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tract |1)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foot pressure 

distribution using the sprinter and skater patterns of 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 

METHODS: Thirty healthy adults, comprising 11 men and 

19 women, participated in the study. All the participants 

performed patterns in sprinter pattern conditions 1–3 and 

skater pattern conditions 1–3, and were measured using a 

pedoscan to determine the applied foot pressure distribution.

RESULTS: The participants significantly differed in the 

big toe during the sprinter pattern. As a result of the post hoc 

test, opposite and opposite sprinte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same sprinters (same sprinter; 21.33 ± 5.92, 

opposite sprinter; 23.54 ± 5.41, and reopposite sprinter;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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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ateral side 

during the skater pattern. As a result of the post hoc test, 

reopposite and same skate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opposite skaters (same skater; 49.88 ± 5.75, opposite 

skater; 48.78 ± 5.64, and reopposite skater; 51.15 ± 5.37). 

CONCLUSION: The foot pressure was distributed toward 

the hallux and fifth toe according to the sprinter and skater 

patterns of 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

Key Words: 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 Foot pressure 

distribution, Healthy adults

Ⅰ. 서 론

협응은 부드럽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해 신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 전제조건이다. 어깨와 팔꿈치, 손목

의 분절이 서로 연결된 공동 작용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고 이를 사지 내 협응이라고 한다. 팔을 움직일 

때 반대 측 팔이나 또는 다리와의 신체 분절 간의 협응

을 사지 간 협응이라하며, 다른 사지 간에 일어나는 

공동 작용을 말한다[1].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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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응 움직임은 걷기, 조깅,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하

며 머리와 몸통 그리고 팔 다리가 시간적, 공간적 순서

에 맞게 협조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협응 움직임은 

율동적인 사지 간 협응 동작을 하는 동안 사지가 독립적

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절들이 서로 영향

을 주면서 동작이 수행된다[2]. 특히, 걷는 것은 하지와 

상지가 서로 다른 반대 국면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생체역학, 신경근육학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협응이라고 하였다[3].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사지 간 협응에 대한 연구는 

같은 위상(in-phase)과 반대위상(out-of-phase) 패턴으로 

불리는 두 개의 기본적인 움직임의 협응 형태를 규명하

였다[4]. 상지 움직임에 관하여 같은 위상 협응은 동측 

근육의 동시 수축(즉, 동시에 팔을 굽히거나 펴는 것)을 

가리키며, 반대위상 협응(180도 위상이 다른)은 비동측

근육군의 동시 활성을 가리킨다[5]. 최근 사지 간 협응 

운동을 양손 협응과 운동기능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 접근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지 간 협응의 일반

적인 결과는 사지가 동시에 움직이게 될 때 강한 시·공

간적 동조화가 일어나고, 협응 구조를 회복시켜 손상 

측 지절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6].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양측성 협응운동방법[7], 노

르딕 보행[8],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을 이용한 훈련 방법은 

사지 간 협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이다[9]. 그중 

각각의 상하지 패턴들을 결합하여 사지 간 협응을 증진

시키고 보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는데, 각각의 패

턴 조합을 스프린터(sprinter)와 스케이터(skater)로 명명

하였으며, 이것을 협응이동훈련(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 CLT)이라고 하였다[10]. 협응이동훈련이 효율

적인 협응 동작인 이유는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된 근육

의 구조상에서 일어나는 동작이며, 수많은 신경 기전의 

작용 및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1].

