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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recent developments and commercialized products in the field 

of wearable wellness sensors and devices (WWSD). Although there are several dedicated 

researches, the completed theories and systematic techniques have not been well established. 

Therefore, we divided the WWSD into four different topics (healthcare, safety & prevention, 

gaming & lifestyle, and sports & fitness), and review the state of the arts and challenges on the 

applications on the sensor and device technologies with particular focus on WWSD. We also 

review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echnologies on the developments and commercialized 

products. Finally, we suggest and discuss new research topics related on the four topics of the 

WW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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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WWSD = wearable wellness sensors and devices  

PWTT = Pulse Wave Transit Time 

 

1. 서론 

 

착용형 기술(Wearable technology)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착용형 컴퓨터 기술로 나누어진다.1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나 네트워크 연결된 임의의 기기를 통해 컴퓨팅할 

수 있는 기술이며, 착용형 컴퓨터 기술은 사용자

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컴퓨터를 언제 어

디서나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1 

특히, 착용형 컴퓨터 기술은 1961년 룰렛 게임 예

측장치 개발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발달해왔다.2  

웰니스(Wellness)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웰

빙을 위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

력(process)을 의미하며, 웰니스의 어원은 연구목적

과 적용 방향에 따라 “well-being + happiness” 또는 

“well-being + fitness” 등의 합성어 개념으로 이해된

다.3 웰니스는 일반인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감

성적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건강의 유지 및 증진

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

칭하고 있다.3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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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arable wellness sensors and devices (WWSD) 

 

본 논문에서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은 착용형 웰

니스 기술(Wearable Wellness Technology)이며, 본 기

술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착용형 웰니스 센서 및 

장치(WWSD, Wearable Wellness Sensors and Devices)

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착용형 웰니스 기술은 착용 형 컴퓨터 

기술에 웰니스의 개념이 융합된 것으로써 Fig. 1에

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Healthcare & Wellness, 

Safety & Prevention, Gaming & Life Style, Sports & 

Fitness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각 

분야에 대해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연구 개발 중에 있지만,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

은 기술과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다. 특히, WWSD

와 관련된 적용 기술, 특징, 및 한계점을 통합하고 

정리한 자료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착용형 웰니스 기술이 

적용된 센서와 장치를 조사하고 앞에서 제안한 네 

가지 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기술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겠다. 또, 각 분야에서 개발된 센서 및 장치

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을 살펴보겠다. 끝으로 각 세부 분야에 대한 기술 

및 관련 아이디어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2장에서는 

현재 개발된 WWSD 관련 사례에 대해서 각 분야

에 따라 조사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사례

들의 한계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결

론과 함께 앞으로 가능성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 

및 관련 기술을 제시했다. 

 

2. WWSD 관련 기술 적용 사례 

 

2.1 Healthcare 분야 

Healthcare 분야는 크게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관리와 일반인의 활동량 측정을 위한 두 가지 목

적으로 구분 수 있다.  

 

2.1.1 만성질환 환자 건강관리 

오늘날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생체신호는 혈압, 혈당, 심전도, 맥박 등이 있다.  

혈압 측정기는 혈압 관련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혈압 관련 증상을 조기 발견하고 실시간으로 혈압 

상태 관찰을 위해 사용되며, 환자는 장치를 항상 

소지하고 장시간 측정해야 된다. 측정 방식은 크

게 침습형과 비침습형이 있다. 침습형은 혈관에 카

테터를 삽입하여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며, 

비침습형은 팔에 커프를 감고 공기를 주입해서 동

맥을 압박/이완시키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과 

심전도와 혈중산소포화농도를 이용해 혈압과 비례

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PWTT (Pulse Wave Transit 

Time)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혈압을 획득하는 방

법이 있다. Fig. 2(a)에서 보여주는 Philips에서 개발

된 혈압계는 움직임과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필

터가 적용되었다.4 Fig. 2(b)에서는 Omron 에서 개발 

된 커프 배기 방식의 혈압 측정기,5 (c)에서는 ECG

와 SpO2를 이용하여 측정된 PWTT 기반 측정기를 

보여주고 있다.6 특히, 최근에는 PWTT와 혈압의 

관련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7,8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당계는 채혈식과 

무채혈식 혈당계가 있다. 채혈식 혈당계는 전극 

분해 방식으로 마이크로 혈당센서용 검출회로와 

여러 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바늘 형태의 탐침이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하고 전류로 변환

