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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icking and heavy lifting are the most common problems in current workplaces. They can cause lumbar muscle

damage. The operator then must spend energy, time, and money for recovery or rehabilitation. To solve this problem, we

developed a passive-type assistive suit using air mesh material, elastic band, and wire. To determine the strength support

effect of the passive-type assistive suit, electromyography (EMG) was performed for eight muscles and the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MVC) was analyzed when lifting weights of 0%, 15%, and 30% of the subject’s weight in a Semi-

squat motion. Results showed that MVC increased as the weight of the heavy object increased. However, its increase was

not proportional to the decrease in MVC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ssistive suits or the weight of the heavy

object. The highest MVC was observed for the erector spinae muscle under all conditions. The greatest decrease in MVC

according to working clothes was measured for the vastus lateralis muscle (lifting: 17.7±2.95%, lowering: 18.3±0.55%).

These results show that lifting work performed while wearing a passive-type assistive suit using wires and elastic bands is

effective in assisting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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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여러 원인 중

무거운 중량물 들기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1,2]. 요추

근육 손상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흔한 직업병이며 설문 조사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17%가 높은

등급의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다[3]. 이로 인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4]. 그러나 여전히 작업자는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

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작업자의 몸이 신전되면서 요추 추

간판에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압력이 한계를 초과할 경우

조직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과정으로 이어

져 결국 요통을 야기한다[5]. 허리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은 회복

및 재활을 진행해야 하며 이것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부적절한 자세는 허리 근육 부상의

원인 중 하나이다. 같은 무게를 드는 경우 들어 올리는 자세에

따라 허리 근육의 피로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6]. 중량물을 들

어올리는 조건에서 작업자가 들어 올리는 기술에는 Stoop,

Squat 및 Semi-squat가 있다. Stoop 자세는 물체를 지면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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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으로 들어 올릴 때 시작 위치에서 무릎 관절을 180o로 펴고 몸

통을 90o 구부린 자세이다. Squat 자세는 무릎 관절의 굽힘 정도

가 135o 이상이고 몸통을 거의 똑바로 세운 자세이다. Semi-squat

자세는 Stoop과 Squat의 중간 자세로 물체를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무릎이 약 90o, 몸통이 약 45o 구부러진다[7]. 물체를 들어올리

는 과정에서 Wang 등[6]은 측정된 근전도 신호에 Jointed EMG

Amplitude and Spectrum Analysis (JASA)를 적용하여 Semi-squat

자세에 비해 Stoop과 Squat 자세에서 등 근육이 더 피로해지기 쉽

다는 것을 보였다. Jing 등[8]은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Muscle)의 근전도 신호의 평균 진폭을 측정한 결과 Semi-squat 자

세를 사용하여 동일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척추기립근 근전도

신호의 평균 진폭이 가장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체를 운반하는데 근력을 보조해주는 착용형 장치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중 하나가 착용형 작업복이다. 이는 수동

작업에 필요한 물리적 힘을 생성하도록 지원하는 착용형 장치

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9]. 능동형과 수동형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10], 능동형 작업복은 엑추에이터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 수동형 작업복보다 큰 근력 보조를 제공할 수 있

다[11,12]. Hyun 등[13]은 능동형 허리 보조 작업복 H-WEXv2

를 설계했다. 단일 직렬 탄성 작동을 기반으로 한 와이어 구동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Stoop 및 Semi-squat 자세를 지원할 수 있

으며 척추기립근 및 대둔근(Gluteus Maximus)의 근육 강도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Stoop 자세에서 각각 40.7, 41.1%,

Semi-squat 자세에서 각각 33.0, 41.6% 감소했다. 그러나 무거운

중량물을 옮길 때 보조 토크를 생성하면서 물체의 질량을 설정

해야 하므로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불편한 단점이

있다. Xia 등[14]은 Squat 자세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인체 동

작의 곡선 함수를 5차 다항식을 사용하여 완성한 알고리즘을

작업복과 결합하였고, 사용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요

추의 긴장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능동형 작업

복은 근력 보조의 효과가 있었지만, 구동 모터와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 등의 구성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착용 시 동작

