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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signals and clinical evaluation scales for Parkinson's disease were

correlated. The study included 16 patients diagnosed with Parkinson's disease. Each subject was evaluated based on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 part 3, New Freezing

of Gait Questionnaire (NFOGQ) parts 2 & 3, and Hoehn & Yahr Scale (H&Y). All subjects performed the Time Up and Go

test by attaching IMU sensors to both ankles and torso. Based on the tilting angle of torso and the time of first step, the

freezing and non-freezing windows were determined. Seven IMU features involving the ankle signals were calculated in the

specific window.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of clinical evaluation scales was performed. As a result, the freezing index

and power of locomotion band (0.3-3 Hz) were recommended to determine UPDRS part 3. Also, the intensity of the

locomotion band facilitated evaluation of NFOGQ part 3 regardless of freezing of g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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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관성 센서(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는 일반적으로 외

부로부터 발생되는 가속도 및 각속도를 측정하며 비교적 작은

크기로 로봇 및 운행 제어, 위치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

고 있다[1].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형화 제작이

가능해졌기에 모바일 또는 웨어러블 장비에 탑재되어 일상생활

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활용된다. 그 중, 관성 센서를 활용한 운

동역학적 분석은 신체 분절의 기울기 또는 각도 등을 측정하는

데에 이루어지며 그 범위는 보행 평가[2]로부터 의도 인식 및

제어[3]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특히, 인체에 착용 가능한 관성 센서의 특성은 보행에서 발

생하는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측정된 신호로부터 역치 값을 이용하여 보행의 단계 및 유무를

검출하는 사례[4]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낙상의 위험도를 검출하

는 사례[5], 신호의 특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분

석하는 연구[6]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인공

신경망과 같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소개[7]되

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수는 2017년 약 10만 명으로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약 11만 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8].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세포에 영향

을 미쳐 근육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저하시킨다[9]. 파킨

슨병의 대표적인 병적 증상인 동결 보행은 초기 보행에서 떨림

이 발생하거나 경직이 되는 등 자세 불안정을 야기해 낙상의 위

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10].

이러한 동결보행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 중 관성 선서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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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보행 검출을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11]. 이는 파

킨슨병 환자의 동결 보행 발현 시, 적절한 시점에 외부 자극을

가해주어 동결 보행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 뿐 아니라 낙상의 위험 지표와 연관지어 보행 시

의 운동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결 보행이 주로

나타나는 환경과 시점을 예측[12]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 또한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머신 러닝을 활용한 사례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측정된 관성 신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 값의 연산을 통해 시작한다[13,14]. 이 특

성 값들은 평균값과 표준편차 등의 시간도메인뿐 아니라 주파

수 도메인에서의 특정 스펙트럼과 같은 값들도 포함한다. 특성

값의 선정은 분류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14,15].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성

센서를 활용한 연구들은 주로 운동 수행을 통해 역학적으로 나

타나는 결과들을 탐구하였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 도구로서 활용한 사례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파킨슨병의 질병 척도는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는 지표이면

서, 환자의 운동 능력을 투영한다. 파킨슨병의 중증 정도를 가늠

하는 임상적 지표들은 주로 보행이나 손뼉치기 등의 운동을 수

행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Roller 등[16]은 임상 지표

중 하나인 Hoehn-Yahr (H&Y) 지표와 낙상과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으며, Sufuwa 등[17]은 3차원 동작 분석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

대상의 하지 분절의 힘과 보행속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Zampieri 등[18]은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과 보행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Plotnik 등[19]은 파킨슨병 환자 보행에서 집중수행능력에 따른

보행 파라미터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 지표와

의 상관성 연구는 3차원 동작 분석 및 보행 파라미터를 통해 환

자의 운동수행 능력과 비교하였을 뿐 관성 신호의 특성에 초점

을 맞춘 분석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관성 센서를 활용한 파킨

슨병 환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모집된 피험자에 대한 임상 지표

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험자의 정보로만 제시되었을 뿐 두

값 사이의 연관성은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

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에 사용되는 임상 지표와 관성 센

서의 특성 값들을 연산하여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환자 모집 및 임상 데이터 취득

본 연구를 위하여 총 16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다. 각 피험자는

실험에 참여하기 전, 중앙보훈병원 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서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참여

