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서론1.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질환은 통증과 더불어 움직

임 감소에 따라 근육량의 감소 신체기능의 저하를 가져, 

온다1) 퇴행성 척추질환은 통증 치료와 함께 보행 등 기. 

능 관리가 안 될 경우 다시 움직임 감소에 따른 근육의 

양적 질적 소실 우울증 유발 골다공증 위험 증가 만, , , ⋅

성질환의 이환 등 악순환을 가져와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비 증가 등 여러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2,3).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퇴행성 척

추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척추가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 추간판부터 변성되어 

변성된 수핵이 후방 섬유륜을 뚫고 탈출하여 척추뼈 척, 

추종판과 주변 인대 척추 후방에 위치한 척추후관절까, 

지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다4) 그 결과 척추관 협착증 척. , 

추증 등 퇴행성 척추질환이 발생하며 퇴행성 측만증도 

야기되며 이러한 척추 퇴행성 병리에 따른 척추관협착

증 척추증 측만증 등 퇴행성 척추질환, , 5)은 통증의 경감

과 만성화의 예방 등을 일차 치료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술 적응증 외에는 통상적으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

고 있다3) 이러한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 Pain 

혹은 주로 측정하는데Disability , NRS(Numeric Rating 

나 Scal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Roland-Morris 

등과 같은 환자의 주관적 자기Disability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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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in clinical research of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for evaluation of degenerative spin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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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 Kmbase, KoreaScience, RISS and OASIS. Using keywords such as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SPPB)’ and 'degenerative spinal disease’, ‘spinal 

stenosis’, ‘spondylosis’, ‘hyperkyphosis’, ‘scoliosis’,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HIVD)’.

Results Nine studies were eligible as per our inclusion criteria. Most stud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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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ed in united States of America, two articles were conducted in Europe, an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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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Control Studies. Nine articles were analyzed to describe each research topic, 

method, and research results.

Conclusions The review indicates that SPPB is effective in evaluation of degener-

ative spinal disease. However,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more stand-

ardized research to establish the efficacy of SPPB for evaluation of degenerative spi-

nal disease. In the future,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stablish the evi-

dence of SPPB related to degenerative spinal disease in the Korean medicine to ach-

ieve clinical application and to develop treatment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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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측정 방식이 대부분이다(Self Reported Outcomes) 6).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은 지역보험 커버리지 가이드라인CMS) 7)에서 통증의 경

감과 함께 신체기능의 개선도 함께 목표로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신체기능은 의료진이 직접 측정 가능한 객관

적인 검사를 권고하면서 간편신체기능검사(Short Physical 

를 기술하였다 간편신체기Performance Battery, SPPB) . 

능검사는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산하 국립노화연구소NIH) (National Institute on Aging, 

에서 다기관 연구로 개발 보급한 고령자 대상 신체NIA) , 

기능평가 프로토콜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각기 다른 검. 

사들을 등 이 년에 종합 응용하여 만든 신Guralnik 1994 , 

체기능평가검사이며8) 기존에 알려진 신체 기능 평가 방 

법들 중 유용하면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양발 및 한발 균형 검사 보행 , , 측정 

등을 묶어 간편신체기능검사(Short Physical Performance 

로 지정하였고 이후 연구들을 통해 유용Battery, SPPB) , 

성이 증명되었다8-12) 일상 생활 속의 행동 장애를 예측할 . 

수 있고 특정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분 분 정10 ~15

도 짧은 시간안에 한 사람의 검사자로 검사가 가능하다

는 것이 장점이다2,11)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들 특히 노. , 

인 환자들은 통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에서의 불

편감을 호소하므로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13) 이 저하된 환자(Activity of Daily Livings, ADL)

에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신체 기능을 평가할 수 ADL 

있는 도구로써 간편신체기능검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질환 . 

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며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해 침 추, 

나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시 평가와 치료 효과 측정 

모니터링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2. 

1) 연구 대상

퇴행성 척추질환 평가를 위한 간편신체기능검사에 대

한 연구 자료를 검색하기 위하여 년 월 일까지 2024 9 30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 

원14)에서 권장하는 개의 국외 데이터 베이스 3 Pubmed, 

와 국내 데이터베이스 개 EMBASE, Cochrane Library 5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KoreaMed(Koreamed), (ScienceON), 

한국학술정보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ISS), (KMBASE), 

과학기술학회마을 에서 검색하였으며 전통(KoreaScience)

의학정보포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도 추(OASIS), (RISS)

가 검색하였다.