이 불편한 단점이 있다[15].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수동형 작업복은 주로 스

프링이나 댐퍼로 구성되어 외부에서 전원 없이 인간의 움직임

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한다[9]. Maja Goršič

등[16,17]은 등과 허리에 가해지는 생체 역학적 부하를 줄여 육

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지원하는 착용형 작

업복 HeroWear Apex를 개발하였다. 체간을 보조하는 가벼운

작업복으로 구성되며, 이 작업복은 연결과 해제가 간편하여 움

직임에 자유로운 작업복이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바닥에서 허

리까지 하중 들기 등의 프로토콜을 통해 물체를 들어 올리고 내

리는 작업 중 척추기립근의 근전도를 15% 가량 감소시켰고 이

는 HeroWear Apex가 근육의 부하와 피로를 줄일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Moon 등[18]은 신근 모멘트와 요추 견인력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4개의 막대 연결 구조를 가진 하부 등 작

업복을 제안했다. 이 작업복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척추기립근의 근전도를 평균 21.0%, 피크 18.3% 감소시켰으며,

요추 부위의 근력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Cha 등[19]은 탄성밴드의 탄성력을 이용한 소프트

착용형 작업복의 효과에 대한 인체 평가 실험을 진행하여 근력

보조 효과를 검증하였고, 작업복을 착용했을 때 근육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복은 탄성밴드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 시 탄성밴드의 탄성한계에 도달하

게 되어 장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작업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형 작업복과 관련한 선행 연구의 단점을 보

완하고자 탄성밴드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장력

에 이상이 없고 작업자가 동작하기 편한 수동 보조 작업복을 제작

하였다. 또한 작업복의 유무와 중량물을 무게에 따라 Semi-squat

자세로 들어 올릴 시 근력의 보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착용형 근력보조 작업복 개발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작업자의 행동 범위를 넓히고 편

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골격이나 액추에이터와 같은 장치를 사용

하지 않고 와이어의 장력과 탄성력이 강한 탄성밴드를 사용하였

다. 작업복을 입고 착용자의 자세와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

되는 근력을 보조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에어매쉬 소재를 사용

하여 환기성에 장점이 있으며, 무게가 2.3 kg으로 작업자가 장시

간 착용하고 작업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설정하였다. 

척추기립근부터 대둔근까지 탄성밴드를 연결하여 상체가 수

축 후 신전 시 탄성력을 이용하여 근력을 보조할 수 있게 하였

다. 대둔근부터 대퇴이두근까지 장력이 강한 와이어를 연결하였

고, 대퇴의 길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와이어가 끝나는 부

위에 다이얼(Dial)을 설치하였다. 사람마다 어깨 및 체간과 하지

대퇴부의 크기가 달라 벨크로(Velcro) 소재를 이용한 밴드 디자

인으로 착용자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복 중앙 프레임에 플라스틱 체인을 장착하여 탄성밴드가

수축할 때 작업복이 뒤틀리지 않게 잡아주면서 발생하는 힘으

로 허리의 척추기립근과 허벅지의 대퇴이두근을 보조하였다. 각

각 4개씩 두 고무다발을 대퇴이두근 부위에 장착하여 신체가

수축 후 신장하며 에너지를 얻고 착용자가 신전할 시 에너지를

변환하며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보조를 최대화하여 탄성밴드

의 에너지가 근력보조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3. 연구 방법

3.1 피험자 구성

본 연구의 피험자는 요추 및 근골격계 질환을 겪지 않은 신체

가 건강한 남성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은

연구 담당자로부터 본 실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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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정보는 Table 1과 같이 나

타냈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2021-02-015-002)되었으며 평가자들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작업복의 착용 유무에 따라 피험자 체중의

0%(1.5 kg), 15%(10.5±2.1 kg), 30%(21.5±4.2 kg)에 해당하는 중

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게 하였다. Fig. 2는 실험 시 중량물

을 들어올리는 자세로 Stoop Lift와 Squat Lift 자세의 중간 자세

인Semi-squat Lift를 나타내고 있다.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지

면으로부터 0.3 m 높은 위치에서 3회씩 반복하여 들어올렸다.