하에 파킨슨병의 임상 평가지표(인지정서상태, 전체적인 운동수행

능력, 신체장애정도, 동결 보행 발생빈도, 동결 보행에 대한 인식)

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승인번호: BOHUN 2021-03-018-008).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실험 참여 이전 24시간 동안 약

물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임상 평가지표는

Table 1 Patients’ information

No.
Age

[yr]

Height

[cm]

Weight

[kg]

Duration

[yr]
KMMSE

UPDRS 

Part 3
H&Y

NFOGQ

Part 2 Part 3

1 70 170 64 7 26 74 4 15 7

2 80 166 66 9 21 48 3 17 7

3 77 165 57 11 24 41 3 16 6

4 75 164 79 7 28 41 2 11 5

5 76 162 58 9 21 85 2 19 9

6 81 160 56 21 20 81 4 19 9

7 75 165 58 16 26 55 2 10 7

8 74 166 68 4 13 68 3 16 8

9 76 168 74 7 27 74 3 17 9

10 75 170 67 2 28 63 3 17 8

11 68 147 48 6 23 81 3 11 8

12 76 155 62 2 27 50 2 9 3

13 77 167 67 5 24 57 2 19 7

14 75 169 73 1 25 58 2 12 8

15 74 169 76 3 25 72 2 9 4

16 76 170 73 2 22 86 4 10 6

Mean 75.31 164.71 65.58 7.44 23.75 64.63 2.75 14.19 6.94

Std. 3.04 6.20 8.43 5.33 3.70 14.69 0.75 3.6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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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간이정신상태(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UPDRS part 3, H&Y, New Freezing of Gait

Questionnaire (NFOGQ)의 part 2와 part 3로 총 5가지 항목에

조사하였으며 각 피험자의 정보는 Table 1에 기술하였다.

KMMSE [20,21]은 환자의 인지정서상태를 검사하는 항목으

로 총 30점 문항의 질문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KMMSE는

시간(5), 장소(5), 기억 등록 및 회상(6), 계산(5), 언어(8), 시공

간 구성(1)의 평가를 통하여 계산되었다. 

UPDRS [22]는 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로부터 파킨슨병의 환자에 대해 질병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1987년에 제시되었다. 

UPDRS는 4가지 파트(part 1: 일상생활에서의 비운동성 증상

경험, part 2: 일상에서의 운동 경험, part 3: 운동성 검사, part 4:

운동성 합병증)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UPDRS part

3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성을 확인하였다. 18가지의 말하

기, 박수치기, 걷기 등 행동에 대하여 각각 Normal(0), Slight(1),

Mild(2), Moderate(3), Severe(4)로 평가하였으며, 그 총합을 통

해 전체적인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H&Y [23]는 신체의 장애 정도를 1가지 지표를 통해 0에서 5

점의 상태를 기재하였다: 증상이 없음(0), 한쪽만 문제됨(1), 두

쪽 다 문제지만 균형을 일지는 않음(2), 약간 문제가 되며 안정

성이 부족하나 독립적으로 움직임(3), 심각한 장애이지만 도움

없이 걷거나 서있을 수 있음(4), 도움이 없이는 휠체어를 사용하

거나 침대에서 지냄(5).

NFOGQ [24]은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첫 파트에서는

동결 보행의 경험 유무만을 조사하였으며 모든 환자에게서 동결

보행의 경험이 존재하였다. NFOGQ part 2에서는 동결 보행을 경

험했던 횟수와 발생빈도를 측정하는 6가지 질문을 통해 각 0-3점

의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NFOGQ part 3에서는 동결 보행 발현

시 방해를 주는 정도 및 불안감 등의 3가지 항목을 0-3점으로 평

가하여 일상생활에 미치는 동결 보행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2.2 보행 데이터 및 관성 신호 특성 연산

보행 실험은 파킨슨병 환자의 시각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닥에 무늬가 없는 장판을 설치한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각 피

험자는 양 발목과 체간(T7)에 3개의 관성 센서(MTw Awinda,

Xsens, Netherlands)를 부착하였으며(Fig. 1), 의자에서 기립 후

약 3 m 구간의 보행을 각 3회씩 진행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체간과 양측 발목으로부터 100 Hz의 3축 가속도

및 각속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6명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데이터로부터 다

