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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coliosis  on  the  stress  level  and 
study‐attitude,  to  inform  the  public  that  there  exist  an  important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s  scoliosis  and  stress, 
as  well  as,  study‐attitude,  using  a  questionnaire.

Methods: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elementary  school  in  G  city  from May  10  through May  31, 
2011. This  study measured  a primary  scoliosis‐test by  a  scoliometer with  3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  secondary 
test  by  Cobb's  angle  using  an  X‐ray.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normal  group  (n=20),  scoliosis  group 
(n=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t‐test  and  Pearson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obb’s  ang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oliosis  group  and  the 
normal  group  (p<0.001).  Also,  it  tended  to  have  a  greater  stress  level  in  the  scoliosis  group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scoliosis  and  the  stress  or  study‐attitude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p<0.05).  The  correlation  of  stress 
according  to  Cobb’s  angl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r=0.36),  and  the  correlation  of  study‐attitude  to  Cobb’s  angle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r=‐0.04). 

Conclu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scoliosis  affects  stress  and  study‐attitude. We  hope  that  this  result 
would  help  diagnose  adolescent’s  scoliosis  in  anearly  stage  and  prevent  any  phychologic  and  social  problems  relating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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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서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의 증가, 

신체의 활동량의 부족, 불량한 자세유지 및 신체 불균형에 한 

자각도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척추 변형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두되고 있다.1 

척추측만증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척추가 옆으로 치우쳐 

측방으로 편위되거나 회전이 일어난 것으로 정의된다.2 척추측

만증은 크게 구조적 측만증과 비구조적 측만증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측만증은 형태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치료를 요하며, 비

구조적 측만증도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악화되어 외관뿐만 아니

라 호흡 및 소화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3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구조적 측만증의 경우 70~80%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말하며,4 형태성장의 속도가 

빠른 사춘기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

다.5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척추의 변형으로 타인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지만 부분의 척추측만증이 초기에는 통

증이 없고,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및 청소년 시기에는 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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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꺼리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6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 학생들에서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발

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보건학적 측면에서 학교보

건 문제로 두되고 있어, 척추측만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

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7 1999년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시내 480개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상으로 허리의 휜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21만 7,052명 

가운데 15.1%인 3만 2,889명이 자세 이상자로 판명됐는데, 이

는 1998년의 조사에서 나타난 1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

다.8 2006년에 고 구로병원의 척추측만증 연구소가 서울시내 

초, 중등학생 9만 8,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척추가 5도 이상 

휘어진 학생이 전체의 7.68%로 5년 전 3.88%에 비해 2배나 

증가하였고, 10도 이상이 3,219명, 20도 이상이 294명이나 된

다고 보고하였다.9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0년에 척

추측만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11만 6,000여 명 중 10 의 비율

이 5만 4,117명으로 전체 환자 중 46.5%를 차지하여, 2006년 

조사된 4만 4,000여 명 비 연령별 증가율에서 10 의 증가

율이 5년간 21.1%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였다.10

이러한 척추와 관련한 질병들은 사회적으로 주요한 건강문

제이고11 의료비 증가 등의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개인 의

욕과 자신감 상실 등으로 삶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

다.12 측만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의 저하, 

피로와 통증, 외모적 문제, 심리적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13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조기에 진

단이 되지 않은 또는 진행하는 고도의 척추 변형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외형적 변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아상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14 Kim15은 척추의 변형은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심리적인 면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특히 사춘기 전후에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

면 휘어진 허리를 교정하기 힘들게 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장

애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신적 장애 중 하나인 스트레스는 신

체적, 정서적, 행동적 불균형을 의미한다.16 

스트레스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

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17 초등학생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

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며 

그중 개인적 요인을 외모, 건강, 성격, 강박관념으로 분류하였

다.18 Kim15은 연구에서 척추측만증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

고 하였고,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으

로 외모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18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인 문

제는 학생들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의 집중력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과제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학생들

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9

학습태도는 학습자가 학교나 학습에 해 갖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 학습 태도 유지 요인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을 

들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심리적, 신체적 요인과 학습태도

의 습관적인 요인, 학습 성취와 동기 부여 등이 있다. 심리적신

체적 요인은 심리상태, 정서불안 등과 신체 질병, 체력 부진 등

의 신체적인 문제들이 해당된다.20 Kim21은 자세의 부적절함은 

부적절한 신체 에너지 조절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에 

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Hwang20도 신체적으로 문

제가 있는 경우 아동이 학습에 해 흥미나 집중을 하지 못한

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생활습관은 골격형성 및 성인기의 습

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2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자세를 갖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자세가 

바르면 집중력이 향상되어 공부를 잘한다고 하였다.23 청소년들

의 학교생활 적응 여부는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19 그러므로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적절한 자