하여 혈당을 측정한다. 무채혈식 혈당계는 역삼투

압 방식 및 전자기 데이터 기반 패턴 분류법을 통

해 혈당을 측정한다. 채혈식 혈당계는 Fig. 3(a)에서 

나타낸 것과 같으며,9,10 (b)는 역삼투압 방식 혈당

계를 보여주고 있다.11,12 

 
(a) (b) (c) 

Fig. 2 Blood pressure monitors: (a) Invasive type 

monitor (Philips) (b) Non-invasive cuff deflation 

type monitor (Omron) (c) Non-invasive PWTT 

type monitor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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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ood gathering types9,10 

     
(b) Reverse osmosis pressure types11,12 

Fig. 3 Blood glucose monitors 

 

(a) (b) 

 
(c) 

Fig. 4 Electrocardiograph: (a) YM412i electrocardiograph 

(MEDIANA Inc.), (b) ER-1000 

electrocardiograph (Boryung Soo & Soo Co Ltd.), 

(c) DigiTrak XT Holter recoder (Philips) 

 

심전도 측정기는 병원에서 다양한 질병 관찰용

으로 사용되며 12개의 리드를 이용해서 심전도 신

호를 측정한다. 최근에 무선 기반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 개발 및 5~6개의 리드를 통해 기존의 측정 

신호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등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13,14  

만성질환 환자의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으며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에는 가슴밸트, 손목시계 형태의 센서를 통해 근

전도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맥박을 측정

하는 방법과, 손가락, 귓볼 등에 LED및 광다이오

드를 통해 획득 가능한 광전용적맥파를 통해 맥박

을 측정할 수 있다.15-18 특히,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 베개 또는 

의자 등에 부착된 압력센서 또는 압전센서를 통해 

맥박을 측정하거나, 옷 위에 부착해서 맥박을 측

정하기 위해 전자장 및 신호 고증폭기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19  

 

2.1.2 활동량 측정 

활동량은 인간이 움직여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며, 활동 상태 또는 체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과거 인간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chamber calorimetry를 이용 직접 측정법과 호흡가

스분석기를 통해 섭취산소량을 이용하는 간접 측

정법이었다.20-23 그러나 현재는 일상생활이나 운동 

시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이며 개발된 활동량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olar에서 개발한 

RS400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손목

시계, 가슴벨트, 신발 에 탈/부착할 수 있다.24 이 

제품을 통해 사용자의 심박수와 칼로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시계형태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되고 PC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a) (b) 

Fig. 5 Pulsimeter: (a) Silmee (Toshiba), (b) HRM-1000 

(H3 System Co., Ltd.) 

 

(a) (b) 

(c) (d) 

Fig. 6 Physical activity monitors: (a) RS400 (Polar), (b) 

Shine (Misfit), (c) Pebble (Fitlinxx), (d)

LifeCoordi400 (Du-Sung Technolog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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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다. Misfit 사에서 개발한 Shine은 지름

이 27.5mm이며 3.3mm 두께의 단추 모양의 활동량

계로 가방이나 옷 신발 등에 탈/부착할 수 있다.25 

또, 스마트폰 기반의 활동량 관리 응용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Fitlinxx에서 개발한 Pebble은 

Shine과 같이 다양한 위치에 부착해서 사용자의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다.26 국내에서 개발된 두성

기술의 LifeCoordi400 은 손목 시계 형태 또는 목

걸이 형태로 제작 되었으며 운동 중을 위해 생활

방수 및 절전기능이 포함되었다.27 

 

2.2 Safety & Prevention 분야 

Safety & Prevention 분야는 크게 근력보조장치, 

보조기, 근골격계 환자용 재활기구 및 로봇, 안전 

및 사고예방 기구로 나눌 수 있다.  

 

2.2.1 근력 보조 장치 

정상인의 근력 증강을 위한 보조장치로 군용, 

중공업 및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물체를 옮기거나 

관련 작업을 수행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근력을 보조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이다(Fig. 7). UC 

Berkeley에서 개발된 BLEEX는 산업 및 군사적 용

도로 사용자의 근력을 보조해주는 장치이다.28-30 

이 장치는 착용형 외골격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움

직임을 파악하여 7자유도 구동이 가능하며 최대 

75kg까지 지지할 수 있으며, 최대 2시간 정도 사

용할 수 있다. Tsukuba 대학에서 개발한 HAL은 

EMG 신호를 이용한 전신 근력 보조용 로봇으로 

장애인 또는 노인을 위한 일상 생활 근력 보조기

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군사용 목적으

로도 사용 가능하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

역 청소를 위해 HAL을 사용하기도 했다.31-33 

Sarcos사에서 개발한 XOS exoskeleton은 2000년 미 

국방부 지원에 의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전체 시스템은 68kg이며, 최대 91kg까지 지지하며 

