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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에 따른 어깨관절 가동 범위, 상⋅하체 동적 균형 및 목뼈 위치 

감각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상지나 하지의 부상 이력이 없는 대학 재학 중이면서 대한유도협회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남성 15명으로, 

경력에 따라 8년 이하 그룹(7명)과 9년 이상 그룹(8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어깨관절 가동 범위(ROM)를 

능동운동 범위(AROM) 측정법을 사용하였으며, 동적 균형은 Y-Balance 테스트를 활용하여 앞쪽, 뒤 가쪽, 

뒤 안쪽의 세 방향에서 측정하였고, 목뼈 위치 감각은 Tracker™ Laser Professional Kit을 이용하여 목뼈 위치 

오류를 정량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ann-Whitney U 검정과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에 따른 어깨관절 가동 범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체 동적 균형의 전방 

도달 거리에서는 경력이 높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5). 목뼈 위치 감각 오류에서는 

일부 방향에서 경력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어깨관절 가동 범위와 상⋅하체 동적 균형 및 

목뼈 위치 감각 간에는 여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어깨와 목의 가동성과 균형 감각이 유도 

경기 수행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도선수들의 관절 가동성 및 균형감각 

유지가 경기력 향상 및 부상 예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기초 자료로서 향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선수 관리와 부상방지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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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도는 상대와 맞잡은 상태에서 득점을 위한 공격

과 실점을 줄이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지속적으로 수

행하는 투기 운동(권문석, 김의환, 조동희, 2002)으

로 상대와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우열을 겨루고 전신

을 사용하여 메치기, 엎어치기, 낙법 등 여러 방향의 

가동 범위와 무게중심을 사용하고, 상체와 하체의 사

용이 많은 종목이다. 득점을 위한 공격과 방어를 비

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도하는 경기로, 상대의 힘에 

저항하고, 관절에 순간적 힘을 주어 다양한 움직임을 

구사한다. 

움직임이 동적인 스포츠 종목의 경우 많은 운동 

방향과 관절의 각도, 훈련 환경과 장비, 상황, 개인

의 운동수행 능력 등 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 엘리트 

선수의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독특한 기술을 습득하

기 위해 장기간의 무리한 훈련으로 스포츠 손상의 발

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철, 김용진, 

2013).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

도 높은 훈련 및 경기 활동은 스포츠 손상 발생을 증

가시키는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서명일, 이한준 & 

김성비, 2020)하며, 진연상(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잦은 손상 발생 시 해당 관절의 가동 범위는 감소한

다고 보고하였다. 

어깨관절은 유도에서 자주 손상되는 부위로, 전방 

탈구는 어깨부터 매트에 떨어지거나 팔을 당기고 당

겨지는 기술에서 유발된다(양서은, 2024). 뒤가쪽에 

발생되는 탈구는 꺾기 기술에서 유발된다. 관절 가동 

범위(Range of Motion, ROM)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범위를 말하며 관절별로 모양과 구조가 

다르고, 영향을 받는 근육과 인대, 조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관절별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엄기수, 

2022)는 다르다. 따라서, 인간의 관절 가동 범위는 

각 관절에 따라 기준 각도가 역학적으로 정해져 있

다. 기준범위를 과하게 초과하게 되면 과신전을 불러

일으켜 자주적인 손상과 손상, 좌우비대칭으로 인한 

균형감각의 손실, 근육의 불안정성등 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경기에서 득점하려면 동작의 균형과 힘

의 조절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체중을 지지하

기 위해 한발로 균형을 유지하는 동작을 취하며 불균

형적인 자세를 복합적으로 취함으로써, 균형의 조절 

실패로 인해 다른 투기 종목보다 관절 가동 범위 부

족에 의한 손상이 자주 일어나며(Wolfe et al., 

2001), 가동 범위에 제한과 잦은 손상 및 허리 통증

이 유발된다(Harris et al., 2009; Ellison et al., 

1990). 관절 가동 범위의 손상이 지속된다면, 고유수

용감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보행 및 움직임을 

포함한 동적 균형, 위치지각 능력 등 에 영향을 미친

다(Chinn et al., 2013; Delahunt et al., 2006; 

Drewes al 2009; Hyong et al., 2016; Kang et al., 

2021; Kim et al., 2019). 불균형적이면서 복합적인 

움직임을 구사하면서 상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자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대의 중심을 잃게 하려

면 신체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

며,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기능 향

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Akuthota et al., 2008). 

