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인체의 운동수행 중 점프동작은 걷기와 달리기 동작과 함께 나타나

는 기본적인 운동수행 형태 중 하나이다. 점프가 목적이 되는 스포츠 

종목은 멀리뛰기(long jump), 높이뛰기(high jump), 장대높이뛰기(pole 

vault) 등이 있지만, 점프는 스포츠 종목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

작이다(Adrian & Cooper, 1995). 점프와 더불어 회전동작은 어지럼증

을 유발하는 동작으로(Park, 2006), 자세제어를 위하여 회전 후 이어지

는 동작이 더 중요하다. 점프동작은 중력에 의한 착지가 수반되고(Jo, 

1999), 착지 시 적절한 충격흡수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면 부상을 초

래한다(Yeow, Lee & Goh, 2011; Zhang, Bates & Dufek, 2000). 부상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자세제어는 신체활동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Boyas 

et al., 2011), 시각, 전정, 고유수용성감각의 통합을 통하여 근골격계 제

어로 이루어져야 한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0). 회전동작 

시 방향에 대한 선호도는 선호하는 손과 발의 반대방향 회전하는 비

율이 높았다(Taylor, Strike & Dabnichki, 2006; Mohr, Landis, Bracha & 

Brugger, 2003; Vanden-Abeele, 1978). 이와 같이 회전동작은 인간이 

선호하는 방향을 선호손과 선호발에서 연관성을 찾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회전선호도(rotatioanal preference)에 다양한 조사로 Stochl & 

Croudace (2013)는 선호손, 선호발, 회전선호도, 전역적 및 국부적 움직

임, 회전하는 인물에 대한 인식(회전하는 댄서 환상)을 연구한 결과, 

회전하는 인물에 대한 인식(회전하는 댄서 환상)이 회전선호도와 관련

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회전선호도는 다양한 내재적 요소와 관

련이 있지만, 선호손이나 선호발과 같은 편측성(lateralization) 요소 외

에는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Mohr et al., 2003). 

회전과 점프와 복합된 점프회전 동작은 고난도 기술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회전점프는 주로 회전점프 착지를 통하여 전방십자

인대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도 하지만(Bai, Okada, Fukumoto, 

Ogawa & Tanaka, 2019), 일반적으로 피겨스케이트, 기계체조, 무용 등

에서 사용되는 동작으로 고난도 기술에 필요한 동작이다. 이러한 종목

들은 다양한 회전점프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도약 시 회전수를 위해 

충분한 점프 높이, 회전속도, 착지 시 안정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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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ree rotational jump conditions 
(standing jump, left rotational jump and right rotational jump) on stability through center of pressure (COP) 
and EMG variables analysis. 
 
Method: A total of 16 college students (age: 24.13 ± 7.17 years, height: 169.24 ± 8.23 cm, weight: 65.65 ± 
13.88 kg)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udy used wireless two COP plates and wireless eight channel 
EMG. The analyized variables were 11 variables for COP and RMS for EMG, which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according to three rotational jump conditions. 
 
Results: Among the COP variables, left rotational jump (LRJ) and right rotational jump (RRJ) were larger 
than standing jump (SJ) for left and right amplitude, area, total displacement, and average velocity for both 
feet among the variables of COP, and for area of the left foot, RRJ was larger than that of SJ. Among the EMG 
variables,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muscle activations, but the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rder of RRJ, LRJ, and SJ according to direction of rotation. 
 
Conclusion: Although the results of COP and EMG were not consistent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differences in COP was due to the amount of rotation during rotational jump-landing in the left 
and right directions, and that the EMG is determined by the lateral movements required for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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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회전점프를 주로 사용하는 피겨스케이트는 2회전 이상의 점프

수행 시 필요한 회전을 완성하려면, 스케이터가 체공시간과 평균 각속

도의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King, 2005). 피겨스케이트에서 스

핀동작을 수행할 때, 국내외 대부분의 선수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

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국외선수(예: 미국의 Johnny Weir, 이

탈리아의 Carolina Kostner) 등은 시계방향으로 스핀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개인의 회전방향 선호에 대한 배경없이 모

두 동일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전에 대한 신체 안정성은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에서

도 필수적이다. 회전점프 시 방향의 선택은 점프와 착지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적절한 회전방향 선정은 회전 후 착지 시 신체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oo & Shim (2017)은 시각정보 선택에 따른 