음과 같은 기준 하에 정상 보행을 판별하였다: 1) 기립 후 5초

이내 출발; 2) 첫걸음의 주기는 0.3 s 이상(Locomotion Band,

0.3 Hz) [25]; 3) 양 발의 4 Steps 이상 보행 진행. 위의 3가지 기

준에 부적합한 보행은 동결 보행이 발현된 환자군으로 선정하

였다. 동결 보행의 발현 유무는 실험 영상 및 전문의의 판단을

통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동결 보행의 증상은 정지 또는 떨림

등 세부적으로 분류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동결 보행의 유무

만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관성 신호의 특성 값은 피험자를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산을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주파수 필터링은 진행되지 않았다:

1) 피험자 전체 집단, 2) 동결 보행 발현 집단(Freezing of Gait,

FoG), 3) 동결 보행 미발현 집단(Non-freezing of Gait, nFoG). 체간

의 관성 신호로부터 기울기 연산을 통해 기립 시점을 기록하였고

그로부터 발목 가속도의 Peak 시점을 통해 첫 번째 초기접지기가

일어나는 순간을 판별하였다. 특성 값은 발목에서 측정한 관성신

호로부터 연산을 진행하였다. 연산을 위한 윈도우는 피험자의 전

체 집단과 nFoG 집단에 대해 첫 초기접지 이후 4초간의 윈도우에

서 연산을 진행하였으며, FoG 집단의 경우 기립 시간부터 첫 초기

접지기까지의 시간을 윈도우로 설정하였다(Fig. 2). 특성 값들은

선행 논문 및 보행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값들로 중력 방향의 가

속도와 시상면의 각속도로부터 시간 영역에서 4개, 주파수 영역에

서 3개를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Table 2). 

2.3 상관 분석

신호들은 7개의 특성 값으로 연산되어, 각 임상 지표와 상관

계수의 연산을 진행하였다. 상관계수의 연산은 크게 선형 관계를

의미하는 Pearson 계수와 단조 관계를 의미하는 Spearman 계수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스케일의 특성상 비연속적인 데이

터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Spearman 계수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의 단조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그 수식은 식(1)과 같다(  =

Spearman 상관 계수,  = 두 관측 값의 등급 차이,  = 관측 값

의 수). 상관성 분석은 피험자 전체 집단과, FoG 집단 및 nFoG

집단으로 나누어 총 3개의 집단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p-

value < 0.05를 기준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분류하였다. 관성 신

호의 특성과 임상 지표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모든 연산은

MATLAB 2018b (Mathworks, USA)를 통해 진행하였다.

(1)

ρ

D n

ρ 1
6ΣD

2

n n
2

1–( )
---------------------–=

Fig. 1 IMU senso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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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파킨슨병의 중증도를 평가

하는 임상 지표와 관성 센서의 특성 값 간의 Spearman 상관 계

수를 통해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p-value < 0.05를 기준으로,

유의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3.1 피험자 전체 집단

전체 피험자 대상의 관성 신호와 임상 평가척도와의 상관 계

수를 통해 시간 영역의 특성 값들과 10개 쌍의 유의한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으며, 주파수 영역의 특성 값들과는 6개 쌍의 유의

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Fig. 2 Window segmentation in IMU signals 

Table 2 Features of IMU signal

Mean 

Acc

Mean of acceleration within given window in gravity axis

Mean

Ang

Mean of angular velocity within given window in sagittal plane

Std.

Acc

Standard deviation of acceleration in given window in gravity 

axis

Std.

Ang

Standard deviation of angular velocity in given window in 

sagittal plane

LBP Ratio of signal power in locomotion band (0.3-3 Hz)

FBP Ratio of signal power in freeze band (3-8 Hz)

FI

Notes: Acc = Acceleration; Ang = Angular velocity; 
LBP = Locomotion band power; FBP = Freezing band power; 

FI = Freezing index; PSD = Power spectral density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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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under the PSD curve in freeze band

Area under the PSD curve in locomotion band
---------------------------------------------------------------------------------------------------------------------------

Table 3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MU features

and clinical rating scale (p-values < 0.05)