세가 필요하다.24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척추측만으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위축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및 중학생의 측만도

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학습태도에 관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척추 측만도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습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5월 10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실시

하였다. 상자는 G시에 소재한 6개의 모 초등학교 4, 5, 6학

년 중 무작위로 선정한 300여 명의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였

으며, 사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연구동의서를 학부모에게 전

달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질환, 외상과 선천적 원인 등으로 인한 근 ․ 골격계 문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중인 학생과 본인의 

의사가 없는 학생은 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중 X-ray를 통해 

얻어진 Cobb’s angle로 10° 미만인 학생 20명을 정상군으로

10° 이상인 학생 20명을 측만군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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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1) 측정도구

(1) 척추 측만도 검사

척추 측만도를 알아보기 위해 1차, 2차 검사를 통해 상자를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Adams 전방굴곡 검사

(Adam’s forward bending test)를 실시하였다.25 Adams 전방

굴곡 검사는 연구자가 등쪽에 선 상태에서 상자의 등을 90° 

정도 전방으로 굽히게 하고, 양측 어깨의 높이, 양측 어깨뼈의 

형태 등을 확인한 뒤 등의 최  돌출부분에서 간이 Scolio-

meter (Kisco-S-100, 경인과학, 한국)로 각도를 측정하여 5° 이

상인 학생을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Scoliometer로 5° 측정 

시, X-ray 상에서 척추가 약 11° 정도 휜 것으로 보기 때문에 

Scoliometer를 이용하여 체간 회전각이 5° 이상인 군을 잠정적

인 측만증 양성군으로 판정한다.26 이러한 이학적 검사의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하여, 2차로 학생들을 H정형외과에서 전문의가 

실시한 X-ray (SFC-31, 동아, 한국) 촬영을 통해서 Cobb’s 

angle을 측정하여, 그 각도가 10° 이상일 때 척추측만증이 있

다고 하였다.

Cobb’s angle은 X-ray 상에서 척추의 휘어진 만곡 중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 위쪽과 아래쪽의 척추뼈를 기준으로 하여 

한 선은 상부 끝 척추의 상단에 다른 한 선은 하부 끝 척추의 

하단에 선을 그은 뒤, 각 선에 직각으로 선을 그어 교차된 각도

를 말한다.27

(2) 스트레스 검사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로 Kim28의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본 설문지는 국내의 공신력 있는 척도인  Min과 Yoo29

의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척도와 상관성을 비교

한 결과 공인타당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신뢰도도 적

합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Cronbach’s =0.96). 총 

65문항이며, 부모 및 가정환경요인, 교사 및 학교환경요인, 친

구 및 개인요인, 주변 환경 및 사회요인, 학업요인으로 응답자

는 최근에 경험한 각 생활 사건에서 느낀 스트레스 정도를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전혀 받지 않는다는 1점, 별로 받지 

않는다는 2점, 약간 받는다는 3점, 많이 받는다는 4점으로 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학습태도 검사

학습태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Jeong30의  연구에서 사용한 

Cronbach’s 값 0.88의 신뢰도를 보인 <학습태도 검사>를 사

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초등학생을 상

으로 개발되었으며,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본 설문지는 총 

25문항이며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로는 

학교공부에 한 태도 10문항, 교우에 한 태도 5문항, 교사

에 한 태도 10문항으로 검사 척도는 Likert 5단계 척도를 사

용하여 ‘아주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는 4점, ‘중간 정도’

는 3점, ‘약간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

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PASW 18.0을 이용하여 정상군과 측

만군의 스트레스와 학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

본 t-test를 하였고, 측만군의 스트레스 및 학습태도와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유의수

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을 1, 2차 측만도 검사를 통하여 정

상군과 측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정상군의 경우 Cobb’s angle은 

6.34±0.21°였고, 측만군의 경우 11.55±0.34°로 나타났다(p< 

0.001). 각 그룹별 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이는 정상

군의 경우 12.4±0.7, 측만군의 경우 11.9±1.8세였고, 키는 정

상군이 153.7±5.1 cm, 측만군이 149.5±7.3 cm, 몸무게는 정

상군이 45.8±6.2 kg, 측만군이 44.3±7.6 kg으로 두 군간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정상군과 측만군의 스트레스와 학

습태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상군과 측만군 간의 스트레스 비교

두 군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각 요인 전체의 스트레스 평균

값 4점 만점에서 정상군은 1.98±0.53점, 측만군에서는 2.53± 

0.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Figure 1).

2. 정상군과 측만군 간의 학습태도 비교

두 군의 학습태도를 비교한 결과, 각 요인 전체의 학습태도 평균

값 5점 만점에서 정상군은 3.43±0.37점, 측만군에서는 2.82± 

0.1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Figure 2).

