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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서 

운동을 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등학생이 체육시간에 사망한 경우도 있으

며, 스포츠 센터에서 러닝머신으로 달리기를 하다

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운동을 꾸 히 하는 사람

들도 과도한 스트 스, 수면부족, 과음 등의 부

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사망할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개인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

는 장비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압, 동맥 산소포화도(SpO2), 맥 (pulse wave)등

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1]. 그  의 일정 부

를 압박하여 맥박을 측정하는 압  센서가 많

이 사용되고 있다[2]. 그 외에도 용 맥

(photo plethysmograph, PPG) 측정방법[3~5],

음  측정방법[6]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ezo film sensor를 이용하여 

팔뚝에서 맥박 측정을 한 센서부 최  구조에 

한 연구를 하 다. 센서부의 최  구조를 알기

해서 센서패드 구조물의 형태에서 매질  두

께를 변화시켜 가면서 생체 신호의 크기를 비교

하 다.

Ⅱ. 본  론

1. Piezo Film Sensor

그림 1은 실험에서 사용된 Peizo film

sensor(Measurement Specialties, Inc.)로서 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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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힘을 가할 경우 가해진 힘의 크기에 비례하여 

Piezo film sensor에 압이 발생하는 압 효과

(Piezo electricity)를 지닌 센서이다. Piezo film

sensor sheet를 구입하여 (SDT1-028K)형태로 제작

하여 실험 하 으며, 센서의 크기는 가로 13.5 ㎝

세로 5.0 ㎝ 두께 0.2 ㎛이며 얇고 가벼운 필름 

타입이다. 센서의 sensitivity는 20 mv/g 이다.

그림 1. Piezo film sensor 구조

가. Piezo film sensor 의 장

1. 디자인 가공이 쉽다.

2. 센서에 hole을 뚫어도 사용 가능하다.

2. 시스템의 구성

그림 2는 Peizo film sensor(Measurement

Specialties, Inc.)를 이용하여 팔뚝의 상완 동맥에

서 맥박을 측정하기 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측정된 맥박 신호는 필터를 통해 불필요한 잡음

을 제거하는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오실로스코

프(Lecroy corporation, LT3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 방법  결과

가. 실험 방법

그림 3은 팔뚝의 상완 동맥에서 맥박을 측정

하기 한 센서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맥박

을 측정하기 한 센서부의 최  구조를 알기 

해서 센서패드 구조물의 형태에서 매질  두께

를 변화시켜 출력 신호의 크기를 비교 하 다. 그

림 3의 (E) 인체 팔뚝의 (D) 상완 동맥에 (C)

Piezo film sensor를 부착 시켜서 맥박을 측정할 

때, 맥박이 뛰는 측정 부 에만 압력을 인가하기 

해서 (B) Sensor pad structure를 삽입하 으며,

두께 변화에 따른 출력 크기를 비교하기 해서 

(A) Material thickness를 1 ~ 7 mm까지 증가 시

켜 가면서 비교 실험 하 다.

나. 실험 결과

센서패드 구조물의 형태는 고정 시키고 구조물

의 매질을 (A) 고무, (B) 나무, (C) 메탈, (D) 플라

스틱, (E) 실리콘으로 변화 시켜 가면서 실험 하

다.

그림 4는 센서패드 구조물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구조물의 형태는 상완 동맥에서 맥박이 뛰

는 측정 부 에만 압력을 인가하기 해서 볼록

한 구조의 형태로 고정 시키고, 매질을 볼록한 구

조의 형태 (A) ~ (E)로 변화 시켜 가면서 실험 하

다. 매질의 두께는 1 ~ 7 mm까지 1mm씩 늘

려가면서 출력 신호의 크기를 비교하 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맥박 측정을 한 센서부 구조

그림 4. 센서패드 구조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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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각 구조물의 매질  두께 변화에 따

른 상완 동맥에서 맥박을 측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 그림 7에서 메탈 매질의 구조물이 

다른 매질의 구조물에 비해 두께 2 ~ 3 mm에서 

100 mV 이상의 큰 출력 형을 확인할 수 있었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iezo film sensor를 이용하여 

상완 동맥에서 맥박 측정을 한 센서부 최  구

조에 한 연구를 하 다. 센서부의 최  구조를 

알기 해서 센서패드 구조물의 매질  두께를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하 다.

실험 결과, 팔뚝의 상완 동맥에서 맥박을 측정

할 때, 메탈 매질의 구조물 두께 2 ~ 3 mm 가장 

합하다고 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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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질 두께 변화에 한 출력 파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