협응이동훈련의 스프린터 팔다리 움직임에서 지지쪽 

다리는 폄-벌림-안쪽돌림이며, 동측 팔은 굽힘-모음-바

깥 돌림으로 서로 반대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스케이터 

팔다리 움직임에서 지지쪽 다리는 폄-모음-바깥돌림이

며, 동측 팔은 굽힘-벌림-바깥 돌림으로 서로 반대위상을 

나타낸다. 움직임이 서툰 사람일수록 동일 위상 조건을 

보여주었고, 숙련된 사람일수록 반대 위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Kim 등[12]의 연구에서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협응이동훈련을 적용한 결과, 스프린터 패턴은 엄지발

가락 쪽으로 스케이터 패턴은 새끼발가락 쪽의 족부 

압력분포를 보였다. 나숙현[13]의 연구에서는 정상 성

인을 대상으로 단일 상지 협응패턴, 단일 하지 협응패

턴, 대칭성 상하지 협응패턴, 동측성 상하지 협응패턴, 

저항이 있는 대칭성 협응패턴의 6가지 조건으로 족부 

압력분포를 비교하였는데, 스프린터 패턴은 엄지 발가

락 쪽으로 발의 압력이 이동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보행 중에 가해지는 압력의 분포는 각각의 보행 

단계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부하 반응기에서 중간 입

각기로 가는 과정은 발의 앞부분이 엎침이 되면서 엄지

발가락에 많은 힘이 들어가고, 초기 접촉기와 부하 반

응기로 가는 과정은 발의 외측면에 많은 압력이 분포하

게 된다[14]. Dietz는 스프린트를 통해 발의 엄지발가락 

부위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중간 입각기를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협응성 패턴이라고 하였으며, 스케이트는 

발의 외측 부위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초기 접촉기와 

부하 반응기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

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협응이동훈련의 스프린터와 

스케이터 패턴을 통해 족부압력 분포의 변화를 알아보

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대상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C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치료

사와 S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30대의 신체 건강한 성인 남녀, 다리의 

신경학적 및 근골격학적 질환이 없는 사람,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에서 협응이

동훈련 동작을 학습했던 자들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

다. 협응이동훈련 코스를 이수한 사람은 패턴의 동작과 

족저압의 느낌을 알기 때문이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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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윤리, 절차 및 내용, 위험 요인을 설명하였고, 

실험에 참여하기 전 실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대상자는 연구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서명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협응이동훈련의 6가지 패턴에 따른 족저

압력 분포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군 반복측정 연구

(cross-sectional experimental study with within-subject 

design)이다. 치료사는 대상자들에게 6가지 동작의 조건

을 보여주고 정확하게 따라 하도록 교육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왼팔과 오른 다리를 올리는 스프린터 패턴이었

다. 두 번째 조건은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올리는 동측성 

스프린터 패턴이었다. 세 번째 조건은 탄력밴드를 이용

하여 왼팔과 오른 다리를 올린 스프린터 패턴이었다. 

네 번째 조건은 왼팔과 오른 다리를 올리는 스케이터 

패턴이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올리

는 동측성 스케이터 패턴이었다. 여섯 번째 조건은 탄력

밴드를 이용하여 왼팔과 오른다리를 올린 스케이터 패

턴이었다. 대상자들이 6가지 동작의 패턴을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작위 방법 

중 하나인 대형 방법(method of counterbalancing)을 이용

하였다. 총 30명의 대상자는 조건의 순서를 다르게 하

여 pedoscan에서 족부압력을 측정하였다.

1) 왼팔과 오른다리를 올린 스프린터 패턴 

왼발은 pedoscan 위에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관

절 굽힘 9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바깥 돌림, 무릎

관절 90도 굽힘, 발목관절 발등 굽힘과 왼쪽 팔 굽힘 

9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바깥 돌림, 팔꿉관절 90도 

A B C

D E F

Fig. 1. 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 (A) Sprinter pattern, (B) Ipsilateral sprinter pattern, 

(C) Using the theraband of the sprinter pattern, (D) Skater pattern, (E) Ipsilateral skater pattern, 

(F) Using the theraband of the skate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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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뒤침을 하는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자세에서 족부 

압력을 측정하였다(Fig. 1A).

2) 오른쪽 팔, 다리를 올린 스프린터 패턴

왼발은 pedoscan 위에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 

굽힘 9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바깥 돌림, 팔꿉관

절 90도 굽힘, 뒤침 하며 오른쪽 엉덩관절 굽힘 9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바깥돌림, 무릎관절 90도 굽

힘, 발목관절 발등 굽힘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자세

에서 족부 압력을 측정하였다(Fig. 1B). 