3. Cobb’s angle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두 군의 측만도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성을 보였고(p<0.05),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6) 

(Figure 3).



18

J Kor Soc Phys Ther 2012;24(1):15-21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coliosis on Stress and Study-attitude

Figure 1. Comparison of stress inter-group.
*p< 0.01
NG: normal group
SG: scoliosis group

Figure 2. Comparison of study-attitude inter-group.
† p<0.05
NG: normal group
SG: scoliosis group

Figure 3. Correlation of stress according to Cobb’s angle

Figure 4. Correlation of study-attitude according to Cobb’s angle.

4. Cobb’s angle과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

두 군의 측만도와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성을 보였고(p<0.05),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04) 

(Figure 4).

IV. 고찰

성장기에 잘못된 자세관리로 인하여 유발된 척추의 변형은 비

정상적인 척추변형으로 진행되어 좋지 못한 외형뿐만 아니라 

통증과 경직을 동반하는 신체활동의 비유연성을 초래함으로써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14

지금까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부분은 성인을 주 

상으로 삼았고, 아동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매

우 최근의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척추 측만이 있는 아동과 없

는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Oh와 

Han18은 아동들이 일상생활 중에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 중

에 외모의 변화를 들고 있다. Sin31은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신체 증상은 우울, 불안, 분노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im15의 연구에서 척추측만증이 스트레

스 반응 척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척추 측만의 

정도가 클수록 스트레스 정도 등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Kim16의 연구에서 4, 5, 6학년 일반 아동의 경우 스트

레스 평균값 4점 척도에서 1.80점을 보였고, 4, 5, 6학년을 

상으로 한 Kim32의 연구와 4, 6학년을 상으로 한 Park33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각각 2.39점, 2.06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4, 5, 6학년을 상으로 측만증이 있는 아동의 

경우가 측만증이 없는 아동보다 스트레스 평균값이 높게 나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그러나 두 군 간의 점수는 0.5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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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이 있는 아동이 꼭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각 군의 측만도와 스트

레스와의 상관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r=0.36)를 보여, 척추 측

만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외형의 변화 등으로 어느 정도는 척추 

측만이 없는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증, 정서적 반응, 반복적이고 제

한된 움직임, 공격적 및 부정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34 따라서 

측만증이 있는 아동들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행동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치료뿐만이 아닌 측만증의 조

기 발견 및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써 청소년들의 

측만의 진행을 억제시키고35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학습태도는 학업 능률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도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36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

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21 Lee37는 학생들의 바른 자세에 한 인식의 부

족, 잘못된 습관 등의 문제는 학습 문제와 연결되어, 주의력 결

핍 등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척추 측만이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학습태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Moon24

은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

였고, Kim21은 중학생의 앉은 자세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연구

하여 자세가 좋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Suh38도 바른 자세는 곧 건전한 신체발달과 나아가 건전한 심리 

그리고 학습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만

증이 있는 아동의 경우 없는 아동에 비해 학습태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p<0.05), 측만도와 학습태도와 음의 상관관계(r=-0.04)

를 보여, 비록 선행연구들과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자세가 좋지 

않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학습에 해 흥미나 집

중을 하지 못한다20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

다. 그러나 두 군 간의 차이가 0.41점밖에 나지 않아 측만증이 

있는 아동이 꼭 학습태도가 낮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체형, 몸매, 건강 그리고 자세 등 몸에 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시 에 살고 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생

활 및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잘못된 습관 등을 교육하

고 예방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39 

척추 측만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부분 유병률이나 치

료에 관한 것이 많았고, 아동의 스트레스나 학습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의 상당수는 수업과목이나 부모, 교우관계등과의 연관성

을 다루고 있었다. 건강과 관련된 특히 척추측만증과 관련된 스

트레스, 학습태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

구는 초등학생의 척추측만증의 유무에 따른 아동들이 겪는 스

트레스와 학습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척추측만증이 있는 경우 없는 아

동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왔고, 학습태도 점수는 낮게 

나와 측만증이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를 더 받고, 학습태도

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두 군 간의 스트레스 점수

와 학습태도의 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측만증이 스트레스

와 학습태도를 낮춘다고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측

만증이 스트레스와 양의 관계를, 학습태도와는 음의 관계를 보

여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검사 도구를 이용하

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척추 측만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향후 나

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상자들마다 통제 변인이 동일하

지 않았고, 스트레스 및 학습태도의 하부 항목과의 관계를 규명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 및 학습태도를 검사하는 타당성

과 신뢰성이 높고 보편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건강과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및 학령기 아동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스

트레스 요인의 관계를 더 폭넓게 파악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예

방하고,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이 개발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그러한 사업에 일

조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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