상대와의 접촉이 많거나 점프 등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종목에서는 고유수용감각의 결여가 손

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운동 형태에 따라 목뼈 위치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어깨관절 가동 범위, 동적 균형, 목뼈 위치감각의 차이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221

감각의 각도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며(차영남, 

오재근, 2016), 겨루기 종목의 선수는 15°와 45°에서

의 목뼈 위치 감각 차이를 보였다. 목뼈 위치 감각은 

운동 조절과 뇌 운동기능 재활 분야 측면에서 고유수

용감각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유수용성 기능

으로의 관절의 위치 감각을 평가하는 방법이 보편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

(Elangovan et al., 2014)되고 있으나, 평가하는 방

법은 Trelevean 등(2006)의 연구에서 소개가 되고 

있으며, Zabihhosseinian(2019)는 목 근육의 피로

가 상체의 추적 작업의 정확도를 감소시키고, 이는 

피로로 인해 목으로부터 뇌로 전달되는 구심성 정보 

입력이 변경되어 신체 인식을 손상시키고, 상체 수행 

정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면서 종목의 특성과 손상을 

분석하여 추후 지속적인 손상의 요인을 파악하는 경

기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선수와 종목에 대해 손상 원인과 관련하여 비

교한 선행연구(김재훈, 2014; 이민범, 이소미, 박경

석, 2007; 정인근, 김성민, 현승권, 2006; 소천섭, 

2002; 최춘길, 하웅의, 2004; 김동제, 임웅, 2007; 

김태수, 오교문, 김상훈, 2013; 김경훈, 신성아, 김성

훈, 2012; 이지현, 김현, 2005; 김나래, 2014)는 반복

적인 사용으로 인한 관절의 마모에 대한 논의만 나타

날 뿐 손상 부위와 감각기관을 연관하여 다 방향 측

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대학 유도선수의 경력에 

따른 어깨관절 가동 범위와 동적 균형, 목뼈 위치감

각의 차이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대한 유도회에 선수로 등록 되

어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유도선수로 구

성하였으며, 최근 3개월간 상지와 하지의 통증 및 손

상으로 인한 정형외과 진단, 잦은 어지러움 증을 호

소하는 사람을 제외한 9년 이상의 구력을 가진 8명, 

8년 이하의 구력을 가진 7명으로 총 15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N 
유도선수 

집단

신장

(cm)

몸무게

(kg)

발 사이즈

(size)

Mean

± SD

Mean

± SD

Mean

± SD

15

9년 이상

(8명)

172.59

± 6.37

91.71

± 16.62 

270 ± 

8.86

8년 이하

(7명)

175.43

±10.49

88.90 ± 

28.92

265.86±12

.86 

<표 1>. 실험참여자의 신체적 특성 

2. 연구방법 및 절차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동의서

에 서명한 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ewha-202312-

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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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절 가동 범위(ROM)측정 

관절 가동 범위는 참여자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신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 올려진 각도

를 측정하는 능동운동범위(AROM: Active Range of 

Motion)방법(Norkin & White, 2016)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도 측정은 고니오미터(Ganiarrnmeter PVC 

각도기, KOREA)를 사용하여 [그림 1] 상체 좌,우측 굽

힘(Shoulder flexion), 펌(Shoulder extension), 벌림

(Shoulder abduction), 모음(Shoulder adduction), 

어깨가동성(Reaching)을 각각 측정하였다<표 2>.  

[그림 1]. 고니오미터

굽

힘 

/ 

폄

flexion extension

1. 실험참여자가 기립한 상태에서 팔을 스스로 올릴 수 있

는 상태까지 올리고 정지한 상태로 유지한다. 