3)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왼팔과 오른다리를 올린 

스프린터 패턴

왼발은 pedoscan 위에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

관절 굽힘 9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바깥 돌림, 

무릎관절 90도 굽힘, 발목관절 발등 굽힘과 왼쪽 팔 

굽힘 9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바깥 돌림, 팔꿉관

절 90도 굽힘, 뒤침 하는 동시에 왼팔과 오른손으로 

탄력밴드를 잡고 유지하고 있는 자세에서 족부 압력을 

측정하였다(Fig. 1C).

4) 왼팔과 오른다리를 올린 스케이터 패턴

왼발은 pedoscan 위에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

관절 굽힘 9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안쪽 돌림, 

무릎관절 160도 굽힘, 발목관절 발등 굽힘과 왼쪽 어깨

관절 굽힘 180도, 벌림 180도, 바깥 돌림, 뒤침, 오른쪽 

어깨관절 폄 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안쪽 돌림, 

엎침 된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족부 압력을 

측정하였다(Fig. 1D).

5) 오른쪽 팔, 다리를 올린 스케이터 패턴

왼발은 pedoscan 위에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

관절 굽힘 90도, 벌림 20도, 안쪽 돌림, 무릎관절 160도 

굽힘, 발목관절 발등 굽힘과 오른쪽 어깨관절 굽힘 180

도, 벌림 180도, 바깥 돌림, 뒤침, 왼쪽 어깨관절 폄 

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안쪽 돌림, 엎침 된 상태

에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족부 압력을 측정하였다

(Fig. 1E).

6)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왼팔과 오른다리를 올린 

스케이터 패턴

왼발은 pedoscan 위에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

관절 굽힘 90도, 벌림 20도, 안쪽 돌림, 무릎관절 160도 

굽힘, 발목관절 발등 굽힘과 왼쪽 어깨관절 굽힘 180도, 

벌림 180도, 바깥 돌림, 뒤침, 오른쪽 어깨관절 폄 0도, 

모음은 정중선에 가깝게, 안쪽 돌림, 엎침 된 동시에 

왼팔과 오른손으로 탄력밴드를 잡고 유지하고 있는 자

세에서 족부 압력을 측정하였다(Fig. 1F).

3. 측정도구

서있는 동안 대상자의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분포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족부 압력 장비(Pedoscan, 

Diers international GmbH, Germany)를 사용하였다. 

pedoscan은 폭 48 cm, 길이 50 cm의 매트이며, 이 매트는 

4,096개의 압력센서로 구성되어 족부에 가해지는 압력

이 기록된다. 족부 압력은 대상자들이 매트 위에 올라

서서 6개의 조건을 시행하는 동안 각 발의 전-후, 좌-우 

체중 분포(%)에 대한 최대 압력과 평균을 구하여 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소프트웨어(DICAM, 

Diers, Germany)를 이용하여 발의 각 부분에 가해진 압

력을 각각의 색으로 보여주는 압력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조건당 3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도

록 하여 시작 부분과 끝부분 각 5초를 제외한 구간을 

분석에 이용하였다[15]. 

4.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MAC 용 SPSS 22.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항목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해 Shapiro-Wilks 검정을 하였다. 각 패턴의 3조건에 대

한 비교를 검정하기 위해 일요인 반복 측정 분산분석

(one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이용하였고, 

조건 간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본

페로니수정법(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였다. 모

든 통계학적 유의수준 α =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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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0명이었으며, 남성

이 11명, 여성이 19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7.33 ± 2.68세

이었으며, 평균 키는 166.11 ± 7.12 cm, 평균 몸무게는 

61.18 ± 12.22 kg이었고, 오른손 우세가 28명, 왼팔 우세

는 2명이었다(Table 1). 