24시간 사용 가능하다.34 최근 Honda Motor사에서

는 보행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보행분석을 통해 

독립적인 보행을 보조해주는 장치인 Stride 

Management Assist Device를 개발했다.35 이 장치는 

가볍고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으며 상용화 된 

제품이다.36  

 

2.2.2 보조기 

보조기는 신/근/골격계 환자의 보행 보정을 위

해 상/하지, 체간, 머리 또는 목과 그 중간 골격의 

관절부에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및 조립품으로 구

성된다(Fig. 8). MIT Media Lab에서는 근력이 부족한 

환자를 위해 능동형 발목관절 보조장치를 개발했

다.36 특히, 부족한 근력으로 인해 장비의 마찰이나 

관성력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프링 기반의 

동력전달 장치를 개발했다. 수동형 보조기는 

Ottobock사에서 개발한 다양한 제품이 있다. 카본 

복합소재를 사용해 플라스틱보다 강하고 가벼우며 

탄성력이 뛰어나 보다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

며, 탄성력에 의해 족하수 및 보행 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37 

(a) (b) 

(c) (d) 

Fig. 7 Exoskeleton systems: (a) BLEEX,28-30 (b) HAL, 
31-33 (c) XOS,34 (d) Stride management assist 

device35
 

 

(a) (b) 

Fig. 8 Orthosis: (a) Active ankle foot orthosis,36 (b) 

28U9 (Ottobock)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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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9 Rehabilitation systems: (a) IntelliArm system 

(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b) Shoulder 

rehabilitation system (KAIST), (c) ARMEO 

(Hocoma), (d) LOKOMAT (Hocoma) 

 

2.2.3 근골격계 환자용 재활기구 및 로봇 

재활은 장애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생

활능력을 회복시켜 개인적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며 상지, 하지, 그리고 인지 재활로 

이루어진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함께 증가하면서 관련 질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카고 재활연구소

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 재활시스템을 개발했

다. 38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도를 

향상시켰으며, 운동능력의 향상도를 검증하기 위

해서 운동범위 및 EMG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어깨와 팔꿈치 재활 시 손 사용이 원활

하지 않으므로 물건 집기가 가능하도록 재활훈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그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KAIST Biorobotics Lab에서는 환

자의 정상 팔의 근전도 신호를 통해 질환이 있는 

팔의 관절에 보조적인 토크를 가해줄 수 있는 재

활 시스템을 개발했다.39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근육

의 활성도 변화 추이를 살피고 이때 가한 보조적

인 부하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상용화된 재활 기구 및 로봇은 스위스의 Hocoma 

사가 개발한 상지 재활 시스템 (ARMEO) 및 하지 

재활 시스템 (LOKOMAT)이 있다(Fig. 9(c), (d)).40 

다양한 가상/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재활운동 콘텐

츠를 이용해서 재활치료 효과를 증대시켰으며, 재

활운동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했다.  

 
(a) (b) 

Fig. 10 Safety and prevention systems: (a) Smart fire 

rescue helmet (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b) Brain sentry system (Brain sentry) 

 

2.2.4 안전 및 사고예방 기구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착용형 기구는 소방

관, 군인, 등 극한 환경에 놓여있는 사용자나, 위

험한 운동이 필요한 선수에게 치명적인 사고 발생 

전 사용자의 관찰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말

한다. 현재 연구 개발 단계에 있으며, 개발된 제품

은 Fig. 10과 같다. 캐나다 Vancouver Coastal Health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소방관을 위해 맥박 및 심

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헬멧을 개발했다.41 조직 

산소공급을 통해 맥박을 측정했으며, 근적외분광

분석법을 통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심박수를 측

정할 수 있으며, 위치추적 장치가 내장 되어 있다. 

미국의 Brain Sentry사는 미식 축구 운동 중 유소년 

선수들의 뇌에 상당히 큰 충격이 가해짐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중 충격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헬멧에 장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42  

 

2.3 Gaming & Lifestyle 분야 

Gaming & Lifestyle 분야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착용형 웰니스 

센서 및 장치에 관한 연구 및 제품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IT 리서치 기업 ABI Research에 따르면 내

년까지 관련 산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대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43 특히,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최신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착용형 센서 및 디바이스가 개발되었다. 