2.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일 때의 각도를 측정

한다.

3. 반대로 뒤로 손바닥을 등쪽으로 밀어내면서 어깨선이 

일치하도록 유지한 상태로 하여 각도를 측정한다. 

<표 2>. 어깨 관절가동범위, 어깨가동성 측정방법 

벌

림

/ 

모

음

abduction adduction

4. 실험참여자가 기립한 상태에서 실험참여자를 마주 보

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한 상태를 유지한 뒤 귀쪽 방향

으로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리도록 

한다. 

5. 최대치로 스스로 들어 올렸을 때의 각도를 측정한다. 

6. 반대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도록 하면서 반대쪽 엉덩

이 부분까지 팔을 밀어낼 수 있는 만큼 동작에 대한 설

명을 하고 범위를 측정한다. 

어

깨

가

동

성

1. 한쪽 주먹은 뒤로, 다른 

쪽의 주먹은 등 뒤로 자

세를 취한다.

2. 대칭적인 거리를 알아

보기 위해 두 손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

정한다. 

2) 동적균형(Y-Balance test) 

Y-Balance test는 동적 균형에 대한 신뢰할 수 있

는 장비로서 운동기능과 근신경 조절 및 균형과 코어 

안정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점사방법이다(Gonell 

et al., 2015; Hébert, 2017; Ko, 2017; Lisman et 

al., 2018; Plisky et al. 2006; Zarei et al., 2020). 

동적 균형에 대한 능력은 앞쪽, 뒤가쪽, 뒤안쪽 방향

에 대해 멀리 뻗을 수 있는 거리를 비율로 산출한 것

을 의미한다. 상체 동적 균형검사는 푸시업 자세에서 

시작되며, 시작 자세를 유지하며 한 팔로 이동 측정 

도구를 전방, 몸을 가로질러 뒤 안쪽, 옆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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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면서 뒤 가쪽으로 길이를 측정하고, 각 방향의 기

준은 고정된 팔이 기준이 된다<표 3>. 측정 중 연구

참여자가 고정 도구 위에서 손을 잘 유지하지 모하거

나 각각의 방향에서 측정 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

면 실패로 간주한다(Ko, 2017; Plisky et al., 

2009). 균형은 근력, 유연성, 근 신경 조절 그리고 

시감각, 전정감각, 그리고 고유수용감각의 통합적 

능력 등을 요구한다(Kim et al., 2019; Plisky et 

al., 2006). 균형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Y-Balance 

test는 동적 균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로서 

운동기능, 근신경조절능력과 균형 및 코어안정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방법이다(김선주 등, 2013; 

Gonell et al., 2015; Hébert, 2017; Ko, 2017; 

Lisman et al., 2018; Pliskyet al. 2019; Zarei et 

al., 2020). Y-Balance test는 신체를 넘어지지 않

고 Y 각도의 검사 도구에 맞춰 상체, 하체의 균형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동적 균형에 대한 능력은 비율을 

산출방법을 사용[그림 2]하여 평가한다.

상

체

Y-

balance 

test

전방 뒤 가쪽 뒤 안쪽

<표 3>. 어깨 관절가동범위, 어깨가동성 측정방법

하

체

Y-

balance 

test

전방 뒤 가쪽 뒤 안쪽

방

법

1. 맨손의 상태로 한쪽 손을 Y 중앙에 지지하고 반대

쪽 팔로 최대한 멀리 도달하며 단일 자세를 유지한

다. 이때, 반대쪽의 어깨가 기울어지거나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 선까지만 측정한다. 

2. 손끝의 최종 도달 위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몸통

이나 어깨, 손목이 꺽이거나 신체에 무리가 간다

면 재실험을 하거나 중단한다. 

3. 세 가지 도달 방향(전방, 뒤 가쪽, 뒤 안쪽)을 측정

하고 큰 도달 범위를 신체길이의 3배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고 합계를 산출한다(엄기수, 2022).