2. 스프린터 패턴 시 족부압력 비교

스프린터 패턴의 세 조건에서 족부압력을 분산분석

으로 비교한 결과, 엄지발가락의 족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조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엄지발가락 족압의 사후 검정 결과 opposite sp와 

reopposite sp가 same sp보다 각각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 < .05) (Table 2).

Same SP Opposite SP Reopposite SP F p

Posterior of the foot a50.04 ± 7.91 48.31 ± 7.08 47.91 ± 8.22 2.451 .095

Outside heel 21.84 ± 4.43 21.44 ± 4.61 21.52 ± 3.82 .132 .887

Lateral side 50.46 ± 6.26 49.57 ± 5.33 49.46 ± 4.24 .370 .693

Little toe 28.62 ± 4.54 28.13 ± 3.61 27.93 ± 3.97 .501 .609

Medial side 49.53 ± 6.25 50.42 ± 5.33 50.53 ± 4.24 .368 .694

Inside heel 28.20 ± 8.31 26.87 ± 7.91 26.38 ± 7.74 1.105 .338

Anterior of the foot 49.95 ± 7.91 51.68 ± 7.08 52.08 ± 8.22 2.446 .096

Big toe 21.33 ± 5.92b 23.54 ± 5.41c 24.14 ± 6.46c 4.371 .017*

a; Mean ± standard deviation, b,c;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ame SP x Opposite SP x Reopposite SP)(p < .05), SP : Sprinter, 

*p < .05

Table 2. Change in foot pressure during sprinter pattern 

Same SK Opposite SK Reopposite SK F p

Posterior of the foot a46.82 ± 8.03 48.38 ± 8.21 48.10 ± 8.33 1.106 .338

Outside heel 21.98 ± 5.31 21.08 ± 4.52 21.45 ± 4.13 .564 .572

Lateral side 49.88 ± 5.75 48.78 ± 5.64b 51.15 ± 5.37c 3.210 .048*

Little toe 28.90 ± 4.42 29.86 ± 4.44 28.82 ± 4.30 1.535 .224

Medial side 49.11 ± 5.72 51.21 ± 5.64 51.04 ± 4.97 1.960 .150

Inside heel 24.84 ± 7.94 27.30 ± 8.01 26.64 ± 8.04 2.027 .141

Anterior of the foot 53.16 ± 8.03 51.61 ± 8.21 51.89 ± 8.33 1.105 .338

Big toe 24.26 ± 6.03 23.91 ± 7.26 24.39 ± 6.67 .134 .875

a; Mean ± standard deviation, b,c;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ame SK x Opposite SK x Reopposite SK)(p < 0.05), SK: Skater, 

*p < 0.05

Table 3. Change in foot pressure during skater pattern

N Age(years) Height(cm) Weight(kg) Dominant of the right hand Dominant of the left hand

30 27.33 ± 2.68 166.11 ± 7.12 61.18 ± 12.22 28 2

Table1. General characterisitcs of the subjects (n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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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케이터 패턴 시 족부압력 비교

스케이터 패턴의 세 조건에서 족부압압력을 분산분

석으로 비교한 결과, 발의 바깥쪽 족압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조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발의 바깥면 족압의 사후 검정 결과 reopposite sk가 

same sk와 opposite sk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5) (Table 3).

Ⅳ. 고 찰

다양한 일상생활 활동에서 발의 전체적인 압력과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 분포를 통해 신체의 균형과 

보행의 질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족부압력을 

활용하여 신체의 위치 및 체중 이동을 파악하여 임상적 

근거로 활용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

으로 협응이동훈련의 스프린터와 스케이터 패턴 시 족

부에 가해지는 압력분포를 비교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협응이동훈련을 실시한 후, 

스프린터 패턴에서 엄지발가락 쪽에 압력이 향상되었

고, 스케이터 패턴에서 새끼발가락 쪽에 압력이 향상되

는 결과가 나타났다. Putti[16]은 성인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운동 형태에 따라 보행 시 족부압력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발을 전족, 중족, 후족으로 구분하