Patient 

group

IMU 

feature
KMMSE

UPDRS

part 3
H&Y

NFOGQ

part 2

NFOGQ

part 3

All

Mean Acc .450 -.542 -.407 - -.487

Mean Gyro - - - - -

Std. Acc .390 -.538 - -.427

Std. Gyro .499 -.470 - - -.441

LBP .334 -.646 - - -.601

FBP - - - - -.295

FI - .642 - - .355

FoG

Mean Acc - - - - -

Mean Gyro - - - - -

Std. Acc - - - -.471 -.409

Std. Gyro - - - - -.484

LBP - -.658 - - -.626

FBP - - - -.642 -

FI - .707 .500 - .480

nFoG

Mean Acc .532 -.654 -.396 - -.521

Mean Gyro - - - - -

Std. Acc .624 -.570 -.424 - -421

Std. Gyro .696 -.505 - - -.415

LBP .385 -.614 - - -.589

FBP .470 - -.595 - -.378

FI - .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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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영역의 특성에서 Mean Acc는 NFOGQ part 2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과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Mean Ang는 어떠한 지표

와도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Std. Acc와 Std. Ang는 KMMSE,

UPDRS part3, NFOGQ part 3와 상관성이 드러났다. 그 중

> 0.5의 강한 상관관계는 Mean Acc와 UPDRS part 3(  =

-0.542), Std. Acc와 UPDRS part 3(  = -0.538)에서 나타났다. 

주파수 영역의 특성에서 LBP는 KMMSE, UPDRS part3,

NFOGQ part 3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FBP는 NFOGQ part 3

와 상관성이 드러났다. FI는 UPDRS part 3와 NFOGQ part 3와

상관성이 드러났다. 그 중 > 0.5의 강한 상관관계는 LBP와

UPDRS part3( = -0.646), LBP와 NFOGQ part 3( = -0.601)

및 FI와 UPDRS part 3( = 0.642)에서 확인되었다.

3.2 동결 보행 발현 집단 

16명의 피험자대상의 총 48번의 실험 중에서 18번(10명)의

동결 보행이 관찰되었다. FoG 집단에서 시간 영역의 특성 값들

은 3개 쌍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주파수 영역에서

는 6개 쌍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시간 영역의 특성 값들 중 Mean Acc와 Mean Ang는 어떠한

임상 평가 지표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Std. Acc는

NFOGQ part 2와 part 3에서 상관성을 보였으며, Std. Ang는

NFGOQ part 3와 상관성을 보였다.

주파수 영역의 특성 값들 중 LBP는 UPDRS part 3(  =

-0.658)와 NFOGQ part 3(  = -0.626)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FBP는 NFOGQ part2(  = -0.642)와 강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FI는 UPDRS part 3(  = 0.707) 및 H&Y (

= 0.500)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NFOGQ part 3와 유

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3.3 동결 보행 미발현 집단 

nFoG 집단에서 관성 신호의 특성과 임상 평가 지표 간의 상

관성은 다음과 같다. 시간영역에서는 11개 쌍의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주파수 영역에서는 7개 쌍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ean Acc과 Std. Acc는 NFOGQ part 2를 제외한 모든 지표

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ean Ang의 경우 어떠한 지표와도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Std. Ang에서 KMMSE, UPDRS

part 3, NFOGQ part 3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중

KMMSE와 UPDRS part 3는 3가지 관성 신호의 시간 영역 특성

과  > 0.5의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NFOQG part 3

는 Mean Acc (  = -0.521)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파수 영역의 특성에서 LBP는 KMMSE, UPDRS part 3(

= -0.614), NFOGQ part 3(  = -0.589)와 상관성을 드러내었다.

FBP는 KMMSE, H&Y (  = -0.595), NFOGQ part 3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FI는 UPDRS part 3(  = 0.605)와 강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 고찰

4.1 임상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상 평가 항목 및 내용으로는 KMMSE,

UPDRS part 3, H&Y, NFOGQ part 2, NFOGQ part 3으로 구성

되었다. 이중 KMMSE를 제외한 모든 임상 지표는 환자의 중증

도 및 장애가 심할수록 기록되는 점수가 높게 평가되기에 관성

신호의 특성들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KMMSE는

환자의 인지력이 건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에 다른 임상

평가 지표와 반대되는 양의 부호를 가진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전체 집단 및 nFoG 집단에서의 임상 지표 중, KMMSE,