[그림 2]. YBT 계산식(Ko, 2017; Plisky et al., 2009)

3) 목뼈 위치감각

목뼈 감각 기능검사는 목뼈 위치 감각 오류 검사를 

통해 측정한다. 목뼈 위치 감각 오류 검사를 위해[그

림 3] Tracker™ Laser Professional Kit (Tracker

™, 미국)을 사용하여 목뼈 관절 수용기의 위치 감각 

능력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그림 4]으로서 아래

와 같이 정확성과 정밀성(홍미란, 2022)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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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실시하였다. 목뼈 위치감각 오류 검사는 눈

을 감고 머리 회전 후 머리 위치를 표적의 중앙점인 

중립점으로 정확하게 재배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

구이므로, 정확성의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목뼈 관

절의 중립점에 가깝게 찾아간 것을 의미하고, 정밀성

의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목뼈 관절의 중립점을 찾아

가는 기능에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목뼈 위치 감

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Cheever et al., 2021).  

3. 자료처리

대학 유도선수의 경력에 따른 어깨관절 가동 범위와 

상체 동적 균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Window용 

SPSS 22.0을 활용하여 경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를 

Mann-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경력과 어

깨관절 가동 범위 및 동적 균형, 목뼈 위치감각의 차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earman 상

관계수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 유도선수의 경력별 어깨관절 

가동 범위, 동적 균형, 목뼈 위치감각의 차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

시하였다. 

1.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어깨관절 가동 범위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우측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경력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굽힘

[그림 3]. 목뼈 위치 감각 측정기
(Tracker Laser Professional Kit)

[그림 4]. 목뼈 감각 기능 측정검사

목

뼈

위

치

감

각

방

법

1. 검사 표적 도표(target)를 벽에 부착하고 90cm 

떨어진 거리에서 중립 척추 상태로 의자에 편하게 

앉는다. 참여자는 초점을 시감각과 목뼈 위치감각

과 함께 확인한 후 정지 상태에서 눈을 감아 시 

감각을 차단한 후 목뼈 위치감각에만 집중하였다.

2. 고개를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했다가 중앙으로 돌

아와 참여자가 목뼈 위치감각으로 느끼는 표적의 

중앙점에 멈추도록 하였다. 이때, 중앙초점과 실

험참여자가 느끼는 레이저 초점간의 거리(목뼈 

위치감각 오류)를 측정 하였다.

3. 같은 방법으로 5회 실시하며 스티커로 위치를 표

시하였다,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5회 반복하였다.

<표 4>. 목뼈위치감각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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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42), 폄(z=0), 모음(z=-1.23, p=0.22), 벌림

(z=-0.87)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좌측 어깨관절 가동 범위 굽힘(z=-0.54, p=0.95), 

폄(z=-0.06, p=0.86), 모음(z=-0.18, p=0.77), 벌림

(z=-0.29, p=0.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깨가동성 우측(z=-0.81, p=0.59), 좌측

(z=-1.16, p=0.25)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5>. 

2.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상체 동적 균형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상체 동적 균형의 차이

는 우측 전방(z=-2.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하지만(z=-0.81), 뒤 안쪽(z=-0.75)

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좌측 전방(z=-0.58), 뒤가쪽(z=-0.29), 뒤안쪽

(z=-0.35)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3.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하체 동적 균형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하체 동적균형의 차이

