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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형 무선 심부온 센서의 최적 연하 시간 결정
: 24시간 연속 측정 직장온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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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telemetry pill temperatures in relation to ingestion 
time when compared to the rectal temperature. Six subjects, comprising 3 males and 3 females, 
aged 29.8 ± 9.0 y, height of 168.5 ± 6.5 cm, body weight of 68.6 ± 17.7 kg, body mass 
index (BMI) of 23.9 ± 5.0 kg/m2, and body surface area of 1.77 ± 0.23 m2,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a 24-h trial involving the ingestion of six telemetry 
pills at 80-min intervals commencing at 4:00 pm. Subjects adhered to their regular activities 
throughout the 24-h period. Our findings revealed that the temperatures of all six telemetry 
pills showed a 24-h circadian rhythm, mirroring that of the rectal temperature. However, 
the pill temperatures displayed more fluctuations in response to the consumption of water 
or food than those of the rectal temperature. Strong and positive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rectal and pill temperatures, excluding those temperatures measured approximately 
3-h prior to ingestion.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rectal 
and pill temperatures in terms of maximum values, values during sleep, and 24-h a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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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체의 심부란 인체와 환경과의 열교환 시 외부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인체 내부 조직을 의미

한다(IUPS 2001). 심부온도란, 이론적으로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 뇌의 온도를 의미하나, 일상 생

활 중 인체의 뇌 온도를 실측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구강이나, 직장, 위, 식도, 고막 

등의 온도가 심부온도로 간주되어 왔다(Sund- 

Levander et al. 2002). 심부온도는 항온동물인 

인간의 체온 항상성을 판단하는 제1 항목으로 인

종이나 연령, 성에 상관없이 약 37.0 ± 0.5℃의 

심부온도 범위를 열중성 상태로 간주한다(IUPS 

2001). 표적인 심부온들을 비교한 Kolka et al. 

(1993)와 Taylor et al.(2014)에 따르면, 안정 시 

위내온은 평균 36.8℃ 정도이며 다른 부위에서 측

정된 심부온도들에 비해 표준편차가 큰 반면, 안정 

시 직장온은 평균 37℃로 위내온보다 약간 높으면

서 다른 부위에서 측정된 심부온도들에 비해 표준

편차는 적다. 고막(tympanic membrane)이 뇌 

주위를 흐르는 혈액의 온도를 잘 반영한다고 여겨

져 고막온을 심부온의 푯값으로 보고하기도 하

나(Brinnel & Cabanac 1989), 고막 표면 온도 

측정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서미스터 방식의 센서 

혹은 적외선 방식의 센서를 이용한 중이온

(auditory canal temperature) 측정이 더 선호

된다(Greenleaf & Castle 1972). 그러나 중이온

은 환경온이 낮은 경우, 혹은 주위에 기류가 존재

하는 경우, 다른 심부온도들에 비해 1~2℃ 정도 

더 낮으며 피험자 간 표준편차도 커, 불감 기류 조

건의 고온 환경에서 측정된 값만이 그 타당도가 

인정된다(Jung 2023). 

여러 부위 들 중 식도온이 심장에서 나오거나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온도, 특히 좌심실내 혈

액 온도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뇌의 온도를 체

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심부온이라 간주되기도 

하지만(Eichna et al. 1951), 운동을 수행하거나 

큰 동작이 포함된 실험 중 유선(wired) 식도온 센

서를 이용한 측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보편적으

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의료기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식도 및 위장, 소

장 내부의 온도를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알약

형 온도 센서(telemetric pill, ingestiable pill, 

radio pill)들이 상용화되었고, 현재 실험실 현장 

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나 군인, 장거리 수영 선수

(Keatinge & Neild 1990), 미식 축구선수와 같

은 극한 현장에도 알약형 센서를 사용한 심부온 

측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식 축구 선

수들의 경우 여러 겹의 보호 장비 착용과 과격한 

운동량으로 인해 연평균 약 6명의 선수들이 경기 

Nonetheless, there was a considerable standard deviation (SD) among the six subjects that 
contributed to these outcomes. We recommend that telemetry pills be ingested at least 
3-h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experiments, along with the controlling food and drinks. 
However, additional investigations with a larger number of subjects are required to validate 
these findings. an attachment to actual fashion brands and the intention to use the platform. 
As a marketing tool, it will be helpful in presenting new consumption value to fashion brands 
and retailers aiming to enhance their fashion brand image and establish various strategies 
using brand experience.

Key words: Core body temperature, Ingestible pill, Hyperthermia, Circadian 
rhythm, Bod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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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등 서열 질환 발병율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Grundstein et al. 

2012), 이로 인해 실제 무선 알약형 온도 센서를 

이용해 시합 중인 선수들의 심부온이 모니터링되

기도 한다. 

무선 알약형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부

온을 추정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1960년  초반 

Radio pill이란 이름으로 최초 보고되었고(Fox 

et al. 1961), 센서의 기술적 개선을 거듭하여 

1990년  이후 병원이나 미육군 연구소, NASA

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Mittal 

et al.(1991)은 병원 환자들의 심부온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새롭게 개

발된 무선 알약형 센서의 타당도를 기존 서미스터 

센서와 비교하였으나 실제 인간 피험자 상이 아

닌 고온과 저온의 물이 담겨진 수조를 사용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미육군 연구소에서 수행

된 Kolka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인간 피험자

를 상으로 알약형 온도 센서(CoreTemp 센서, 

USA)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직장온 및 식도

온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알약형 온도 센서로 측

정된 온도는 식도온도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은 

반면 직장온도보다는 평균 0.2℃ 낮았다. 그러나, 

피험자들은 측정 2시간 전에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삼키었기 때문에 초기 안정기 약 한 시간 동안 불

안정한 값들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두 명의 피험자

로부터 이상값들이 관찰되었다. Sparling et al. 

