 근육의 동원시간을 비교 한 연구와13 코르셋 착용에 따른 

고관절 신전 시에 근육의 개시시간에 한 연구 등이 있다.14 

운동패턴과 근육작용에 한 연구가 요통과의 관련성으로 진행

되고 있어나 국내에서는 아직 요부와 고관절 사이의 리듬에 

한 운동학적 분석이나 근육작용에 한 근전도적 분석이 부족

한 실정이다. 요통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한 치료중재로 

운동패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적인 운동패

턴과 근육작용에 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간 굴곡과 신전 동안 요부와 고관절

의 관여하는 근육의 동원 순서를 확인함으로써 요통 등 요추 

골반 리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손상이나 질환의 평가 치료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건강한 20  성인 남녀 30명(남 15명, 여 15명)을 

연구 상으로 하며, 상지와 하지에 선천적인 기형이나 신경, 

근골격근의 결함이 없고, 최근 6개월 동안 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체간 전방굴곡의 전체 가동범위에 이상

이 없는 자로 하였으며 실험을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해 모든 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

2. 측정도구

체간 전방굴곡과 신전시 선택된 근육의 근전도 신호의 기록 및 

신호처리를 위하여 표면 근전도 MP150WSW (BIOPAC System 

Inc. CA, USA)을 사용하였다. 표면근전도의 전극은 Ag/AgCl 

Meditrace electrode (KendallⓇ, Canada)를 사용하였다. 수집

된 표면근전도 아날로그 신호는 MP150 system으로 보내져 디

지털 신호로 바뀐 다음,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ledge 

3.7.3 소프트웨어(BIOPAC System Inc. CA, USA)를 이용하

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표본추출율은 1,02Hz 이며, 잡음을 제

거하기 위해 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 20∼450Hz 그리

고 역저지필터(band stop filter) 60Hz를 이용하였다. 

3. 실험방법

1) 전극배치

각 근육에서 최  근수축이 가장 뚜렷이 보이는 근복을 찾은 

다음, 근 섬유 방향을 따라 활성전극(activate electrode)과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을 수평으로 부착하고,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 이들 전극의 외측이나 내측에 각 근육마다 부착하

며, 각 전극 중심 사이의 거리는 2cm 이내로 부착하였다.15 척

추기립근의 경우 활성전극은 장골능과 수평한 3번째 요추 극돌

기로부터 외측으로 2cm 떨어져 있는 근복에 부착하고, 둔근

은 천추의 아래 외측각(inferior lateral angle)으로부터 전자

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지점인 근복에 부착한다. 퇴이두근 중 

내측에 위치한 내측 슬괵근은 좌골결절로부터 15cm 아래쪽 근

복에 부착하였다. 피부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포로 각질

을 제거하고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 전극에 소량의 근전도용 젤

을 바르고 부착하며, 종이테이프로 전극을 고정하였다. 

2) 각 근육의 동원패턴

동원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개시시간의 측정은 근전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후 2초간을 기초선 기간으로 정하고, 2초 동

안에 수집한 근전도 신호를 전파정류(full‐wave rectify) 과정을 

거친 후, 기초선 기간 중 Lee16의 방법에 따라 500ms의 기초선

을 설정하고 그것의 평균에 2SD를 초과하는 값을 역치로 설정

하였으며 40ms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개시시간으로 측정하였

다. 역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Acqknowledge 3.7.3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개시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자에게 전극을 부착한 상

태에서 실험자의 구호에 따라 선 자세에서 체간을 전방으로 굴

곡하도록 하고, 그 다음 원래 자세로 되돌아 오도록 지시하였

다. 각각 모두 5번 수행하고, 측정 간에 피로를 방지하기 위하

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속도는 빠른 것과 느린 속도

를 연습하게 한 후 그 중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체간을 굴곡

하게 하였다. 5번 반복한 자료 값 중 최 , 최소값을 뺀 나머지 

3개의 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근 수축 개시시간의 표값을 산

출하였다. 