UPDRS part 3, NFOGQ part 3는 비교적 많은 관성 신호의 특

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많이 나타났으나, H&Y와 NFOGQ part

2 에서는 비교적 적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H&Y의 경우 0-5

점의 단계로 장애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집한 환자들은 대부분 H&Y

점수 2-4점으로 그 분포가 넓지 않다. 이는 추후 더 넓은 분포에

속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탐색할 필요가 있

다. 한편, NFOGQ part 2에서 조사한 동결 보행 경험 횟수와 관

성 신호 특성 값 사이에 상관 계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실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속의 상황 변수(화장실, 좁은 문 등)

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im 등[26]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보행이 느려지거나 걸음이

짧아지는 것은 H&Y보다는 KMMSE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은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주의

력 결핍으로 인해 보행 변동성과 안정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특

히 인지정신상태 및 동결 보행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KMMSE

및 NFOGQ part3가 관성 신호 특성 값과 많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것은 파킨슨병 환자의 정신적 상태가 실제 운동수행능력

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UPDRS의 경우 운동을 수행해가며 평가하는 지표로서, 환자

의 실제 보행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많은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Vieregge 등[27]은 UPDRS와 파킨슨병 환자의 보

행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UPDRS가 보행 속도와

관련이 있고 운동완화증(Bradykinesia)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UPDRS part 3가 증가함에 따라 몸이 둔해

지므로 관성 신호의 특성들과 많은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4.2 시간 영역의 관성 신호 특성

시간 영역의 특성에서 각 집단별 개수로 본 연구의 결과 전

체 집단에서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총 10개 쌍이었으나, FoG 집

단에서는 3개의 쌍으로 감소하였으며, nFoG 집단에서는 11개로

나타났다. FoG 집단에서 각 임상 지표와 시간 영역의 특성 값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동결 보행이 일어

나는 구간에서 중증 정도와 무관하게 멈추거나 떨리는 현상으

로 인하여 특성 값들이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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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간 영역의 특성 값으로 임상 평가지표에 활용할 시 동결

보행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체 집단에서 시간 영역의 특성이 임상 평가 지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동결 보행 발현되었더라도

그 이후 보행이 진행된다면 임상 평가 지표와 상관관계가 나타

나는 것을 의미한다. 동결 보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간 영역

에서의 정보가 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나, 보행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을 때에 동결 보행이 발현된다면, 동

결 보행이 종료된 이후, 정상 보행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의 신

호를 통해 임상 평가 척도를 추론하기에 좋은 특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간 영역의 특성 중 Mean Acc와 Std. Acc, Std. Ang는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Mean Acc 보행 중 발생하는 충격력 및 추진

력과 비례하며, Std. Acc및 Std. Ang는 정해진 윈도우 내에서

발생한 걸음 횟수와 연관이 있다. 발목에서 더 큰 힘이 작용할

수록, 더 큰 Mean Acc와 분당 걸음 수 및 Std. Acc, Std. Ang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세 가지 특성 값에서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났다.

반면, 각속도의 평균은 어떠한 지표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각기 동안 나타나는 장딴지의 회전 속

도 및 보장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 Hausdorff 등[28]에 따르면

파킨슨병의 중증도에 따라 발생하는 보행 속도의 차이는 분당

걸음 수의 증가이나 보행 사이클 내 유각기의 속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4.3 주파수 영역의 관성 신호 특성

전체 집단에서 주파수영역의 특성 값은 6개의 쌍을 보였으나

FoG 집단에서는 6개 쌍, nFoG 집단에서는 7개 쌍으로 동결 보

행의 발현 유무에 따라 상관계수의 개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이는 FoG 집단에서는 시간 영역의 특성보다는 주파수영

역의 특성이 임상 척도의 정보를 더욱 크게 반영한다. 

LBP는 동결 보행의 발현과 상관없이 UPDRS part 3와

NFOGQ part 3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LBP가

UPDRS part 3 및 NFOGQ part 3의 값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특히 동결 보행 발현 시에도 LBP의 상관성이 드

러난 것은 동결 보행 시의 파워스펙트럼 범위와 관련이 있다.

Palmerini 등[29]과 MacDougall [30]에 따르면 동결 보행 발현

시에도 3 Hz 이하의 주파수 파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결 보행이 발현 시에도 Locomotion

Band의 범위를 포함한 떨림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LBP와의 상

관성이 유지되었다.