는 우측 전방(z=-1.57), 뒤가쪽(z=-0.46), 뒤안쪽

(z=-0.4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방향 집단 N Mean ± SD

Mann-

Whitnet U

z p

R

굽힘
a 7 106.71 ± 8.38

-.42 .67
b 8 158.13 ± 10.67

폄
a 7 54.29 ± 9.32

.00 1.00
b 8 53.75 ± 15.98

모음
a 7 47.57 ± 15.90

-1.23 .22
b 8 54.88 ± 14.54

벌림
a 7 147.71 ± 20.05

-.87 .38
b 8 135.25 ± 29.09

가동성
a 7 19.36 ± 19.28

-.81 .59
b 8 26.75 ± 18.60

L

굽힘
a 7 156.86 ± 12.75

-.54 .95
b 8 160.13 ± 12.61

폄
a 7 52.71 ± 13.25

-.06 .86
b 8 53.63 ± 10.76

모음
a 7 55.86 ± 17.52

-.18 .77
b 8 53.75 ± 10.94

벌림
a 7 148.43 ± 22.16

-.29 .42
b 8 145.75 ± 38.41

가동성
a 7 21.86 ± 16.59

-1.16 .25
b 8 30.69 ± 18.14

a. 8년 이하, b. 9년 이상, p<.05*

<표 5>. 경력별 어깨관절 가동 범위, 어깨가동성

방향 집단 N Mean ± SD

Mann-

Whitnet U

z p

R

전방
a 7 39.61 ± 9.63

-.21 .03*
b 8 44.18 ± 9.98

뒤가쪽
a 7 78.90 ± 9.61

-.81 .42
b 8 80.85 ± 8.92

뒤안쪽
a 7 75.19 ± 6.43

-.75 .45
b 8 69.20 ± 12.60

L

전방
a 7 57.19 ± 8.51

-.58 .56
b 8 54.18 ± 16.62

뒤가쪽
a 7 47.71 ± 10.42

-.29 .77
b 8 47.31 ± 12.07

뒤안쪽
a 7 80.13 ± 8.09

-.35 .73
b 8 79.25 ± 6.58

a. 8년 이하, b. 9년 이상, p<.05*

<표 6>. 경력별 상체 동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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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좌측 뒤가쪽(z=0)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방(z=-2.17*), 뒤안쪽(z=-0.17**)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4.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목뼈 위치감각 정밀

성, 정확성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목뼈 위치감각에서 정

밀성은 경추를 중심으로 위측(z=-1.57), 아래측

(z=-.4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좌측(z=-.64*), 우측(z=-.52*)에서

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목뼈 위치감각 정확성은 위측(z=-.93), 아래측

(z=-1.04), 좌측(z=-.29)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우측(z=-2.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8>.

5.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별 어깨 관절가동범위, 

동적균형, 목뼈 위치감각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깨관절 가동 범위, 동적 

균형, 목뼈 위치감각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earman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표 9>.

방향 집단 N Mean ± SD

Mann-

Whitnet U

z p

R

전방
a 7 48.83 ± 12.86

-1.57 .12
b 8 36.51 ± 10.71

뒤가쪽
a 7 92.57 ± 13.16

-.46 .64
b 8 90.54 ± 19.62

뒤안쪽
a 7 59.07 ± 9.81

-.46 .64
b 8 55.91 ± 15.95

L

전방
a 7 74.03 ± 6.68

-2.17 .03*
b 8 67.35 ± 12.57

뒤가쪽
a 7 42.44 ± 8.90

.00 .86
b 8 44.23 ± 11.25

뒤안쪽
a 7 94.43 ± 8.60

-.17 .00**
b 8 168.85 ± 212.74

a. 8년 이하, b. 9년 이상, p<.05*

<표 7>. 경력별 하체 동적 균형 방향 집단 N Mean ± SD

Mann-

Whitnet U

z p

정

밀

성

위측
a 7 2.05 ±1.44 

-1.57 .12
b 8 1.03 ±0.76 

아래측
a 7 2.22 ±1.69 

-.41 .68
b 8 1.71 ±1.07 

좌측
a 7 1.25 ±1.22 

-.64 .02*
b 8 1.18 ±1.43 

우측
a 7 1.37 ±0.83 

-.52 .03*
b 8 1.11 ±0.84 

정

확

성

위측
a 7 3.65 ±3.51 

-.93 .35
b 8 2.11 ±1.04 

아래측
a 7 4.36 ±2.55 

-1.04 .30
b 8 3.21 ±1.92 

좌측
a 7 3.20 ±1.59 

-.29 .77
b 8 3.09 ±1.60 

우측
a 7 5.14 ±2.35 

-2.08 .04*
b 8 3.18 ±1.69 

a. 8년 이하, b. 9년 이상, *p<.05*

<표 8>. 경력별 목뼈위치감각 정밀성



위치,방향 a b c d a-1 b-1 c-1 d-1 e f e-1 f-1 g h g-1 h-1 i j k i-1 j-1 k-1 l m n l-1 m-1 n-1