논문 검색은 국외 데이터베이스에서 ‘Short Physical 

와 Performance Battery(SPPB)’ ‘degenerative spinal disease’, 

‘spinal stenosis’, ‘spondylosis’, ‘hyperkyphosis’, ‘scoliosis’, 

를 조합하여 사용‘Herniated intervertebral disc(HIVD)’

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간편신체기능검사 와 퇴행성 척‘ ’ ‘

추질환 척추관협착증 척추증 측만증 후만증 추‘, ‘ ’, ‘ ’, ‘ ’, ‘ ‘, ‘

간판탈출증 을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

연구 선정 2) 

선정 기준(1) 

①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 중 퇴행성 척추질환 평가에 

간편신체기능검사를 사용한 연구

배제 기준(2) 

퇴행성 척추질환을 메인 주제로 다루지 않은 연구 ①

및 척추질환을 다루지만 퇴행성이 아닌 경우를 다

루는 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세포 및 동물실: ②

험 연구 문헌 고찰 등, 

포스터 논문 프로토콜 학위논문 등 회색 문헌을 , , ③

포함한 지침 교육자료 합의문 등, , 

원문이 확인되지 않는 연구④

위의 기준을 기반하여 차로 제목 및 초록을 확인하1

여 연관성이 없는 연구를 제거하였고 차로 전체 원문을 2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를 선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된 국가나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에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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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고 연구 선정을 진행하였다.

작성 및 보고3) 

각 문헌 데이터 및 연구 선택 기준에 따라 추출된 연

구는 을 사ENDNOTE21(Clarivate Analytics, PA, USA)

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연구의 출판 연도 주, 

저자 연구 설계등 기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각 연구별, . 

로 대상 질환과 그에 대한 평가 지표 및 결과 등을 분석

하였으며 연구 설계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여 테이블로 

정리하였다 또한 간편신체기능검사의 한의계 활용 방. 

향 모색을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서술적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평가 지표3. 

간편신체기능검사1) 

간편신체기능검사는 객관적인 기능 가지 균형 보행 3 ( , 

속도 의자 일어서기 를 평가한다 검사 결과는 점, ) . 0 (Worst 

에서 점 으로 구성되어 performance) 12 (Best performance)

있다11).

균형 검사(1) 

일반자세 두발을 모으고 선 (Side-by-side stance): ①

자세 

반 일렬자세 두 발을 모은 (Semi-tandem stance): ②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쯤 앞으로 내밀어 두발이 서

로 겹치게 선 자세

일렬자세 앞발의 뒤꿈치와 뒷발(Tandem stance): ③

의 앞꿈치가 일직선상에 서 있는 자세 

상기 세 자세를 각 초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10 .

보행 속도 (2) 

보행 속도는 를 몇 초 만에 걸어가느냐로 평가한4 m

다 평소 때의 속도로 걸으라고 지시하고 수행하지 못하였. 

을 경우는 점 초 이상 소요되었0 , 8.7 을 경우는 점1 , 6.21~ 

초는 점 초는 점 초 이내의 경우는 8.7 2 , 4.82~6.20 3 , 4.82

점이 된다4 .

 

의자 일어서기 검사(3) 

손을 가슴에 팔짱을 낀 상태로 일어서고 앉기를 회 5

반복하는 시간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앉은 자세에서 시. 

작하며 등을 등받이에 대지 않고 양 발을 어깨 너비로 , 

벌린 뒤 손을 가슴에 팔짱 낀 상태로 앉는다 준비 시작. , 

Categories Time(sec) score Total

Standing balance Side-by-side standing

Semi-tandem stand

Full tandem stand

10＞ 1 4

10＞ 1

3~10 1

10＞ 2

Walking speed Timed 4 meter walk 4.82＞ 4 4

4.82~6.20 3

6.21~8.70 2

8.70＜ 1

Chair stand Timed test of rising 5 times from a chair 11.19＜ 4 4

11.20~13.69 3

13.7~16.69 2

16.7~60 1

60＞ 0

Total 12

SPPB: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Table .Ⅰ  Scoring System of S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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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령에 맞춰 팔짱 낀 상태로 가능한 빨리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도록 지시한다 회째 일어선 동작까지 걸. 5

린 시간을 평가한다(Table ). Ⅰ

결과4. 