본 실험에 앞서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는 광배근

(Latissimus Dorsi Muscle),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Muscle),

대둔근(Gluteus Maximus),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Muscle),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Muscle),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대퇴직근(Rectus Femoris

Muscle)의 근육별 최대 자발적 수축을 3번씩 측정하였다. 이는

피험자들이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 각 근육이 최대 힘의 몇 %의

근사용량을 나타내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측정하였다.

이후 작업복을 착용하고 3초간 중량물을 들기 위해 몸을 숙이

고, 3초간 중량물을 잡은 후 직립(Lifting)하도록 하였으며, 3초간

중량물을 들고 유지한 후 3초간 중량물을 내리는 동작(Lowering)

을 3회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각 실험에 앞서 근 피로도를 줄이

기 위해 실험 간 5분의 휴식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작업복을 미

착용했을 때 위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근

육의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표면근전도(TeleMyo Desktop DT,

Noraxon Inc., USA)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근전도를

Signal Processing한 후 FIR 필터를 사용하여 Date를 50-500 Hz

로 설정한다. 이후 근전도 원신호를 절댓값으로 변환시키는

Rectification을 하고 RMS를 100으로 Smoothing하여 데이터 값

을 추출하였다. 근전도 프로그램에 있는 Amplitude Normalization

세부 속성의 Normalize to에서 Values From Other Record로 설정

하여 최대 자발적 수축 대비 실험 데이터에서 %로 근육 수축률

을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이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내릴 때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관절가동범위를 일치시켰다.

3.3 통계 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SPSS (Version 27.0, SPSS Inc., USA)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Lifting과 Lowering 동

작에서 비모수 검정인 Friedman Test를 시행하였으며, 작업복

착용의 유무와 중량물의 무게에 따라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진행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근육 사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4. 결과

4.1 작업복 착용 유무에 따른 근전도 값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와 탄성밴드를 이용하여 수동 보조 작

업복을 개발하였고, 피험자 체중의 0, 15, 30% 해당되는 중량물

을 Semi-squat 자세로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수행하였을 때

근력 보조 효과를 분석하였다. 

Fig. 3은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에서 중량물 무게

(0, 15, 30%)와 작업복의 착용유무에 따른 실험 조건에서 광배

근, 척추기립근, 대둔근, 대퇴이두근, 비복근, 전경골근, 외측광

근, 대퇴직근의 근전도의 근육 사용량인 최대 자발적 수축(%)를

나타낸 것이다.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에서 중량물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근육 사용량이 증가하였다(p < 0.05). 척추

Fig. 1 Passive assistive suit for muscle assistance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 Subject (n = 15)

Category Mean Std.

Age [years] 25.1 0.6

Height [cm] 173.2 6.3

Weight [kg] 71.9 4.21

Fig. 2 Semi-squat lifting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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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근에서 가장 높은 근육사용량을 보였고, 대퇴직근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작업복의 착용 유무에 따른 근육 사용량의 감소율은 피험자

체중의 0% 무게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Lifting:

13.1±3.37%, Lowering: 13.3±3.26%), 외측광근에서 가장 높은

근 감소율(Lifting: 17.7±2.95%, Lowering: 18.3±0.55%)을 보이

고, 척추기립근에서 가장 낮은 근 감소율(Lifting 8.5±1.72%,

Lowering 7.7±3.24%)을 보였다.