R

O

M

a. 벌림_R 1 　 　 　 　 　 　 　 　 　 　 　 　 　 　 　 　 　 　 　 　 　 　 　 　 　 　 　

b. 폄_R .320 1 　 　 　 　 　 　 　 　 　 　 　 　 　 　 　 　 　 　 　 　 　 　 　 　 　 　

c. 모음_R .278 .356 1 　 　 　 　 　 　 　 　 　 　 　 　 　 　 　 　 　 　 　 　 　 　 　 　 　

d. 굽힘_R .497 .492 .329 1 　 　 　 　 　 　 　 　 　 　 　 　 　 　 　 　 　 　 　 　 　 　 　 　

a-1. 벌림_L .557* .443 .096 .350 1 　 　 　 　 　 　 　 　 　 　 　 　 　 　 　 　 　 　 　 　 　 　 　

b-1. 폄_L -.213 .313 .153 -.198 .165 1 　 　 　 　 　 　 　 　 　 　 　 　 　 　 　 　 　 　 　 　 　 　

c-1. 모음_L -.230 -.053 .546* .074 -.054 .322 1 　 　 　 　 　 　 　 　 　 　 　 　 　 　 　 　 　 　 　 　 　

d-1. 굽힘_L .594* .826** .567* .728** .587* .149 .074 1 　 　 　 　 　 　 　 　 　 　 　 　 　 　 　 　 　 　 　 　

목

뼈

위

치

감

각

e. 정밀_R -.320 -.361 .047 -.367 -.312 .007 -.060 -.353 1 　 　 　 　 　 　 　 　 　 　 　 　 　 　 　 　 　 　 　

f. 정확_R -.110 -.009 .247 .211 -.052 -.305 .047 -.016 .011 1 　 　 　 　 　 　 　 　 　 　 　 　 　 　 　 　 　 　

e-1. 정밀_L .288 -.259 .262 .291 -.058 -.656** -.189 .040 .215 .437 1 　 　 　 　 　 　 　 　 　 　 　 　 　 　 　 　 　

f-1. 정확_L -.271 -.167 .053 -.012 -.181 -.446 -.124 -.068 .329 .206 .483 1 　 　 　 　 　 　 　 　 　 　 　 　 　 　 　 　

g. 정밀_위측 .254 -.165 -.151 .078 .290 -.083 -.287 .063 -.159 .244 .286 .180 1 　 　 　 　 　 　 　 　 　 　 　 　 　 　 　

h. 정확_위측 .099 .311 .297 .193 .253 .040 -.286 .324 .005 .583* .479 .208 .327 1 　 　 　 　 　 　 　 　 　 　 　 　 　 　

g-1. 정밀_아래 .734** .252 .339 .412 .525* .063 -.120 .469 -.257 .231 .382 -.329 .500 .533* 1 　 　 　 　 　 　 　 　 　 　 　 　 　

h-1. 정확_아래 .162 .193 -.022 -.016 .234 .027 -.272 .125 -.248 .414 .122 -.385 .262 .637* .559* 1 　 　 　 　 　 　 　 　 　 　 　 　