선정 결과1) 

데이터베이스에서 편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114 25

편의 중복된 논문은 배제하였고 연구자가 각 논문의 제

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주제와 무관하거나 프로토콜 및 , 

보고서나 합의문 문헌고찰 등 부적합한 연구등을 제외, 

하고 편의 논문이 선택되었다 선별된 논문 편은 원43 . 43

문 확인을 하였으며 그 중 원문 확인이 되지 않는 편을 5

제외한 편 중 퇴행성 척추질환을 중점으로 다루지 않38

거나 평가지표 등에 간편신체기능검사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였다 다만 회 반복 앉았다 일어서. 5

기 테스트 와 같이(5R-STS;five-repetition sit-to-stand test)  

간편신체기능검사의 주요항목을 평가에 활용한 편의 4

연구 중 퇴행성 척추질환 평가에 적극 활용한 편의 연2

구는 최종적으로 포함시켰다 위 . 과정을 거쳐 총 건 9 15-23)

의 연구가 최종 선정되었다(Fig. 1, Appendix 1).

연구 동향2) 

연도 및 국가 (1) 

연도의 흐름에 따른 연구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출판 연도를 분석하였다 년도에 간편신체기능검사. 2013

를 퇴행성 척추질환 평가에 적극 활용한 연구가 편 출1

판되었으며 년부터 년까지는 편씩 꾸준히 연2017 2019 2

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로는 년 년 편씩2021 , 2023 1

만 시행되며 다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Fig. 2).

국가별 출판논문은 미국이 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7

였으며 나머지는 영국 오스트리아가 편씩 연구되었다, 1 . 

편의 연구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1

행되었으나 미국학회지에 출판되었으며 국내 학회에서

는 간편신체기능검사를 척추질환에 연관하여 연구한 경

우가 전무하였다(Table ). Ⅱ

Fig. 1. Flow chart of trials selection process.

Fig. 2. The number of studies published in each year.

Study Design N (%)

United States of America 7 (77.8%)

United Kingdom 1 (11.1%)

Austria 1 (11.1%)

Total 9 (100%)

Table .Ⅱ  Distribution of Conducted Countries

Study Design N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1 (11.1%)

Cohort Study 2 (22.2%)

Cross Sectional Study 4 (44.4%)

Case-Control Study 2 (22.2%)

Total 9 (100%)

Table .Ⅲ Study Design of Selec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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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2) 

연구 설계는 편의 임상연구 중 무작위 대조군 연구9

가 시행된 실험연구 는 편만 존재하(experimental study) 1

였으며 나머지 편은 관찰연구 이었8 (observational study)

다 편의 관찰연구 중 코호트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 8 -

가 각각 편 및 단면연구가 편이었다2 4 (Table ). Ⅲ

연구분석3) 

질환 및 대상(1) 

편의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대상 질환은 요추 9 척추

관 협착증 이었으며 과반수가 넘는 (Lumbar spinal stenosis)

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그 외 편은 후만증5 . 2 (Hyper- 

환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편은 kyphosis) 2

구체적인 기술 대신 요추 퇴행성 질환(Lumbar degener-

이라고 기술하였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ative disease) . 

의 퇴행성 변화가 추간공이나 척추관을 침범하게 되면 

협착이 초래되어5) 가장 대표적인 척추의 퇴행성 질환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파행이 발생하므로 일상생활에 . 

지장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보행을 분석하는 신체기능

검사가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

다 환자군은 편의 연구에서 최소 세 이상을 대상으. 7 60

로 하였으며 나머지 편의 연구도 대 후반의 환자들2 40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간편신체기능검사. 

가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세 이65

상을 대상으로 개발한 신체기능평가 프로토콜이므로 이

에 맞게 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60

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Ⅳ

변수 및 중재(2) 

후만증을 다룬 편의 연구에서는 교정 운동 프로그램2

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 편의 실험연구에서는 이중 맹검1

을 실시하여 실험군에게 주 동안 주 회 세션당 시간8 2 , 1

씩 흉부 이동성 및 안정성 흉부 정렬 인식을 강화하기 , 

위한 특정 운동으로 구성된 흉부 교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른 편의 연구에서는 신체저기능 그룹군. 1

에 개월 동안 주 회 시간씩 척추후만증 운동과 자세 3 2 1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비교를 하였다 단면연구를 . 

제외한 편의 연구 중 편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요추관 3 2

협착증에 대해 감압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수술 전과 

수술 후 개월 시점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6

한 편은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후 개월 추적 조사를 1

시행하였다(Table ).Ⅳ

평가 및 결과(3) 

교정운동법을 시행한 두 편의 연구 중 한편은 간편신

체기능검사 점수 을 기준으로 점 이하는 (SPPB score) 10

저기능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 기능이 낮은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 운동 및 자세 훈련 개입 후 신체 기

능의 변화를 탐구한 결과 및 후만각도에 긍정적인 SPPB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중 맹검을 실시하여 실. 