회전점프-착지 시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의 변이계수에서 

전후 변위가 좌우 변위보다 변이계수 크게 나타났고, 특히 오른쪽 회

전에서 왼발의 변이계수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Park (2013)은 선

호손과 발에 따른 좌우 방향 회전동작 시 선호발과 회전방향 간에 

상호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디딤발이 아닌 회전하는 발이 선호발일 경

우 회전면적이 작게 나타났지만, 압력중심에서는 선호발의 영향은 나

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Koh, Cho, Moon, Lee & Lee (2011)은 시

각정보의 차단 시 한발 착지에서 압력중심은 전후가 좌우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mos, Rodrigues & Vargas (2014)의 연

구에서 자세 동요 시 근전도와 압력중심 연관성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결과를 토대로 회전점프 후 착지 시 압력중심과 근전도 결과를 통하

여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회전동작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손

과 발의 선호도인 편측선호도(lateral preference)를 이용한 회전운동 착

지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좌우 

방향의 회전점프 후 착지 시 압력중심과 근전도 분석의 결과를 토대

로 회전방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회전점프를 주로 사용하

는 스포츠 종목의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METHOD 

1.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30대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골격계의 상해 병력이 없는 건강한 예비대상자 20명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상자들을 선호손 테스트(Oldfield, 1971)와 선호발 테스트

(Elias & Bryden, 1998)를 통하여 손과 발의 선호지수(Grud, Schulz, 

Cherkas & Ebers, 2006)를 산출하였다. 선호손 테스트는 손 선호지수

(HPI: handedness preference index)를 구하기 위하여 15가지 항목(글

쓰기, 그리기, 던지기, 가위로 종이 자르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망치

사용, 스포츠 라켓 사용, 빗자루 잡아서 쓸기-위쪽, 삽 머리 잡기, 성냥

불 붙이기, 병 뚜껑 열기, 카드 놀이, 실로 바늘 꿰기, 상자뚜껑 열기)

에 5가지 선택점수(항상 오른쪽: +2, 보통 오른쪽: +1, 선호도 없음: 0, 

보통 왼쪽: -1, 항상 왼쪽: -2)를 기입한 후 HPI = (total score / 30) X 100

으로 산출하였다(Grud et al., 2006). 선호발 테스트는 발 선호지수(FPI: 

footedness preference index)를 구하기 위하여 10가지 항목(공차기, 한

발로 뛰기, 한발로 모래 다듬기, 다리꼬기-윗쪽 다리, 벌레 밟기, 발가

락으로 구슬 줍기, 의자 위로 올라갈 때 첫발, 엄지발가락으로 모래에 

이름쓰기, 삽 발기-누르기 위해, 한발로 서기)에 5가지 선택점수(항상 

오른쪽: +2, 보통 오른쪽: +1, 선호도 없음: 0, 보통 왼쪽: -1, 항상 왼쪽: 

-2)를 기입한 후 FPI = (total score / 20) X 100으로 산출하였다(Grud et 

al., 2006). 산출된 손과 발 선호지수는 -100 ∼ +100 범위에서 +100에 

가까우면 오른쪽, -100에 가까우면 왼쪽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출된 선호지수를 통하여 손과 발 모두 오른쪽 선호도가 높은 

최종 대상자(HPI, FPI 모두 50 이상) 16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

는 남자 4명, 여성 12명(연령: 24.13±7.17 yrs, 신장: 169.24±8.23 cm, 체

중: 65.65±13.88 kg)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실험에 참

여하기 전 실험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여의사와 동의서를 받았다. 

2. 측정도구 및 절차 

회전점프 후 착지 시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압력중심과 근전도 측

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압력중심과 근전도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립자세에서 10초간 측정하여 기준을 자료를 산출하였다. 회

전점프에 대한 조건은 스탠딩 점프(standing jump: SJ), 왼쪽방향 회전

점프(left rotational jump: LRJ), 오른쪽방향 회전점프(right rotational 

jump: RRJ)로 분류하였다. 측정 시 각 조건에 따른 측정은 무작위로 실

시하였고, 눈을 뜬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에 고정하였으며, 양발 사이

의 거리는 각 대상자의 어깨넓이로 지정하였으며, 회전점프는 점프의 

높이보다 빠른 회전을 요구하였다. 또한 회전점프에서 회전 각도는 

180°로 제한하였고, 착지 시 양발이 측정판을 벗어나거나 중심을 잃는 

등 자료 습득에 오류가 발생하면 재시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압력중

심과 근전도 측정은 대상자가 측정판 위에 양발이 착지 후 무릎이 완

전히 신전된 이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각 조건마다 3번

의 자료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실시하였고, 각 시도마다 피로와 어지러

움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1) 압력중심 측정 

기준 자료를 측정하기 위하여 직립자세에서 압력중심의 측정은 2대

의 KFORCE Plates (K-Invent Biomecanique, Orsay, France, sampling 

rate: 75 Hz) 위에서 양발을 접촉한 후 10초간 실시하였다. 기준수축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은 10초 중 중간부분인 4~7초 

사이의 값을 추출하여 평균 근전도값을 산출하였다. 