동

적

균

형

i. 상체전방_R .139 .577* .315 .361 .397 .587* .359 .483 -.128 -.283 -.217 -.292 -.303 .089 .277 -.079 1 　 　 　 　 　 　 　 　 　 　 　

j. 상체뒤가쪽_R -.280 -.180 .004 .025 -.016 -.199 .123 -.139 .123 .073 .303 .355 .161 .099 .029 .032 .100 1 　 　 　 　 　 　 　 　 　 　

k. 상체뒤안쪽_R -.265 -.115 -.052 -.270 .043 -.127 -.001 -.215 .211 -.032 .217 .411 .039 .157 -.004 .075 .148 .856** 1 　 　 　 　 　 　 　 　 　

i-1. 상체전방_L .136 .362 .592* .468 .117 .204 .159 .487 .040 .324 .405 .307 .303 .623* .522* .095 .450 .352 .265 1 　 　 　 　 　 　 　 　

j-1. 상체뒤가쪽_L -.524* -.504 -.478 -.184 -.335 -.257 -.207 -.481 -.154 .102 .145 .296 .216 .086 -.343 .073 -.473 .355 .169 -.165 1 　 　 　 　 　 　 　

k-1. 상체뒤안쪽_L -.508 -.280 -.112 -.116 -.011 .074 .174 -.274 .338 .157 .186 .369 .066 .285 -.045 .118 .182 .717** .721** .356 .357 1 　 　 　 　 　 　

l. 하체전방_R .417 .462 .608* .286 .151 .016 -.007 .518* .025 .366 .353 .147 .241 .580* .637* .369 .215 .091 .208 .741** -.513 .057 1 　 　 　 　 　

m. 하체뒤가쪽_R -.298 .049 -.086 -.039 .096 .148 -.194 .043 .496 -.057 .161 .202 .162 .269 -.066 .068 .147 .458 .329 .204 .177 .396 -.097 1 　 　 　 　

n. 하체뒤안쪽_R .092 .467 -.288 .413 .142 -.057 -.632* .353 .166 -.093 .041 .167 .060 .235 .017 .029 .172 .045 -.011 .198 -.032 .036 .099 .515* 1 　 　 　

l-1. 하체전방_L .392 .201 .223 .373 .045 -.001 -.226 .381 -.210 .381 .298 -.253 .326 .588* .590* .636* -.124 -.397 -.502 .307 -.027 -.216 .445 -.116 .147 1 　 　

m-1. 하체뒤가쪽_L -.486 .218 -.324 .268 -.053 .140 .075 .096 -.027 -.014 -.326 -.005 -.181 -.124 -.476 -.086 .149 .034 -.195 -.144 .277 .165 -.446 .445 .485 -.052 1 　

n-1. 하체뒤안쪽_L .317 .253 -.304 .220 .327 -.170 -.700** .322 -.057 -.220 .210 .181 .416 .362 .340 .351 -.010 .283 .303 .215 .160 .191 .253 .397 .694** .262 .060 1

p<.05*, p<.01**, p<.001***

<표 9>.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228 양서은

1) 어깨 관절가동범위의 상관관계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벌림_R, 벌림_L (𝑟=0.557, 

p<0.05), 굽힘_R, 굽힘_L(r=0.728, p<0.01), 모음

_R, 모음_L(𝑟=0.546, p<0.05)에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2) 어깨 관절가동범위와 목뼈 위치감각 간의 상관관계 

어깨 관절가동범위와 목뼈 위치감각 사이에서는 벌

림_R과 경추위치감각 정밀성아래(r=0.734, p<0.01), 

벌림_L과 경추위치감각 정밀성_L(r=−0.656, 

p<0.01)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굽힘_L과 경추위치감각 정확성 위측(r=0.583, 

p<0.05)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 어깨관절 가동범위와 상, 하체 균형, 목뼈 위치감

각과 상, 하체 균형의 상관관계 

어깨 관절가동범위 굽힘_R과 상체균형 전방

_R(r=0.577, p < 0.05), 굽힘_L과 상체균형 전방

_L(r=0.487, p<0.05), 모음_R과 하체균형 전방

_R(r=0.608, p<0.05), 모음_L과 하체균형 뒤안쪽

_R(r=−0.632, p<0.05)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경추위치감각 정확성_아래와 하체균형 뒤안쪽 

_L(r=0.694, p<0.01), 경추위치감각 정확성_위와 

상체균형 전방_L(r=0.623, p<0.05)으로 정(+)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력에 따른 유도선수들의 어깨관절 가