59

이현옥, 구봉오

체간 굴곡과 신전 시에 요부 신근과 고관절 신근의 동원패턴

Gender
Age(yrs)

(Mean±SD)
Height(cm)
(Mean±SD)

Weight(kg)
(Mean±SD)

  Male 24.13±2.29 169.06±5.87 61.4±10.07

  Female 22.13±1.30 165.07±6.95 55.93±8.88

  Total 23.13±2.08 167.07±6.59 58.67±9.6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Recruitment 
order

Erector 
Spinalis

Gluteus 
Maximus

Lateral 
Hamstring

Medial 
Hamstring

X2

1 1(3.3) 5(16.7) 17(56.7) 13(43.3)

36.814*

2 5(16.7) 8(26.6) 5(16.7) 7(23.3)

3 16(53.3) 6(20.0) 2(6.70) 6(20.0)

4 8(26.6) 11(36.7) 6(20.0) 4(13.3)

Total 30(100) 30(100) 30(100) 30(100)

Number(%) * P<0.05

Table 2. Muscle recruitment pattern in trunk flexion

Recruitment 
order

Erector Spinalis Gluteus Maximus Lateral Hamstring Medial Hamstring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1 1(6.7) 0(0.0) 2(13.3) 3(20.0) 9(60.0) 8(53.3) 5(33.3) 8(53.3)

2 1(6.7) 4(26.7) 5(33.3) 3(20.0) 4(26.7) 1(6.7) 3(20.0) 4(26.7)

3 7(46.7) 9(60.0) 4(26.7) 2(13.3) 1(6.7) 1(6.7) 3(20.0) 3(20.0)

4 6(40.0) 2(13.3) 4(26.7) 7(46.7) 1(6.7) 5(33.3) 4(26.7) 0(0.0)

Total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Number(%)

Table 3. Muscle recruitment pattern in trunk flexion (male and female)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20  상자 30명(남 15명, 여 15명)을 

상으로 4개 근육의 개시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

은 동원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원순서를 빈도로 나타내고 

이를 x2검정으로 분석하고 유의수준 α=0.05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남, 여 각각 15명으로 총 30명이며 

연령은 평균 23.13세, 키는 평균 167.07cm, 몸무게는 평균 

58.67kg이였다(Table 1). 

2. 체간 굴곡 시에 근육의 동원패턴

체간 굴곡에서 근육의 동원 순서는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순서를 조사한 결과 척추기립근은 3순위 동원이 

53.3%로 가장 높고, 둔근은 4순위가 36.7%로 가장 높고, 

외측 슬괵근과 내측 슬괵근은 1순위로 각각 56.7%, 43.3%로 

빈도가 가장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2). 

즉 내,외측 슬괵근이 가장 먼저 동원되고 그 다음이 척추기립

근, 마지막으로 둔근이 동원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척추기립근은 3순위로 동원되는 빈도가 46.7%

로 가장 높고, 둔근은 2순위로 33.3%, 외측 슬괵근은 첫번째 

동원되는 율이 60.0%, 내측 슬괵근은 첫번째 동원되는 율이 

33.3%로 가장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20.210, p<0.05) 

(Table 3).

여자의 경우 척추기립근은 3순위로 60.0%, 둔근은 4순

위로 46.7%로 빈도가 가장 높고, 외측 슬괵근과 내측 슬괵근

은 첫번째 동원되는 율이 동일하게 53.3%로 가장 높았으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X2=30.461, P<0.05)(Table 3).

남자와 여자의 경우 척추기립근과 둔근의 동원순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자는 척추기립근 둔근 순으로 동원

되는데 비하여 남자의 경우는 둔근이 척추기립근보다 먼저 

수축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체간 신전 시에 근육의 동원패턴 

체간 신전에서 근육의 동원 순서는 굴곡에서와 마찬가지로 다

양한 패턴을 보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순으로 조사한 결과 척

추기립근은 3순위 동원이 43.3%로 같이 가장 높고, 둔근은 

4순위로 36.7%로 가장 높고, 외측 슬괵근과 내측 슬괵근은 1

순위로 각각 43.3%, 46.7%로 빈도가 가장 높았고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4)(p<0.05). 즉 내,외측 슬괵근이 가장 먼저 

동원되고 그 다음이 척추기립근, 마지막으로 둔근이 동원되

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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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order

Erector Spinalis Gluteus Maximus Lateral Hamstring Medial Hamstring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1 0(0.0) 2(13.3) 1(6.7) 2(13.3 8(53.3) 5(33.3) 6(40.0) 8(53.3)

2 0(0.0) 3(20.0) 5(33.3) 2(13.3) 6(40.0) 6(40.0) 4(26.7) 3(20.0)