험군에게 특별 흉부 교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

에서도 상에 유의미한 증가값을 확인할 수 SPPB score 

있었다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감압술을 시행한 환. 자

군 연구 편에서도 및 설문지등을 시행하2 SPPB score 였

으며 수술 후 증상 개선에 대해 설문지 결과 뿐만 아니라 

상에서 유의미한 개선값을 확인할 수 있었SPPB score 

다 요추관 협착증이 있는 노인환자를 경막외 스테로이. 

드 주사로 치료한 결과를 약물로 관리한 노인과 비교하

는 연구에서도 를 주요 검사 결과 지표로 활용하여 SPPB

유의미한 결과값을 통해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외 요추 척추관 협착. 

증이 있는 지역 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 단면 분석에서도 습관적 보행 속도 검사와 함께 

신체기능검사의 주요 검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 5

회 반복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 와 같이 간편(5R-STS)

신체기능검사의 항목 중 일부만을 평가에 활용한 연구

에서도 유의미한 검사법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요추 퇴행성 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 5R-STS 검 

사의 예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를 5R-STS

검사하여 평가 결과와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큰 신장 및 흡연력은 에 부정적인 결과 업5R-STS , 

무 가능성은 에 긍정적인 결과와 유의미한 연관5R-STS

이 있음을 밝혀냈다 다른 한 편은 요추 척추의 퇴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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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를 가진 환자에서 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5R-STS 

을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설문지 등과 같이 평가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하였다(Table ). Ⅳ

고찰5. 

간편신체기능검사는 고령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신

체활동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

은 검사 도구이며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의 시술 수술 ⋅

여부와 보존적 치료기간 전반에 걸쳐 기능 개선을 모니

터링 하는 임상적인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며 간단신체

기능검사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에서 점 이하를 중증 점을 중등도로 제시하였다6 , 7-9 11). 

퇴행성 척추질환은 통증과 더불어 움직임 감소에 따

라 근육 량의 감소 신체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퇴행성 , . 

척추질환은 통증 치료와 함께 보행 등 기능 관리가 안 

될 경우 다시 움직임 감소에 따른 근육의 양적 질적 소⋅

실 우울증 유발 골다공증 위험 증가 만성질환의 이환 , , , 

등 악순환을 가져와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비 증가 

등 여러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24).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간편신체기능검사에 ,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노쇠에 대한 연구 및 관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근감소증에 대한 연

구 혹은 노인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한 연구는 위와 같이 아직 많이 진

행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퇴행성 척추질환의 . 

평가에서 간편신체기능검사를 활용한 연구들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간편신체기능검사는 신체활동 역량과 에너지 소모 수

준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자의 

노쇠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

병학에서는 퇴행성 척추질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노

쇠선별을 권고하고 있다1). 

간편신체기능검사를 퇴행성 척추질환의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또한 본 검사는 특정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복수의 검사자가 필요하지 않으

며 검사 시간도 분 내에 일상생활 동작 가지로 구성15 3

된 간단하고 안전한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한의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 활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편의 연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연구대상 질환은 요9

추 척추관 협착증 이었으며 과반(Lumbar spinal stenosis)

수가 넘는 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그 외 편은 후5 . 2

만증 환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나(Hyperkyphosis) 

머지 편은 구체적인 기술 대신 요추 퇴행성 질환2 (Lumbar 

이라고 기술하였다degenerative disease) .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중 경막외 스

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받은 환자를 개월 관찰한 연구1 18)

에서는 통증점수 와 결과에 (Numeric Pain Score) SPPB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SPPB 

결과의 세부항목인 보행속도 의자에서 일어서기 정적, , 

균형 모두 있어서 대비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Baseline 

보여 척추 협착증 환자의 기능 개선 치료 효과 확인에 

있어 검사 결과가 임상적으로 효용성 있는 도구임SPPB 

을 확인하였다고 결론을 기술하였다 척추관 협착증으. 

로 수술적 감압이 필요한 환자군에 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18,23)에서도 개월 전후 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6 SPPB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단면조. 

사 연구21)에서도 는 중요 검사결과 지표로 선정되SPPB

었으며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집단이 척추관 협

착증이 없는 고령자 대비 결과가 유의미하게 낮게 SPPB 

나왔으며 평상시 걸음걸이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

다21) 기타 검사를 통해 여러 신경근의 장애도 발견되었. 