동 범위, 동적 균형, 목뼈 위치감각에서의 차이와 이

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 유도선수들의 경력에 따른 어깨관절 

가동 범위, 동적 균형, 목뼈 위치감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력 9년 이상과 8년 이하의 두 집단 간에 어깨

관절 가동범위에서는 어깨 굽힘, 폄, 모음, 벌림에서 

두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 하

체동적 균형, 목뼈 위치감각의 특정 방향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이

러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력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과 다양한 변인을 포함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어깨 관절가동범위의 상관관계에서 양측 어

깨 벌림 가동범위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였으며, 좌⋅

우측 어깨의 굽힘 가동범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셋째, 어깨 관절가동범위와 목뼈 위치감각의 상관

관계는 오른쪽 어깨 벌림 가동범위와 목뼈위치감각 

정밀성(아래 방향)간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며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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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넷째, 어깨 관절가동범위와 상, 하체 균형의 상관

관계는 오른쪽 어깨 굽힘과 오른쪽 상체 전방균형에

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오른쪽 어깨 굽힘 

가동범위와 상체 전방 균형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허

용&박승한(2013)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어깨나 손목, 한 측의 가동 범위가 넓은 특성은 

좌⋅우 불균형이 여타의 투기 종목에 비해 많은 종목

(성준영, 김병주, 이동률, 2021)의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왼쪽 하체 뒤안쪽 균형과 목뼈위치감각 정확성

(아래 방향), 목뼈위치감각 정확성(위측 방향)과 왼

쪽 상체 전방에서도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이는 어깨 

벌림 가동범위가 경추의 위치감각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깨 가동범위와 경추 

위치감각의 변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

성을 보여준다. 이는 어깨의 굽힘 가동범위가 상체 

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하

지 균형과 어깨 가동범위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다섯째. 어깨 가동범위와 경추 위치감각, 상⋅하

지 균형 변인들 간의 다양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좌우 어깨의 굽힘 및 

벌림 가동범위와 경추 위치감각 간의 밀접한 연관성

이 확인되었으며, 상체 및 하지 균형과의 관계도 중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깨관절 

어깨 가동범위가 경추 위치감각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고, 상⋅하지 균형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는 점에서, 선수들의 종합적인 신체 기능 향상을 위

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과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경기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도선수들의 운동성과와 신체 기

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 및 훈련과 재활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도선수들의 신체 

기능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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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ng Differences in Shoulder Joint Range of Motion, Dynamic Balance, 

and Cervical Vertebrae Positioning across Careers in 

Collegiate Judo Athletes

Yang Seo-eun(Sehan University, Professor of Special Identifi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shoulder joint range of motion, upper and lower 

body dynamic balance, and neck bone position sensation according to the careers of university inductors,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5 men enrolled in university with no 

history of injury to the upper or lower extremities within the last 3 months and were classified into groups under 

8 years (7) and groups over 9 years (8). This study used the active range of motion (AROM) measurement method 

for the shoulder joint movement (ROM), and the dynamic balance was measured in three directions: anterior, 

posterior, and posterior internal using the Y-Balance test, and the neck bone position sensation was analyzed by 

quantifying the neck bone position error using the Tracker™ Laser Professional Kit.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to perform Mann-Whitney U test and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nge of shoulder joint movement according 

to career, but the high-experience group showed significantly better results in the forward reach of upper body 

dynamic balance (p<0.05). In the neck bone position sensory error, statistical differences according to career were 

confirmed in some directions. In addition, there were several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houlder joint 

movement range and upper and lower body dynamic balance and neck bone position sensation, confirming that the 

mobility and sense of balance of the shoulder and neck mutual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induction game. 

Therefor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the basic data revealing that maintaining joint mobility and sense of 

balance of inductors is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performance and preventing injuries, and it can be used as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in the future, systematic player management, and injury prevention.

Key words: Range of motion, Dynamic balance, Neck positioning, Judo, Judo athlet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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