2) 근전도 측정 

근전도 측정은 압력중심 측정과 동시에 실시하였다. 근전도 측정을 

위하여 8쌍의 무선 표면 전극(WEMG-8, LAXTHA, Daejeon, Korea: 

sampling frequency = 1,024 Hz, input impedance > 10 Ω, CMRR > 

100 dB)을 이용하였고, 분석은 TeleScan software (ver. 3.15, LAXTHA, 

Daejeon, Korea)를 이용하였다. 측정 전 하지의 주요 근육에 8쌍의 표

면 전극은 하지관절의 주동근으로 근활성도가 가장 큰 좌우 대퇴직근

(right and left rectus femoris), 좌우 대퇴이두근(right and left biceps 

femoris), 좌우 전경골근(right and left tibialis anterior), 좌우 비복근(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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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ft gastrocnemius)에 부착하였다. 이후 압력중심 측정과 동시에 

측정을 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회전점프 조건에 따라 수집된 압력중심과 근전도 자

료는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압력중심 변인 

압력중심 변인은 KFORCE Plates의 제어 프로그램인 Kforce Pro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 Longitudinal amplitude for both foot (cm): 양발에서 발생된 전후 방

향의 진폭 

- Lateral amplitude for both foot (cm): 양발에서 발생된 좌우 방향의 

진폭 

- COP surface for both foot (cm2): 양발에서 발생된 전후, 전후 방향의 

진폭을 통한 면적 

- Longitudinal amplitude for left foot (cm): 왼발에서 발생된 전후 방

향의 진폭 

- Lateral amplitude for left foot (cm): 왼발에서 발생된 좌우 방향의 

진폭 

- COP surface for left foot (cm2): 왼발에서 발생된 전후, 전후 방향의 

진폭을 통한 면적 

- Longitudinal amplitude for right foot (cm): 오른발에서 발생된 전후 

방향의 진폭 

- Lateral amplitude for right foot (cm): 오른발에서 발생된 좌우 방향

의 진폭 

- COP surface for right foot (cm2): 오른발에서 발생된 전후, 전후 방

향의 진폭을 통한 면적 

- Total Displacement (cm): 양발에서 발생된 전체 변위 

- Mean Velocity (cm/s): 양발에서 발생된 움직임의 평균속도 

2) EMG 

근전도 신호의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 Hz로 설정하였

다. 수집된 근전도 신호의 자료처리는 필터링으로 대역통과필터

(Butterworth, 25~500 Hz), 노치필터(notch filter, 60 ㎐)와 전파정류(full-

wave rectification)를 사용하였고, 스무딩(smothing)은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MS 100 ms)으로 하였다. 이후 직립자세를 RVC으로 선

정하여 %RVC 방법(Cram, Kasman & Holtz, 1998)을 사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표준화 처리하였다. 
 

%𝑅𝑉𝐶 =  
𝐸𝑀𝐺

𝐸𝑀𝐺
 

 
4.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3.0 (IBM, USA)을 이용하였고, 압력중심

의 변인은 정규성 검정이 만족되지 않아, 비모수 방법인 프리드만 검

정(Friedman test)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윌콕슨의 부호 순위 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여, 회전방향(SJ, LRJ, RRJ)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근전도는 근육 별 회전방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주효과(main effect)에 대한 사후검증은 Scheffe

로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RESULTS 

1. 압력중심 변인의 결과 

압력중심의 변인에서 양발의 면적[χ2=6.857, p=.032]과 왼발의 면적

[χ2=6.143, p=.046]은 회전방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증 결과 

LRJ, RRJ가 SJ보다 움직인 면적이 크게 발생되었다(Table 1) (Figure 1). 