FBP는 전체 집단의 분석에서 강한 상관계수가 드러나지 않

았으나, 동결 보행 발현 시 NFOGQ part 2에서 강한 상관성이

드러났다. 또한, 파킨슨병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신체의 떨림

정도가 심하여 양의 부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대되는 음의 부호를 가진 상관계수를 획득하였다.

이는 동결 보행의 경험이 많은 환자일수록 동결 보행의 발현 시

그 떨림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닌 거의 움직이지 않았

기 때문이다.

FBP는 nFoG 집단에서 KMMSE 및 UPDRS part 3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파킨슨병의 정상 보행 시 발생하는 주

파수 범위에 3 Hz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Palmerini [29]과 MacDougall 등[30]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Locomotion Band의 조화 주파수(Harmonic)으로 인한 경향으로

해석 가능하다. 정상 보행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3 Hz 이상 대

역의 조화 주파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측정되더라도 동결

보행 발현 시의 파워에 비해 월등히 작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FI는 전체 집단에서 UPDRS part 3,

NOFGQ part 3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나 동결 보행이 발현

될 때에는 그 상관성이 더 강한 값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동결

보행의 검출을 위해 자주 상용되었던 FI는 운동수행능력과 관

련된 UPDRS part 3와 0.7 이상의 강한 상관계수가 나타나, 동

결 보행을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 FI를 통해 UPDRS part 3와

NFOGQ part 3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nFoG 집단에

서 NFOGQ part3와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UPDRS

part 3와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FI가 파킨슨병 환

자의 UPDRS part 3 정보를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FI를 사용한다면, 환자의 전체적인 운동수행능력

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 가능하다.

4.4 한계

본 연구에서는 동결 보행 구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떨리는 구

간과 정지해있는 구간을 구분하지 않았다. 보행 시작 전 동결 보

행은 떨리는 현상과 경직되는 현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본

실험에서 떨리는 동결 보행 발현 시 첫걸음의 기준은 Locomotion

Band(0.3-3 Hz)를 바탕으로 보행 주기가 0.3초 이상인 구간을 보

행 시작으로 판별하였다. 본 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각 지표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할 때에 두 가지 동결 보행

현상을 나누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상적으로 파킨슨

병 환자의 동결 보행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떨림이나 멈추는

것을 관찰함과 동시에 환자의 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언제부터

가해졌는가를 함께 관찰해야 하지만, 이는 관성 신호만으로는 확

인하기 어려운 문제로 존재한다[31,32]. 

본 연구의 목적으로 관성 신호의 특성과 임상지표 간의 상관

성을 탐색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각 임상 지표 간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가지 임상

지표는 각각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두 파킨슨병의 중증도를 고

려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에 따른 영향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지능력에 따라서 신체 능력과 관성 신호

특성 간 상관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신체 능력에 따라

인지 능력과 관성 신호의 특성 간 상관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변인들을 고려한다면, 각 평가지표의 운동 수행에 대한 생

체역학적 분석과 일생생활에서의 심층 조사 등을 통해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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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더욱 상세히 분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관성 신호의 특성들은 임상

지표의 정보를 어느정도 포함하지만 완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

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추후 피험자의 수를 늘려 조

사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성 신호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임상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머신 러닝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제 임상 지표의 척도로서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러

한 임상지표들은 전문의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정량적으로 판

별되어지나, 각 지표들 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

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평가하는 환경에 따라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머신 러닝의 학습을 위한 타겟을 임상 지표로 선정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추후 머신러닝의 학습 타겟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관성센서에서 측정한 신호의 특성 값들과 임

상에서 평가되었던 지표 간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머신러닝의

특성으로 주로 활용되는 시간 영역의 특성 4개와 주파수 영역

의 특성 3개의 평가를 통해 임상 지표를 대변할 수 있는 특성

값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간 영역의 특성 중 Mean Acc와 Std. Acc는

UPDRS part 3의 상관성을 통해 전체적인 운동수행능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는 동결보행이 발현하지 않았을 시

에만 한정된다. 반면 주파수 영역에서 LBP와 FI는 동결 보행

발현 시에도 UPDRS part 3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LBP는 NFOGQ3의 정보를 포함한다.

환자의 중증도를 표현하는 임상 지표는 대체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추후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관성 신호 및 특성

값의 머신 러닝 학습을 통해 파킨슨병의 여러 임상 지표를 제시

할 수 있다면, 임상에서의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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