Fig. 3 MVC (%) results for the 8 muscles in lifting and lowering by assistive suit and the weight condition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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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와 탄성밴드를 통해 수동 보조 작업복

을 개발하였고,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에서 작업복

의 근력 보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작업복의 착용 유무와

중량물의 무게 조건에 따라 8개 근육의 근전도를 측정하고 최

대 자발적 수축(%)을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척추기립근에서 가장 큰 근사용량을

보였으며, 대퇴직근에서 가장 적은 근사용량을 보였다. 척추기

립근은 척추를 신전시키면서 척추의 굽힘을 작용하는 근육이다

[20]. 부하량이 증가될수록 무게에 저항하기 위해 척추기립근의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어 강한 수축을 통한 높은 근 활성도가 나

타났고, 근육 사용량이 다른 근육들에 비해 크게 사용되었다

[21]. 이는 Semi-squat 자세 시 무릎을 작게 굽히고 허리를 많이

굽히면서 척추기립근에 많은 힘이 사용된 것이라 판단된다. 

작업복을 착용하고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근사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육 사용량 감소율의 경우 외측광근

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척추기립근에서 가장 작은 감소

량을 보였다. 이는 착용형 작업복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대

퇴의 크기와 길이에 따라 자세를 잘 잡아주어 외측광근에 실리

는 근력을 효과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외측광근이 다른 대퇴근에 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

여 비교적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릎의 굽힘 각도가 클수록 대퇴사두근 활성도가 높아

지기 때문에 나타나며, 중량물의 무게와 체중을 신전 및 굴곡

시 외측광근에서 신장성 운동을 하여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 하기 때문에 많은 힘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22,23].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탄성밴드와 와이어를 이용한 수동 보조

작업복은 평균 11.7±2.15%의 근력 보조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

중 척추기립근의 근력 보조 효과는 8.1±2.35%(p < 0.05)을 보였

다. 능동형 작업복으로 Stoop, Squat, Left-asymmetric, Right-

asymmetric 4가지 자세에서 5, 10, 15 kg의 서로 다른 무게로 근

력 보조 효과를 분석한 Li 등[24]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10%의

근력 보조 효과를 얻었으며, 척추기립근의 보조 효과는

11.6±3.27%을 보였다. 또한 Van Sluijs 등[25]은 수동형 작업복으

로 Semi-squat 자세에서 6, 12, 20 kg의 서로 다른 무게로 중량물

을 들어올리는 조건에서 작업복의 척추기립근의 근력 보조 효과

는 5.36-9.61%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능

동형 작업복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수동형 작업복과 유사한 근력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근력 보조 효과를 보여야 하는 척추기립근에서 다른 근에 비해

낮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작업복을 착용했을 때 중량물을 들어 올릴 경우와 내려놓을

경우, 체중의 0, 15, 30% 무게 순으로 근력 보조 효과가 감소됨

을 보였다. 이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Li 등[24]은 Stoop자

세의 경우 10 kg, Squat 자세의 경우 15 kg일 때 근력 보조 효율이

높았으며, Asymmetric 자세에서는 5, 10, 15 kg 순으로 근력 보

조 효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자세와 중량

물의 무게의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작업복의 근력 보조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작업복을 착용하고 중량물을 들어 올렸을 때 각

근육에서 근육 사용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근육들의 근력 보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작업 현장에서 요추 및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작업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탄성밴드

와 와이어를 이용한 수동 보조 작업복을 개발하였다. 수동 보조

작업복의 근력 보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Semi-squat 자세로 피험

자 체중의 0, 15, 30%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8개 근

육의 근전도를 측정하여 최대 자발적 수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근육에서 수동 보조 작업복 착용 후 근육 사용

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량물의 무게가 가벼운 순(0,

15, 30%)으로 근육 감소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중량물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근육을 보조해주는 힘이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적당한 무게를 들어 올릴 때 수동 보조 작업복의

효능이 효과적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착용형 작업복의 근력보조 효과를 확인하였고, 중량물

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작업 근로자들의 요추 및 근

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추기립근

의 보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수동 보조 작업

복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정자세가

아닌 비틀면서 올릴 경우 체간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예방

하고자 비틀면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자세와 다양한 들어 올

리기 자세(Stoop과 Squat 자세 등)에서 작업복의 근력보조효과

대한 연구와 근력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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