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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운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동 상지 외골격장치(H-Fram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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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heavy objects i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sites is the most basic labor, which requires a lot of energy. Many

equipment such as crane, chain block, elevator, and forklift truck has been developed to reduce human power.

Nevertheless, many tasks require human labor. In addition, rapid aging is increasing musculoskeletal diseases in industrial

workers. Consequently, various muscle auxiliary wear robots and devices are being developed. In this study; a passive

upper limbs exoskeleton (H-Frame) was developed to help carry over 20 kg of weight in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ites. For

the functional test of the developed H-Frame, tests were carried out for 20, 30, and 40 kg of each box. To measure the

objective and numerical data of the H-Frame, various sensor values such as EMG (Electromyography), harness

compression force sensor, and load cell value of side support and rope were measured. EMG and metabolic experiments

were also performed on 8 subjects before and after wearing the device. The average value of the upper extremity muscle

showed a 44% reduction effect after wearing. The device helped the wearer when carrying heavy objects. It could help

prevent musculoskeletal diseases in industrial and agricultur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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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업 및 산업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

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거중기, 승강기, 지게차와 같은 많은 장

비들이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장비 도입이 어

려운 환경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반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다.

그리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1].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근력보조 착용로봇 및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하반신형 외골격 착용로봇으로 UC Berkeley 대학에서 개발

된 Berkeley Lower Extremity Exoskeleton (BLEEX) [2]는 유압식

착용로봇으로 착용자가 34 kg의 무게를 등에 매고 약 1.3 m/s의 속

도로 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력원으로 유압파워팩이 필요하

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개발된 Human Universal Mobility Assist

(HUMA) [3]는 전기식 착용로봇으로 다중링크 구조의 생물학적

무릎관절 설계를 통하여 20 kg의 무게를 매고 약 2.7 m/s의 속도

로 달리기가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개발된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Hydraulic Wearable Robot

(DSME HWR) [4]은 무릎관절에 유압실린더와 스프링구조를

이용하여 무릎각도 0-120o 구간에서 중량물 35 kg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유압식이지만 배터리를 이용하여 독립적 구동이 가능

하다. 현대로템에서 개발된 Human Universal Mobility Assist-

Hybrid (HUMA-H) [5]는 무릎관절에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단

동 다단실린더를 적용하여 무릎관절의 전회전구간에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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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를 가지도록 설계하였고, 허리관절에는 전기모터 구동기를

사용하여 앞뒤 방향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였다. 전기 및 유압 동력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20 kg의 무

게를 매고 1.1 m/s의 속도로 보행이 가능하다. 하지형 착용로봇

의 경우 대부분 짐을 등에 메고 운반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며 착용자의 보행의도파악의 문제시 전도의 큰 위험성을

가진다. 당장 산업현장에 사용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개선점들이

필요하다. 

상반신형 외골격 장치로 Ekso-BIONICS에서 개발된 EksoVest

[6]는 수동식 상체 외골격으로 스택 링크 구조는 전체동작범위

에서 사용자의 팔과 팔꿈치를 매끄럽게 따라가며 반복적인 움

직임에 불편함이 없고 가스스프링으로 오버헤드에서 사용자가

짊어진 하중을 부분적으로 지지함으로 작업자의 부하와 피로도

를 줄여준다. 오버헤드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여 EksoVest의 성

능을 평가한 결과 오버헤드 드릴링 작업 중 척추 하중이 약

30% 정도 줄어든 결과를 얻었다[7]. Levitate Technologies에서

개발된 AIRFRAME [8]은 스프링력을 이용하여 팔의 무게를 어

깨, 목, 등 상부에서 엉덩이 바깥쪽으로 전달하여 에너지를 고르

게 분산시켜 근육 스트레스를 줄인다[9]. COMAU에서 개발된

MATE-XT [10] 또한 스프링력을 이용한 상지 지지 착용로봇으

로 Proto-MATE를 사용하면 상지 근육의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를 최대 43%까지 줄일 수 있다[11]. Ottobock에서 개발된

Paexo Shoulder [12]는 2 kg 미만의 가벼운 무게와 생체역학적

디자인으로 모든 상황에서 움직임의 완전한 자유와 빠른 착용

및 탈의를 보장하며 어깨 근육과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40% 이상 줄여준다[13]. 이와 같은 상체형 외골격 장치는 팔의

무게를 받쳐 줌으로 어깨의 부하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전

기구동기 없는 스프링과 같은 탄성체를 이용한 수동식 장치로

이루어져 상용화가 되어 산업현장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20 kg 이상의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에는 큰 도움

을 줄 수 없다. 