3 6(40.0) 7(46.7) 4(26.7) 5(33.3) 1(6.7) 2(13.3) 5(33.3) 2(13.3)

4 9(60.0) 3(20.0) 5(33.3) 6(40.0) 0(0.0) 2(13.3) 0(0.0) 2(13.3)

Total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Number(%)

Table 5. Muscle recruitment pattern in trunk extension(male and female)

Recruitment 
order

Erector 
Spinalis

Gluteus 
Maximus

Lateral 
Hamstring

Medial 
Hamstring

X2

1 2(6.7) 3(10.0) 13(43.3) 14(46.7)

40.815*

2 3(10.0) 7(23.3) 12(40,0) 7(23.3)

3 13(43.3) 9(30,0) 3(10.0) 7(23.3)

4 12(40.0) 11(36.7) 2(6.7) 2(6.7)

Total 30(100) 30(100) 30(100) 30(100)

Number(%) * P<0.05

Table 4. Muscle recruitment pattern in trunk extension

남자의 경우 근육의 동원 순서는 척추기립근이 가장 늦게 

동원되는 비율이 60.0%로 빈도가 가장 높았고, 둔근은 2순

위와 4순위의 빈도가 각각 33.3%, 외측 슬괵근은 첫번째 동원

되는 율이 53.3%, 내측 슬괵근은 첫번째 동원되는 율이 

40.0%로 가장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37.252, 

p<0.05)(Table 5).

여자의 경우 동원 순서는 척추기립근은 3순위로 46.7%로 

빈도가 가장 높고, 둔근은 4순위로 40.0%, 외측 슬괵근은 두 

번째 동원되는 율이 40.0%였고, 내측 슬괵근은 첫번째 동원되

는 율이 53.3%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 

=16.203)(Table 5).

남자와 여자의 경우 굴곡에서와 마찬가지로 척추기립근과 

둔근의 동원순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는 척추기립근 

둔근 순으로 동원되는데 비하여 남자의 경우는 둔근이 척

추기립근보다 먼저 수축하는 경향을 보였다. 

IV. 고찰

선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기능적 동작일 뿐만 

아니라 몸의 유연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슬괵근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비복근, 척추기립근 등의 유연성을 동시에 검사하는 방

법이다. 이 동작에서 요추와 골반 사이의 운동관계를 요추‐골반 

리듬이라고 한다. 요추‐골반의 운동은 궁극적으로 요추관절과 

천장관절 고관절의 운동을 필요로 한다. 

요통환자의 부분은 체간의 시상면상 운동에서 통증을 발

생한다. 따라서 임상에서 체간의 굴곡‐신전 동안에 발생되는 요

추‐골반의 리듬의 변화는 요통 환자 평가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통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근활동 패턴에 차

이가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9‐10 그러나 근육동원의 동원패턴

을 측정한 근전도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요추와 고관절 근육에서의 동원순서를 관찰해 요추골반

패턴의 운동에 관여하는 고관절 신근과 요추 배근의 동원순서

를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근육의 개시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시각적으로 근전도를 보고 근육의 개시시간을 확인하는 방법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육의 개시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시각적 방법을 이용한 몇몇 연구에서는 근전도 활동이 정적 상

태를 깨고 제일 먼저 상승이 감지된 시간을 개시시간으로 결정

하였다.17,18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기준값을 설정

하고 기준값에 편차를 더한 값을 근수축 개시 역치로 설정 역

치를 초과 일정횟수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지점을 개시시간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15,19‐21 이들의 연구에서 기초선은 50, 

100, 500ms의 평균값을, 평균값의 1, 2, 3SD를 초과하는 값

을 역치로 설정하였다. Hodge와 Bui22는 컴퓨터에 기초한 알

고리듬 계산 방식으로 근전도의 개시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정확하다고 개시시간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을 비교하여 입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15의 방법에 따라 500ms의 기초선을 

설정하고 그것의 평균에 2SD을 초과하는 값을 역치로 설정하

였으며 40ms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개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선자세에서 체간을 굴곡할 때 각 근육의 개

시시간은 Table 2에서 처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들의 빈도를 

조사해 보면 내외측 슬괵근이 제일먼저 수축을 개시하는 비율

이 가장 높고 다음이 척추기립근, 둔근 순이었다. 체간 굴곡

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체중심을 기저면 내에 유지하

기 위하여 먼저 엉덩이를 뒤로 이동한다. 즉 엉덩이를 이동하면

서 동시에 고관절의 굴곡이 일어나야 한다.23 따라서 고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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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이 척추기립근보다 먼저 수축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둔근과 슬괵근의 수축 순서는 굴곡의 처음 순간에는 체간에 