2. 근전도 변인의 결과 

회전방향에 따라 하지 근육 별 반복측정 결과, 오른쪽 비복근에서만 

차이가 나타났고[F=5.440, p=.021], 사후검증 결과 LRJ, RRJ가 SJ 보다 

근활성도가 크게 발생되었다(Table 2) (Figure 2).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좌우 방향의 회전점프-착지 시 압력중심과 근전도 

분석을 통하여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압력중심 변인은 양발의 면적과 왼발의 면적에서 SJ보다 

LRJ, RRJ일 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왼발의 전후 진폭, 좌

우 진폭, 오른발의 전후 진폭, 좌우 진폭, 면적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총 변위와 평균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서 Park (2013)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 사용 손발과 회전방향성

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압력중심에서 오른손잡이(왼쪽 회전), 오른손

잡이(오른쪽 회전), 왼손잡이(오른쪽 회전), 왼손잡이(왼쪽 회전) 순으로 

평형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Laws & Sugano (2008)는 무용 학 

Figure 1. Result of COP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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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그룹에서 한 명의 댄서만이 일관된 왼쪽 회전선호도를 보인 반면 

나머지 댄서는 오른쪽 회전선호도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무용 학생

들이 오른쪽으로 삐루엣을 수행하도록 요청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패턴이 훈련 이력과 지지 다리의 선택 때문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Nyabenda, Briart, Deggouj & Gersdorff (2004)은 회전선호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정-척수 시스템의 비대칭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

어,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걸으라는 요청을 받

으면 그들은 옆으로 치우쳐 장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앞으로 움직이 

Table 1. Result of COP variables 

Variables Rotational direction M ± SD ꭓ2 p Post-hoc 

Longitudinal amplitude for 
both feet (cm) 

SJ 1.96±0.72 

2.714 .257 - LRJ 2.34±0.92 

RRJ 2.47±1.16 

Lateral amplitude for 
both feet (cm) 

SJ 0.38±0.09 

1.286 .526 - LRJ 0.62±0.29 

RRJ 0.57±0.27 

COP surface for 
both feet (cm2) 

SJ 6.24±3.36 

6.857 .032* SJ < LRJ, RRJ LRJ 12.29±8.95 

RRJ 13.62±10.34 

Longitudinal amplitude for 
left foot (cm) 

SJ 14.13±2.16 

2.714 .257 - LRJ 13.90±1.98 

RRJ 14.32±1.95 

Lateral amplitude for 
left foot (cm) 

SJ 7.66±0.96 

1.286 .526 - LRJ 7.64±1.35 

RRJ 8.51±1.21 

COP surface for 
left foot (cm2) 

SJ 6.50±5.28 

6.143 .046* SJ < LRJ, RRJ LRJ 11.94±13.41 

RRJ 12.52±10.52 

Longitudinal amplitude for 
right foot (cm) 

SJ 13.14±1.28 

2.714 .257 - LRJ 12.82±1.88 

RRJ 13.91±1.69 

Lateral amplitude for 
right foot (cm) 

SJ 24.02±0.71 

1.857 .395 - LRJ 23.60±0.96 

RRJ 24.41±1.17 

COP surface for 
right foot (cm2) 

SJ 8.93±7.53 

4.429 .109 - LRJ 10.84±10.62 

RRJ 11.30±8.91 

Total displacement (cm) 

SJ 14.95±1.74 

4.000 .135 - LRJ 17.55±4.70 

RRJ 16.76±2.41 

Mean velocity (cm/s) 

SJ 1.48±0.17 

5.286 .071 - LRJ 1.75±4.64 

RRJ 1.66±0.24 

Note. significant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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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rown, Tolsma & Kamen (1983)는 

대상자(체조 선수 51명, 비선수 120명)의 회전선호도를 4가지 간단한 

체조동작으로 평가하였고, 선호손과 선호눈과 같은 편측성을 평가하

였다. 선수 표본에서 트램폴린의 회전하는 엉덩이 동작으로 측면 선

호도와 회전점프 사이의 관계와 선호손과 회전선호도 사이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Vanden-Abeele (1978)는 시계방향 회전과 비교할 때 오른

손잡이는 반시계 방향으로 축 방향의 신체 회전을 더 빠르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압력중심은 불안정한 신체중심에 대한 근신경의 반

응을 나타내는 것으로(Winter, 2009),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좌우 방향의 회전점프-착지 시 압력중심에서 양발과 왼발의 면적에서 

움직임이 크게 발생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호손과 선호발과 반

대방향으로 회전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회전점

프-착지 시에도 동일한 결과를 예상하였고, 모든 대상자들이 손과 발

에서 오른쪽방향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좌우 방향에 따른 회전점프

-착지 시 특정 방향에서의 안정성이 높거나 낮은 안정성을 기대하였

다. 기준이 되는 자세인 직립자세의 압력중심 보다 좌우 회전방향의 

회전점프-착지 시 압력중심 변인에 영향을 미쳤지만, 좌우 회전방향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Park (2013)의 연구 결과에서 나