여 족부압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행 시 전족, 후족, 

중족의 순으로 족부압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행 시 발의 압력 분포는 전족부의 2,3 발허리 뼈에서 

압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행 중 체중 지지 시 2,3 

발허리 뼈로 체중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족부압력을 비교한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다른 연구[17]에서

는 족부압력이 보행 주기에 특이적으로 변화하고, 체중

을 지지하는 시기에서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중간 

입각기(mid-stance) 시에는 엄지발가락 쪽과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에 압력이 많아지고, 발바닥 닿기(loading- 

response) 시에는 새끼발가락 쪽과 발뒤꿈치에 압력이 

많아진다. 또한 발의 압력 중심(center of pressure)의 이

동은 입각기 초기 발뒤꿈치의 후외측에서 시작하여 점점 

내측으로 이동하여 입각기가 끝날 때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며, 보행 시 체중의 적절한 이동과 

분산은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는 동안 발바닥에서 볼수 있는 

정상적인 족부압력 분포는 매우 중요하다. 정상 성인에

서 발끝 밀기(push off) 기간은 중앙전족부와 엄지발가

락이 내측전족부에 비해 가장 큰 압력을 받는다. 보행

의 전체 입각기 기간의 체중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발뒤

꿈치에서부터 발바닥 외측면을 따라 엄지발가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인다. Moon 등[18]의 연구는 정상 

성인 14명을 대상으로 부드러운 신발과 일반 신발을 

신으면서 족부압력의 이동 경로를 살펴본 결과 발뒤꿈

치, 외측전족부,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이는 스프린터 패턴의 동작이 보행의 초기-중

간 입각기(ealry-mid stance)와 동일하며 이때 족부압력 

분포는 외측면에서부터 엄지발가락으로 이동하는 경

로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보행 시 단하지 기간은 한발로 선 자세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때 반대쪽 다리가 유각기 단계로 변

화할 때 지지하는 쪽 발의 체중 분포는 발바닥의 외측면

을 따라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인다. 

Moon 등[19]의 연구는 정상 아동 68명을 대상으로 정적

인 동작과 걷기 중에 체중 이동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적인 동작은 발바닥의 외측면과 새끼발가락 쪽

으로 체중이 이동하였고, 걷기 중에는 제 2,3 발허리 

뼈 쪽으로 체중이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스케이터 

패턴 동작이 한발서기와 비슷하며 이때 족부압력 분포

는 반대쪽 다리가 유각 단계의 있기 때문에 발의 외측면

을 따라 새끼발가락으로 실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족부압력의 변화는 요통과도 관련이 있다[20]. 125명

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립 시 족부압력 지수와 

통증 유무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족부압력 지수가 높

을수록 통증 유무, 통증 지수도 높아진다는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족부압력의 변화는 균형 능력에

도 영향을 미친다[21]. 정상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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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각기와 입각기 동안의 족부압력 지수와 균형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족부압력의 앞쪽, 뒤쪽, 

안쪽, 가쪽 분포에 따라 신체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

에 균형과 보행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프린터와 스케이터 패턴에 

따라 정상 성인의 족부압력 변화가 엄지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다양한 

대상자들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지 못할 경우 적절한 패턴을 선택하여 중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

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 각 패턴이 개별 대상

자의 체중이동 경로에 따라 족부압력 분포를 정밀하게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대상자의 우세

발을 고려하지 않았고 지지 발을 왼쪽 발으로 임의대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대상자의 남녀 차이에 따른 동질

성을 확보하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각 

패턴에 따라 정밀한 체중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족부압

력 분포을 알아볼 수 있는 샘플 크기(effect size)가 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협응이동훈련의 

스프린터와 스케이터 패턴에 따른 족부 압력 분포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스프린터 패턴은 엄

지발가락 쪽으로 압력분포를 나타내었고, 스케이터 패

턴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협응이동훈련의 스프린터와 스케이터 패턴

을 통해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의 체중이동과 족

부압력에 관한 임상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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