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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

현재의 단거리 육상경기에서 초기 출발부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스타팅 블록[1].

의 경우 육상선수가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발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출발하여 최고 속도를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스타팅 블록의.

경우 발밑에 닿는 디딤판과 디딤판의 길이 방향과

지면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조절수단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수 개인마다 출발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육상 단거리에서는[2-3].

출발속도가 기록을 좌우하고 있다 또한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가 기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발.

시간에 대한 규칙은 출발 총소리가 나고 초0.1

이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출발시간은 기록에 엄청.

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스타팅 블록에 가해지는.

힘들을 분석하여 육안이나 카메라 판독이 아닌

빠르고 정확하게 출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과 출발시간을 빨리하기 위한 훈련에 사용될 수

있는 스타팅 블록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본[1-3].

연구는 육상 단거리에서 출발 전 선수들의 발밑을

지지하는 스타팅 블록의 힘이 작용하는 부분에

개의 대칭형 십자보 형상을 제작한 후 그4 (beam)

위치에 스트레인게이지를 장착함으로써 본 연구

팀이 기개발한 센서 내장형 스타팅 블록에 비하여

측정정밀도를 개선한 센서내장형 스타팅 블록의

제작 및 특성평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인게이지내장형스타팅블록의제작스트레인게이지내장형스타팅블록의제작스트레인게이지내장형스타팅블록의제작스트레인게이지내장형스타팅블록의제작2.
및특성평가및특성평가및특성평가및특성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체적인 기구부는 일반적

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타팅 블록을 이용하였고,

수직센서를 구비한 발판과 발판의 일측을 결합시

키는 결합부 수평센서를 포함한 연결부 및 연결부,

와 결합되는 고정부와 지면과 수평으로 놓이도록

결합하는 고정수단을 구비하는 지지대를 포함하

고 발판의 일측에 구멍이 형성되어 구멍의 둘레,

방향으로 수직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이때 센서의.

배치는 기존에 본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내장형

스타팅 블록에 대비하여 그림 에 나와 있는 바와1

같이 출발자의 힘이 작용하는 부분에 개의 대칭형4

십자보 형상을 제작한 후 그 위치에 스트레(beam)

인게이지를 장착함으로써 기존의 센서내장형 스

타팅 블록에 비하여 횡하중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

하였고 발판내에서 편심하중에 대한 오차를 감소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최초 부하를 감지하는 발판.

부보다 감지부의 높이를 가량 낮게 형성하여1 mm

기존 스타팅 블록에 비하여 정밀도가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작된 스타팅 블록 센서는 전기식 힘측정기 교정

에 의거 압축 교정하였다 교정에 앞서 센서를[4].

정격하중까지 회 이상의 사전부하를 실시하였3

고 초를 유지하고 무부하 상태에서 분을 유지, 30 2

하였다 교정은 사전부하가 끝난 후 분이 경과된. 2

뒤에 시작하였고 각 교정 하중점에서 신호는 부하,

된 하중이 안정화된 후 초 뒤에 측정하였다20 .

교정은 다음 시리즈로 증가순 증가순4 (0°),

증가순 및 감소순 증가순 및 감소순(0°), (120°)

으로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과 같이(240°) . Table 1

최대 의 상대확장 불확도를 나타내어 신뢰성0.36 %

있는 육상 단거리 출발 반발력 측정이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대확장 불확도의 경우.

스트레인 게이지가 내장된스트레인 게이지가 내장된스트레인 게이지가 내장된스트레인 게이지가 내장된
단거리용 스타팅 블록 시스템 개발단거리용 스타팅 블록 시스템 개발단거리용 스타팅 블록 시스템 개발단거리용 스타팅 블록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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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본 연구팀이 보고하였던 센서내장형 스타

팅 블록의 에 대비하여 배 이상의 개선효과를2 % 5

나타내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고안한 대칭형

십자보 구조가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고(beam)

하겠다 에 스타팅 블록 평가를 위한 장. Fig. 2

치를 나타내었다 평가장치는 모터와 다축. (a) (b)

로드셀로 구성되었으며 지그를 사용하여 스타(c)

팅 블록의 각도와 거리를 변화 시켜가며 임의의

Fig.1 The arrangement of strain gauges in a starting

block

하중을 인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모터의 구동.

과 신호의 수집은 사의National Instrument™

를 사용하였고 프로그램은DAQ USB-6009 , Boland

를 이용하였다 스타팅 블록 센서의 강건성Delphi .

평가를 위해 제작된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온도

도 습도 이내의 환경에서 과 의23 , 55 % 300 N 600 N

힘을 의 속도로 총5 Hz 10
5
번의 피로 하중을 측정한

결과 오른발 출발힘에 대해서는 최대 왼발2.7 %,

출발힘에 대해서는 최대 의 반복 불확도를1.45 %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제작된 장비가 실제 현장에.

서 운동선수들의 단거리 출발시 발휘하는 힘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Fig. 2 Test equipment of starting block

결론결론결론결론3.

육상 단거리의 경기력 향상과 운동역학적 분석

을 위한 스타팅블록 정밀센서를 개발하였다 상용.

화 되어있는 스타팅 블록을 사용하여 후 대칭형

십자보 구조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beam)

는 구조로 제작함으로써 기존 센서내장형 스타팅

블록에 대비하여 배의 측정 정밀도 향상을 가져올5

수 있었다 향후 육상 단거리 선수를 대상으로.

스타팅 블록 센서를 이용한 훈련이 출발 자세 교정

과 기록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연구를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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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ibration results

Dead
-wei
ght
(N)

Number of test (Test condition)

Relative
expanded
ucertainty

(%)

1st
(0 )˚

2nd
(0 )˚

3rd (120 )˚ 4th (240 )˚

Increase Decrease Increase Decrease

0 0.0 0.0 0.0 0.0 0.0 0.0 0.000

400
400.

0

400.

0

399.

9

402.

5

400.

0

402.

3
0.360

600
600.

4

600.

3

600.

2

602.

8

600.

3

602.

8
0.247

800
800.

3

800.

1

800.

0

803.

8

800.

2

803.

6
0.262

1000
1000

.3

1000

.1

1000

.0

1004

.4

1000

.2

1004

.3
0.246

1200
1200

.0

1199

.7

1199

.7

1204

.7

1199

.8

1204

.5
0.236

1400
1400

.1

1399

.8

1399

.6

1404

.5

1399

.8

1404

.3
0.196

1600
1600

.1

1599

.7

1599

.6

1603

.6

1599

.4

1603

.5
0.149

1800
1800

.2

1799

.9

1799

.6

1802

.5

1799

.5

1803

.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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