수동식 허리보조 외골격 장치로 Laevo-Exoskeletons에서 개

발된 Laevo [14]는 가슴, 허리, 허벅지 3지점에 체결이 되며 허

리를 구부리는 동안 탄성 빔과 스프링 하중 조인트로 인해 가슴

과 다리에 저항이 가해져 등 근육 모멘트와 평행한 모멘트를 생

성한다. 장치 착용 전과 후를 비교하여 등 근육 활동의 상당한

감소(11-57%)가 되었다[15]. SuitX에서 개발된 backX [16]는 보

행 시에는 작동하지 않아 저항이 없고 착용자가 허리 굽힘 동작

에서만 가스 스프링이 압축되어 적절한 양의 지지 토크가 발생

된다.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유지한 남성과 여성 대상에서 척

주기립근의 평균 근육 활동이 장치 착용 전과 후 각각 75% 및

56% 감소하였다[17]. 탄성체를 적용하여 기구적으로 허리 굽힘

동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동식 허리보조장치이다. 하지만

상체의 무게를 지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지지력이며 산업안전

보건 공단에서 지양하는 허리 굽혀 들기(Stooped Lift) 자세 에

서의 지원 장치라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다리근

육이 허리근육보다 강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 들기(Squat Lift)

자세를 취할 경우 허리근력 부하가 감소되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18].

본 논문에서는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H-Frame)를 개발하였다.

Fig. 1과 같이 상체에 착용하는 형태로 기능실험과 효과실험을

통하여 본 개발품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능실험으로는 착용자

의 상지 근육의 근전도 비교와 압박센서를 활용한 착용압박감

을 측정 비교하였다. 그리고 효과실험으로 호흡가스분석 실험을

통해 정량적 성능검증을 실시하였다.

2.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 설계 및 기능실험

2.1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H-Frame) 설계

산업현장에서 20 kg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를 개발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H-Frame의 주요 구성 품을 보여 준다. 장치의

전체 크기는 너비 350 mm, 높이 700 mm, 깊이 260 mm로, 사람

이 착용했을 때 어깨, 허리 그리고 허벅지 벨트로 체결이 된다.

프레임은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으며 J바와 측

면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어깨와 허리는 QR 레버를 이용하

여 손쉽게 착용자의 신체에 맞게 길이조절 가능하도록 하다. 전

체 무게는 그리퍼 포함하여 약 2 kg이며 로프락을 이용하여 로

프의 길이조절 가능하다. 작업 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그리퍼로

교체 가능하다. 

Fig. 2는 H-Frame의 착용 모습을 보여준다. 착용자의 신체에

맞게 J바의 높이를 조절하여 착용한다. 어깨로부터 5-10 cm 이

상이 적당하다. 그리고 로프의 길이는 로프락을 이용하여 양팔

을 폈을 때 보다 로프의 길이를 짧게 줄여 조절한다. 로프는 하

나로 연결되어 한 팔을 접게 되면 다른 한 팔은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다. 

2.2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 작동 원리

현실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한 자세로는 허리와 무릎

을 굽혀 물건을 잡고 들어 올리게 된다. Fig. 3과 같이 장치를

입지 않고 물건을 들게 되면 중량물의 무게는 상지 힘(FA)을 통

해 몸으로 전달되어 허리 회전력(TW)과 다리 힘(FL)으로 들게

된다. 장치를 착용하고 물건을 들게 되면 중량물의 무게는 상지

힘(FA)과 로프의 장력(FR)으로 분산되며 로프로 전달된 무게는

프레임을 통해 측면지지대(FB)와 어깨(FS), 허리(FW) 하네스로

힘이 분산된다. 따라서 장치를 착용하게 되면 상지의 힘이 보다

적게 사용된다. 

● 중량물 무게(Without H-Frame) = 상지 힘(FA) + 허리 회

전력(TW) + 다리 힘(FL)

● 중량물 무게(With H-Frame) = 상지 힘(FA) + 로프 장력

(FR) + 측면지지대힘(FB) +어깨 압박력(FS) + 허리 압박력(FW)

+ 허리 회전력(TW) + 다리 힘(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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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 기능실험

사람이 착용을 하는 외골격 장치의 경우 착용자의 장치 사용

숙련도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본 기능실험에서는 장

치의 이해도가 높고, 3개월 이내 근골격계 질환 없는 건강한 성

인 남성 피험자(나이: 39세, 체중: 67 kg, 키: 175 cm)가 실험에

참가하였다. 정량적 측정을 위해 근전도센서, 압박력센서, 인솔

센서, 로드셀을 Fig. 4와 같이 장착하였다. 오른쪽 상지와 허리

에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붙이고 어깨와 허리 하네스

의 압박력을 측정하기위해 압박센서를 장착하였다. 그리고 로프의

장력과 측면지지대의 힘을 측정하기위해 로드셀을 장착하였다.