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진행된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 

있는 환자군에 대한 차2 22) 연구에서는 건강 특성 신경 , 

근 속성 및 이동성 등을 체크하였으며 이동성이 제한될 

때 그 결과 합병증 수준이 더 높으며 무릎 이 더 , ROM

감소하므로 이동성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는 결과를 기술하였다 이동성 개선에 대한 연구시. , 

검사 구성 항목 전체 혹은 구성 항목 중 보행 검사SPPB 

등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됨을 확인하였다. 

척추 후만증에 대한 연구는 편이 있었으며 편 모두 2 2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중재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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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후만증이 있는 지역사회 고령자에 대한 교차설계 

연구16)에서는 과 low function group(LFG) high function 

으로 나눠 개월 간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 group(HFG) 3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서 SPPB . LFG SPPB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보scores

행 속도에 있어서도 개선을 보여 후만증 환자 대상 운동 

중재를 통해 신체 기능이 개선된 것을 검사 결과SPPB 

로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세 이상의 여성 척추 후. 65

만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17)에서는 과 Exercise group(EG)

으로 나누어 주 동안 주 회 총 Control group(CG) 8 2 , 16

회의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 

연구에서는 자세 이상 신체 균형 웰빙 지표등 다양한 , , 

항목에 대해 실험 대조군 비교 분석 하였으며 SPPB 

는 신체 균형에 대한 검사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score . 

실험군에서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값이 중재 횟수 증가

에 따른 개선을 보였고 중재 전후에 따른 실험군 대조군 

비교 분석에서도 검사를 통해 신체 균형의 항목에SPPB 

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하여 중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간편신체기능검사의 항목 중 회 반복 앉았다 5

일어서기 검사 에 대해 요추 퇴행성 질환 환자(5R-STS)

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결과를 분석하여 신5R-STS 

장 흡연 수행능력과 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 , 5R-STS

구15)가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사용 중인 RMDQ, ODI, 

등과 결과를 확인해 검사의 타당VAS 5R-STS 5R-STS 

도를 판단한 연구20)에서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5R-STS 

검사가 퇴행성 척추질환의 기능 평가에 매우 유용하고 

객관적인 도구임을 보고하였다. 

이상 퇴행성 척추 질환의 주사 수술 운동 등 다양한 , , 

중재 적용 후 결과를 평가하는데 간편신체기능검사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대상 논. , 

문이 편에 불과하며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검사가 아닌 9

간편신체기능검사의 특성상 무작위 대조군 그룹을 설, 

정한 후 중재를 적용하고 간편신체기능검사 결과 전후 

비교를 하여 결과를 기술하지 않고 관찰연구로 다른 여

러 변수요인들과 복합적으로 분석된 논문들이 대상인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한의계 및 국내 학술계에 간편신체기능검사에 

대한 척추질환 관련 연구가 없는 점도 한계이다 간편신. 

체기능검사에 대한 국내연구 조사 중 노인재활의학회 

학회지에서 년 근감소증의 정의와 진단 기준에 대2020

한 전문가 합의25)에 간편신체기능검사에 대한 언급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년 월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과 2024 2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 도구로 신의료기술을 신청 접수(

번호: 2024024)하여 년 월 평가를 완료 받은 것을 2024 8

확인하였다26) 이처럼 간편신체기능검사는 근감소증 노. , 

쇠뿐만 아니라 퇴행성 척추질환 같이 노인환자에게 많

이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의 모니터링에 응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한의학계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임상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의 증가되

며 하 등27) 임 등, 28)의 연구에서 추나 약침 침구 등 한의, , 

요법 특성상 척추질환 보존적 치료에 효과적이고 환자

들도 퇴행성 척추질환 치료에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방

문하는 국내의료상황이므로 간편신체기능검사에 대한 

활용 가능성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 

바탕으로 퇴행성 척추질환 평가에 간편신체기능을 활용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분야에서 더 많은 실험 및 연구

를 시행하여 학술적 결과 도출 및 적극적인 임상 분야 

활용이 예상된다.

결론6. 

본 연구는 퇴행성 척추질환의 모니터링에 간편신체기

능검사를 활용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척추관 협착증 후, 

만증 등 척추 퇴행성 질환 평가에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

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간편신체기능검사을 퇴행성 척추질환의 평가에 

활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국내 학술지에는 이

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므로 한의계에서 퇴행성 척추

질환의 평가검사 방법으로 간편신체기능검사를 선점하

고 활용하기 위해서 한의학적 중재를 사용하고 이와 관

련된 평가 항목에 활용하는 연구가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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