구글은 500만화소 카메라, 이어폰, 소형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구글 글래스를 개발했다.44 또, Wi-

Fi나 Bluetooth를 이용해서 스마트기기와 연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SONY에서는 가상현실 기반 게

임 및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가볍고 

무선통신이 가능한 HMD (Head Mounted Display, 

HMZ-T3W)를 개발했다.45 삼성은 스마트 워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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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착용형 기기로써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와 연

동 시 통화가 가능하며, 인터넷 및 미디어 사용, 카

메라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Galaxy Gear를 개발했다.46 캐나도의 THALMICLABS

에서 개발한 MYO는 팔뚝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다양한 입력 신호로 변화시켜줌으

로써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47  

 

2.4 Sports & Fitness 분야 

Sports & Fitness 분야는 크게 여가활동 시 부상 

예방 및 통증 완화용 기구와 착용형 운동기구로 

나눌 수 있다.  

 

2.4.1 부상 예방 및 통증 완화용 기구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 운동 시 필

수적인 도구로 집중력과 근력을 조력해주고 나아

가 활동 시 부상예방 및 가벼운 부상의 통증완화

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운동 보조기

구를 말한다.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어깨 등에 

착용해서 관절을 효과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비정상

적인 활동을 제한하며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장시간 착용을 위해 혈액

순환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통풍이 잘되는 재료

를 사용해서 제작한다. 해외 기업으로는 Mueller 

Sports Medicnie, ZAMST, 나이키 등이 있으며, 국내

에는 SPOMED 등이 있다. 관련 제품은 Fig. 1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48-51  

(a) (b) 

(c) (d) 

Fig. 12 Brace: (a) Hg80 (Mueller Sports Medicine), (b) 

ZW-1 (ZAMST), (c) FE0122 (NIKE), (d) SM-

909 (SPOMED) 

 

(a) (b) 

Fig. 13 Wearable fitness systems: (a) Slendertone 

System (Slendertone Bio-Medical Research), (b) 

Vibro Sauna Belt (ER Rovera) 

 

2.4.2 착용형 운동기구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착

용형 운동기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용화 된 제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lendertone Bio-Medical Research에서 개발한 

Slendertone System은 전기 자극을 근육에 인가함에 

따라 수축/이완 운동을 반복적으로 가해줄 수 있

는 운동기구이다.52 복부, 팔, 엉덩이 등 다양한 위

치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20~40분 착용

한 효과가 120회의 윗몸 일으키기와 유사한 운동

효과를 발생시켜준다고 한다. 이탈리아 ER Rovera

에서 개발한 Vibro Sauna Belt는 진동 자극 및 열을 

인가함으로써 혈액순환 및 근육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마사지 기구이다.53 

 
(a) (b) 

 
(c) (d) 

Fig. 11 ICT based wearable devices: (a) Google Glasses 

(Google), (b) HMZ-T3W (SONY), (c) Galaxy 

Gear (Samsung), (d) MYO (Thalmic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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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WWSD 기술적 한계점 

 

3.1 Healthcare 분야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 센서 및 장치와 연

동되는 다양한 유료 온라인 측정정보 관리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발생에 따른 사용

자 반감으로 인해 자동응답기능 등의 무료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측정된 정보의 신

뢰도가 높지 않으며, 임상연구 결과가 기반된 근

거자료가 부족하다. 또, 측정정보 기반의 다양한 

index 모델이 부족하며, 외형적으로 사용자에게 호

감을 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다양한 index모델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사용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을 통해 센서 및 장치 소

형화 및 통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량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가속도센서를 

이용하는 경우와 GPS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전 크기의 단말기를 개발했으며, 사용자에게 호

감을 줄 수 있는 크기 및 형태를 고려한 제품이 

개발되었고, 이미 상용화되었다. 하지만 만성질환 

환자 건강관리 용 센서 및 장치에 대한 연구 결과

와 유사한 활동량 측정 결과와 관련된 정확한 임

상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또, 이를 사용자에게 효

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index 모델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을 할 필요가 있다.  

 

3.2 Safety & Prevention 분야 

근력 보조 장치는 개발 및 연구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본 및 미국에서 상용화 제품을 개발

했다.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인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고, 군사용 및 산업용으

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고령자를 위한 복지의 한 

방법으로 일부 백화점 및 공공기관에서 배치해 놓

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사용자에 따라 세분화

하여 사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의 보조기는 현재 기계식 및 전자식 장

치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운동 자유도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성 평가, 일반인과 유사한 보행 시 

적합한 장딴지 및 발바닥 압력 분포 전달법, 발끌

림 현상을 최소화하여 일반인의 보행과 유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발을 들어주는 장치에 대한 연

구, 보행 시 다른 발의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무릎 

또는 고관절 운동을 이용한 보조적 장치를 통해 

발 또는 무릎의 움직임을 보조해 주기 위한 방법

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근골격계 환자용 재활기구 및 로봇은 최근 주

요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치매 등과 관련해서 다

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활훈련 시 환

자의 의도/집중도 및 훈련 강도에 따른 재활훈련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국내/외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 기술 등을 통해 환자의 흥미

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서비스 콘텐츠와 관련된 연

구도 수행되고 있다.  