끝으로 착용자의 보행을 파악하기 위해 인솔센서를 삽입하여

측정하였다. 기능실험으로 물건운반 동작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5(a)와 같이 지면으로부터 300 mm 높이의 상자(400 × 600

× 300 mm)를 들고 3 m 이동 후 내려놓기 동작으로 4회 반복

측정하였다. 그리고 상자의 무게를 20, 30, 40 kg에 대해서 각각

장치를 착용 전과 후에 대해서 반복 실험 측정하였다. Fig. 5(b)

는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중량물을 옮기는 실험이고 Fig. 5(c)는

장치를 착용하고 중량물을 옮기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4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 기능실험 결과

기능실험결과 표면 근전도 측정값, 로프와 측면 지지대의 로

드셀 측정값, 어깨와 허리 하네스 압박력 측정값에 대하여 각각

분석한다. 

먼저 근활도를 측정하기 위해 NORAXON 사 Ultium EMGm

을 Fig. 6(a)와 같이 오른쪽 상지와 허리에 위치하는 수근굴근,

수근신근, 상완이두근, 상완삼두근, 전면삼각근, 후면삼각근, 요

추근 7곳의 표면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샘플링 속도: 2,000

samples/s, 대역 필터: 20-400 Hz이다. 상자의 무게가 증가함에

Fig. 1 Elements of the H-Frame

Fig. 2 How to wear the H-Frame

Fig. 3 Comparison of forces acting on the H-Frame

Fig. 4 Measuring devices for functional experiment

Fig. 5 Functional experiment of the H-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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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 값이 증가하였으며 H-Frame 장치를 착용 시 높은 감소

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근전도 평균 값이 20 kg 운반 시 37%,

30 kg 운반 시 32%, 40 kg 운반 시 41% 장치를 착용 시 감소효

과를 보였다. 특히, 중량물을 들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한 상완이

두근의 경우 Fig. 6(b)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20 kg 운반 시

39%, 30 kg 운반 시 45%, 40 kg 운반 시 52% 장치를 착용 시

근전도 감소효과를 보였다. 상자의 무게가 증가함에 감소효과가

더욱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로프와 측면지지대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BONGSHIN 사 CDFSA 소형 로드셀을 Fig. 7(a)와 같이 로프와

그리퍼 사이와 측면지지대 연결부에 각각 장착하였다. 측정된

결과 상자를 들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에서 측면지지

대의 힘이 많이 걸리고 허리를 펴게 되면 로프에 장력이 걸리게

된다. 

기능실험으로 측정된 값의 평균값으로 정리하면 Fig. 7(b)와

같이 상자의 무게 증가에 따라 로드셀에 걸리는 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상자 무게에 따라 20

kg 운반 시 46%, 30 kg 운반 시 51%, 40 kg 운반 시 50%의 감

소효과를 보였다. 근전도와 유사하게 상당한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외골격 장치는 사람 몸에 직접 착용함으로 인체와의 작용점

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정량적 비교를 위해 체결 하네

스와 착용자 간의 압박력을 측정 가능한 측정장치를 개발하였

다. Fig. 8(a)와 같은 형상의 압박력 센서 한 개에는 12개의 FSR

(Force Sensing Resistor)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6개의 센서로 구역을 구분하였다. Fig. 8(b)와 같이 어깨와

허리 하네스에 장착하였다. 어깨에 위치한 센서 S-1은 장치로부

터 사람에게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측정하고 등에 위치하는 센

서 S-2는 장치로부터 착용자의 등을 미는 힘을 측정한다. 허리

에 위치하는 센서 W-1과 W-2는 측면지지대와 엉덩이로부터 받

는 힘을 측정한다. 실험 절차에 따라 20, 30, 40 kg에 대해 각각

측정 결과 Fig. 8(c)와 같이 평균전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상자

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압박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측정

된 결과 값을 힘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무게 변화

에 따른 상대적 값으로 차이를 비교한다.