가해지는 중력모멘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축만 필요

하다. 이때 슬괵근이 작용한 것은 가벼운 동작에서는 둔근 보

다 슬괵근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24

Nelson 등25은 체간 굴곡에서 요추와 골반운동 패턴은 동시

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ihvonen8은 요추‐골
반 리듬에서 척추기립근과 슬괵근이 같이 작용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행 연구들 간의 차이나 본 연

구에서의 차이가 전극의 부착부위의 차이인지 아니면 운동속도

의 차이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체간 굴곡의 남녀간의 차이에서는 척추기립근과 둔근의 

동원순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의 경우는 둔근이 

척추기립근보다 먼저 수축하고, 여자는 척추기립근 둔근 순

으로 동원되었다. Leinonen 등12 은 여자만을 상으로 측정한 

결과 둔근이 척추기립근보다 늦게 수축한다고 하여 본 연구

의 여자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퇴이두근과 척추기

립근이 동시에 수축한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Leinonen 등12은 L1‐2사이에 전극을 부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L3 극돌기 옆에 부착하였다. 위의 결과 차이가 전극의 부착부

위차이인지 아니면 개인의 체형이나 개인의 굴곡 패턴의 차이

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Thomas26는 체간 굴곡의 초기 운동패

턴 분석에서 남자는 요추에서 여자는 고관절에서 많은 양의 운

동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이를 근육의 강도(stiffness)의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 모두 슬괵근이 가장 

먼저 수축하여 고관절의 운동이 먼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척추기립근과 둔근의 개시시간에는 순서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 연구의 결과로 남녀간의 운동패턴 차이를 입증할 수는 없었

다. 근육의 동원 순서로 운동순서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

로 운동량의 많고 적음과 근육의 동원 순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체간 신전에서 근육의 동원 순서는 굴곡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Table 4). 외측 슬괵근과 내측 슬괵근이 

가장 먼저 수축하고 척추기립근은 3순위 4순위 동원이 가장 높

고, 둔근은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신전의 초기에 퇴이두근이 가장 먼저 수축하고 다음이 둔

근 척추기립근 순이라는 Leinonen 등12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9.5kg의 상자를 들고 신전하는 동안, 신전운동 초기

에 골반에서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요추 신전이 일

어난다는 Nelson 등25의 결과와 비교할 때 슬괵근이 먼저 작용

하여 고관절의 신전을 일으키고 그 다음 척추기립근에 의한 척

추의 신전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결과는 

Sakamoto 등27의 엎드린 자세에서 고관절 신전할 때의 근육동

원 순서와 같았다. 만약에 하중이 가해진 상태, 즉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는 처음부터 큰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육들의 

동원순서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won 과 Koh13는 선자세에서 고관절 신전에서 내측 슬괵

근 척추기립근 둔근 순으로 근 수축이 발생한다고 하여 신전

의 패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근 동원 순서를 보였다. 위

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방성에서의 고관절 신전과 폐쇄성에

서의 고관절 신전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 척추기립근과 둔근의 동원순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자는 슬괵근 척추기립근 둔근 순으

로 동원되는데 비하여 남자의 경우는 슬괵근 둔근 척추기립

근의 동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슬괵근이 다른 근육보다 먼저 

수축하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와12,13 일치하지만 둔근과 척추

기립근의 동원 순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슬괵근이 여성에서는 더 우세한 것으로 사료된다. 남녀간

의 차이는 체격조건의 차이 즉 골반의 형태 혹은 각 근육의 유

연성 차이 또는 습관적 운동 패턴의 차이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가 않다. 근육의 활동패턴은 잘 조절된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28,29 따라서 요통환자 등의 치료에 근육의 동원패턴을 평

가하여 치료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생활이나 산업장에서 몸을 숙이거나 물

건을 들어 올리는 등의 동작에서 근육의 동원순서를 정상적으

로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운동패턴을 유도 요부 손상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고, 요통 등 요추 골반 리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손상이나 질환의 경우에 평가나 치료에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녀간에는 척추기립근과 둔근 사이에서 동원순서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활용 시 이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

며, 이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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