타났던 선호손과 회전방향성 사이에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회전보

다 왼쪽 회전 시 평형능력이 좋은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제자리에서 

10바퀴 회전으로 인한 차이로, 좌우 회전방향의 점프 시 180°로 회전

량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귀속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혼란을 초래하지 못하여 손과 발의 편측성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근전도 분석에서는 근육 별 회전방향에 따라 오른쪽 비복근에서만 

LRJ, RRJ가 SJ 보다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ai et al. (2019)는 180°와 360° 회전점프 착지 시 사전 근활동 시기 조

사하는 연구에서 180°, 360° 회전점프 후 착지에서 햄스트링이 대퇴사

두근보다 빠른 근수축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Singh (1970)은 미는 

동작에서 다리의 힘을 연구한 결과 오른손잡이의 좌우 다리 근력에 

차이가 없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왼손잡이는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

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Cavanagh, Pollock & Landa (1977)

는 엘리트 장거리 육상선수들이 중거리 선수보다 다리 근력의 대칭성

Table 2. Repeated one-way ANOVA of EMG (unit: %RVC) 

Muscle Rotational 
direction M ± SD F p Post-hoc 

LQ 

SJ 141.53±70.19 

.754 .492 - LRJ 144.42±83.92 

RRJ 159.08±80.95 

LH 

SJ 133.65±47.71 

1.107 .346  LRJ 132.50±42.58 

RRJ 148.53±61.15 

LP 

SJ 149.55±52.68 

1.327 .283  LRJ 141.49±50.88 

RRJ 158.39±69.21 

LG 

SJ 126.48±23.69 

1.141 .352  LRJ 127.38±26.55 

RRJ 143.43±46.93 

RQ 

SJ 141.77±61.57 

.984 .402  LRJ 146.33±75.50 

RRJ 162.40±93.11 

RH 

SJ 139.56±71.83 

1.489 .244  LRJ 154.23±102.24 

RRJ 162.13±107.43 

RP 

SJ 149.93±61.56 

.795 .462  LRJ 147.21±71.33 

RRJ 161.93±78.74 

RG 

SJ 114.11±28.24 

5.440 .021* SJ < LRJ, 
RRJ LRJ 135.74±45.61 

RRJ 139.68±62.73 

Note. significant at *p<.05 

Figure 2. Results of 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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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Czabanski & Koszczyc (1979)는 

속도와 정확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오른쪽 다리에서 시작되고 더 

큰 힘이 필요한 움직임은 왼쪽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이 러너에게 적용된다면, 일부 양측 차이는 러너의 선호 다리

(Schieb, 1987)와 다리 근력 대칭(Cavanagh et al., 1977)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선호손도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Coleman & 

Dupler (2005)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타

자들이 홈에서 1루까지 달리는 속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

하여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근전도 분석에서는 오른쪽 비복근에서만 좌우 방향 모두 

회전점프-착지 시 큰 근활성도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선호가 높은 손과 발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회전 시 불안정성이 증

가한다는 결과와 일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모두 손과 

발에서 높은 오른쪽 선호로 인하여 왼쪽방향의 회전 시 근활성도가 

특정 근육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른쪽 비복근에서만 좌우 

방향 회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전량의 제한으로 인

해 좌우 방향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압력중심의 변인과 함께 

근전도에서도 좌우 방향 사이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른쪽 

선호도 높은 대상자들을 통하여 오른쪽 비복근이 회전점프-착지 시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체의 제어를 담당하는 근육으로 판단할 수 있

었고, 손과 발의 선호도에 따른 편측성이 회전선호도에 절대적인 영향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통해 압력중심은 좌우 방향의 회전-착지 시 회전량에 기

인될 수 있었지만, 근전도는 편측성이 회전선호도를 반드시 결정되는 

요인으로 볼 수 없었다. 회전점프를 이용하는 스포츠에서는 회전점프 

시 효율적인 착지를 위하여 낮은 근활성도를 고려할 수 있는 편측선

호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회전선호도의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CONCLU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좌우 방향의 회전점프 후 착지 시 압력중심과 근

전도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회전방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압력중심 변인 중 양발의 면적과 왼발의 면적은 SJ보다 LRJ, 

RRJ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근전도 결과는 오른쪽 비복근에서만 차이가 나타났고, 회전방

향에 따라 RRJ, LRJ가 SJ 보다 근활성도가 크게 발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호손과 선호발에 따른 제자리 회전 및 회전점프 

시 회전량과 회전속도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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