3.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 효과실험

3.1 효과실험 방법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3개월 이내

근골격계 질환 없는 8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 피험자(나이:

38.9±3.3세, 체중: 68.4±7.2 kg, 키: 172.5±4.3 cm)가 실험에 참가

하였다. 객관적 검증실험을 위해 실험 전 간단한 사용법만 안내

되었고 사전연습은 실시하지 않았다. 효과검증실험을 위해 다음

과 같이 프로토콜을 선정하였다. 첫째, 긴장완화를 위해 제자리

선 자세로 2분간 대기한다. 둘째, 준비운동으로 제자리걸음 3분을

실시한다. 셋째, 0.3 m 높이의 20 kg 상자를 들고 3 m 이동 후

Fig. 6 Results of EMG measurement experiments Fig. 7 Results of loadcell measurem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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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놓기를 30회 반복한다(소요 시간 약 8분). 넷째, 다시 제자

리걸음 3분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자리 선 자세로 1분 유지하

였다. 이와 같은 프로토콜로 H-Frame 장치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근전도와 호흡가스분석기를 측정하였다.

Fig. 9(a)는 측정장치 장착 모습을 보여준다. 각 실험 간 1시간이

상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장치의 착용 순서

조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피험자 4명은 먼저 착용하지 않

고 실험을 수행하고 나머지 4명은 먼저 착용하고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s. 9(b)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고 9(c)는 착용했을

때의 실험동작 모습을 보여준다.

3.2 근전도 실험 결과 

근전도 측정장치는 기능실험의 Fig. 6(a)와 같이 동일하게 7

곳의 표면 근전도를 장착하여 피험자 8명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Fig. 10과 같이 H-Frame 착용 전과 후의 근전도 평

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근굴근 48%, 수근신근 40%, 상

완이두근 41%, 상완삼두근 49%, 전면삼각근 31%, 후면삼각근

54%, 요추근 4% 감소효과를 가졌으며, 측정된 전체 근전도에

대해서 평균 38% 근전도 감소효과가 있었다. 요추근을 제외한

상지근에 대해서는 44%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H-Frame 착용으

로 상지근에 확실한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실험 후 피험자들

의 인터뷰에서도 허리의 큰 도움보다는 상지 근육에 확실한 도

움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3.3 호흡가스분석 실험 결과 

에너지 소비량 비교를 위해 호흡가스분석기(Meta Max 3B,

CORTEX,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시간으로 데이

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Meta Max 3B 호흡가스 분석기는 호

흡상의 산소(O2)와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가 있다. 이를 컴퓨터와 연결시켜 안정 시와 운동 시 호흡

순환기능의 변인들을 혼합 챔버(Mixing Chamber)인 호기가스

추출법으로 호기마다 측정할 수 있고, 자동분석 프로그램(Meta

Soft)으로 산소소비량(Oxygen Consumption, VO2), 호흡교환율

(Res Piratory Exchange Ratio, RER), 심박수(Heart Rate, HR)

등을 산출할 수 있다[19]. 그 결과 Fig. 11과 같이 에너지 소비

량을 비교할 수 있다. 피험자1: 5%, 피험자 2: 15%, 피험자 3:

10%, 피험자 4: 9%, 피험자 5: 10%, 피험자 6: 15%, 피험자

7: 19%, 피험자 8: 6%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H-Frame 착용

한 경우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에너지 소비량 11% 감소

Fig. 8 Results of compression force measurement experiments

Fig. 9 Effect experiment of the H-Frame with 20 kg payload

Fig. 10 Results of EMG measurement experiments with and
without the H-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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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였다. 참고로 Harvard Biodesign Lab의 Soft Exosuits

는 34.6 kg 부하를 가지고 걷는 동안 동력이 없는 상태와 동력

을 사용한 경우 비교했을 때 평균 6.4%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

를 보여주었다[2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농업현장의 20 kg 이상 중량물을 들

고 운반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동형 상지 외골격장치

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H-Frame의 기능실험을 위해 상자 20, 30, 40 kg에 대

해 들고 운반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동식 장치이므로 객관

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 측정을 위하여 표면 근전도 센서, 하네

스 압박력 센서, 로프와 측면지지대의 로드셀 값을 측정하여 분

석하였다. 상자 무게 증가에 따라 측정값이 비례적으로 증가함

으로 장치 기능의 이상 없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장치의 효과실험을 위해 8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장치

착용 전과 후의 근전도와 호흡가스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근

전도 실험결과 상지근 전체의 평균값이 착용 후 근전도 44% 감

소 효과를 보였으며 호흡가스분석 실험 결과 착용 후 평균 에너

지 소비량 11%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중량물 운반

시 착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볼 수 있다. 끝

으로 중량물 운반에 H-Frame을 착용함으로 산업 및 농업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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