끝으로, 안전 및 사고예방 기구는 현재 연구 

개발 단계의 제품이 대부분이며 관련 제품이 상당

히 부족하다. 현재 ICT기술과 센서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연구 개발되어 만들어 지고 

있으나, 건설현장 및 고위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 및 사망 사고를 예방하거나 응급처치 관련 

제품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3.3 Gaming & Lifestyle 분야  

ICT 기반의 착용형 웰니스 센서 및 장치에 대

해 전세계 다양한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선통신 기술을 

통해 스마트기기와 연동되는 착용형 장치와 연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콘

텐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재 및 

디자인의 차별화를 활용해 착용형 장치의 존재감

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4 Sports & Fitness 분야  

부상 예방 및 통증 완화용 보호대와 관련된 연

구는 필요성의 부족에 따라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

다. 따라서 제품 소재 특성(친환경성, 경량성, 탄력

성, 통풍/보온 등)의 차별화, 인체역학적 설계(해부

학적 관절 정보 반영), 운동역학적 설계(비정상적

인 활동 제한, 충격/진동 흡수 등)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확한 임상적 

검증 실험 및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및 개발이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운동을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하

고 싶어한다. 이러한 점을 실현해주기 위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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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착용형 운동기구이다. 적용된 기술을 살

펴보면 근육에 전기자극을 인가함으로써 근육을 

수축/이완시켜주는 기술과, 근육 및 피부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진동모터를 통해 기계적인 

자극을 인가하는 기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 

피부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술 

등이 있다. 현재 제품의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활

동 중에도 착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

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문헌 조사 결과는 WWSD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제품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적용 기술현

황, 한계점 및 보완되어야 할 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 분야는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기술과 이론

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한계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극

복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 분야임이 분명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 세부 분야에 대한 기

술 및 관련 아이디어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먼저 Healthcare 분야에서는 하루 중 자동차에

서 보내는 시간 동안 사용자의 건강을 관측 및 예

측할 할 수 있다. 안전벨트, 의자, 핸들, 기어변속 

손잡이, 등 차량 탑승 시 사용자와 접촉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를 통해 차량 탑승 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또, 위급 상황이 관측된 경우 측정된 

신호를 인근 병원 및 관련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정보 통신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 활동량계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매가능

하며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과 연동

되며, 소형 및 저가의 액세서리 형태의 활동량계 개

발이 필요하다. 운동화의 깔창에 부착한 압력 센서

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몸무게, 활동량, 보행패턴 

등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전

송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afety & Prevention 분야에서는 근/골격 계 질환

자 재활 시 환자의 의도에 따른 훈련을 받을 경우 

재활효과가 커진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

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컨

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동재활기구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분야의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손목이나 손가락 재활을 위한 기구 

및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고 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을 위한 다

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적용된 시계 단말기 형태

의 통신기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용

하고 있는 무전기는 부피가 커서 휴대성이 떨어지

며 기능적인 면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체 상황 정보 인식 기능, 인터넷 등 다양한 미

디어를 통한 정보 검색 기능, 소형화 등이 구현된

다면 사용자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Gaming & Lifestyle 분야에서는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스마트 폰으로 축적된 사용자

의 행위정보 및 상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축적

된 개인 선호도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생활

기기를 제어하거나 권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 및 개인화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 가상현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다

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

요하다. 특히, 기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지니는 

가격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가의 구동기 

및 센서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Sports & Fitness 분야에서는 중년의 여

성이나 출산 경험을 한 여성의 경우 대부분 요실

금 및 배뇨기능 장애를 지니고 있다. 또, 남성의 

경우 비뇨기 장기 관련 질환치료 후 다양한 부작

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동방

법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연구가 많

이 부족하다. 따라서 비뇨기 장기 기능 개선을 위

한 골반근육 강화 운동 방법 및 운동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착용형 

운동기구가 지니는 부피 및 휴대성의 한계점을 극

복할 수 있도록 소형화 및 오랜 지속성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운동기구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연구 아이디어는 본 문헌 조사 결

과 및 관련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도출 된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가 있다. 또 각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족한 기반 기술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는 앞으

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지

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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