(1992)도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무선 알약형 온도 

센서로 측정된 값과 직장온도를 비교한 결과 알약

형 온도 센서로 측정된 값이 직장온에 비해 평균 

0.4℃(휴식 시)와 0.8℃(운동 시) 더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

구에서도 피험자들에게 측정 시작 3~9시간 전에 

알약형 센서를 삼키게 하는 등 피험자별 상황에 

따라 삼키는 시간에 큰 편차가 존재했다. Rav-Acha 

et al.(1993)은 선행 연구들 리뷰를 통해 알약 센

서로 측정된 온도와 직장온, 혹은 식도온 간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요약하였다. 미육군 연구

소에서 수행된 O’Brien et al.(1998)의 연구에서

는 고온과 저온 환경에서 휴식 시 또는 운동을 수

행하는 동안 알약형 온도 센서(CoreTemp 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알약온과 직장온, 식도온

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알약온과 직장온 간의 차

이는 찬물에서 평균 0.43℃, 따뜻한 물에서 평균 

0.15℃, 알약온과 식도온 간의 차이는 찬물에서 

평균 0.23℃, 따뜻한 물에서 평균 0.25℃로 심부

온도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알약 센

서를 위 속에 위치시키기 위해 피험자들은 측정 

시작 10~12시간 전에 알약 센서를 삼켜야 했으

며, 삼킨 이후 음식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금식

을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실험자와 피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실험이었다(O’Brien et al. 

1998). 알약 온도의 반응 속도는 운동 시작 단계

나 운동의 강도가 변하는 시점에서 식도 온도보다

는 느렸지만 직장온도보다는 빠르게 변화하였다

(Byrne & Lim 2007). 

알약 센서를 삼킨 시간 를 주요 연구별로 비교

해 보면, 측정 시작 30분 전(Gibson et al., 

1981), 40분 전(Ducharme et al. 2001), 2시간 

전(Kolka et al. 1993), 2~3시간 전(Bogerd et 

al. 2018), 6시간 전 (Lee et al. 2000), 8시간 전

(Gavin et al. 2016), 12시간 전(O’Briuen et al. 

1998) 등으로 연구자들 간 합의된 알약형 센서의 

삼킴 시간 는 없다. Darwent et al.(2011)에 따

르면, 알약 센서를 삼킨 이후 5시간 동안 측정 오

차가 존재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알약 센서가 

식도, 위, 소장 등을 천천히 흘러 내려가면서 발생

된 것으로 설명했다. Notely et al.(2020)는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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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측정의 체 수단으로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사

용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타당한 연하(삼킴) 시간

을 제안하기 위해, 고온 환경에서 운동하는 동안 

직장온도와 함께 일정 시간  순으로 삼킨 4개의 

알약형 센서(측정 시작 12시간 전, 6시간 전, 3시

간 전, 1시간 전 삼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안정 시, 운동 시, 운동 후 회복기 모두 네 개 

시간 별로 삼킨 알약 센서의 온도와 직장온 간 

차이는 약 0.1~0.2℃로 통계적 유의차는 발견되

지 않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알약형 센서로 측

정된 온도가 직장온의 체온으로 타당하다고 결

론지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심부온 추

정을 위해 알약형 온도 센서가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동일 시간에 알약형 

센서를 삼키더라도 위나 장 움직임의 개인차로 인

해 피험자 간 알약형 온도 센서의 위치가 달라 직

장온이나 식도온에 비해 피험자 간 편차가 크기 

때문이며, 둘째, 이러한 개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일찍 알약을 삼켜 소장이나 장에 위치하

도록 유도하는데, 실험 시작 최  12시간 전에 삼

키게 하기 위해 실험 예정일 전날 미리 피험자에

게 활성화된 알약형 센서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이 실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Notley 

et al.(2020)는 알약형 온도 센서의 삼킴 시점에 

따른 심부온 값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으나 

이와 유사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후속 연구

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직장온이나 식도

온 센서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소독 후 동일 피

험자에게 여러 번 반복 사용 가능하나, 알약형 센

서는 1회 사용된 후 버려지는 고비용 센서이기 때

문에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알

약형 온도 센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행된 

부분의 연구들은 단시간의 휴식이나 운동 프로토

콜 하 수행된 반면, 24시간 일상 생활 중 심부온과 

비교 분석된 연구는 거의 없다. 인간의 심부온은 

저녁에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여 새벽에 가장 낮고 

아침 각성과 함께 상승하다가 오후에 최고값에 이

르는 사인 곡선의 일주기 리듬을 가지기 때문에, 

인체 내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식도, 위

장, 소장, 장의 움직임에 따라 점점 아래로 내려

가는 알약온의 변화를 24시간 일주기 리듬을 고려

하여 연속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24시간 연속 관

찰은 수면 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식사 및 운동의 

영향까지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알약형 온도 센서

를 이용한 심부온의 타당도 평가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동안 알약

형 온도 센서의 연하 시간에 따른 알약온의 타당

도를 직장온의 변화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결

과는 실제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사용하는 실험자들에

게 유용한 실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본 연구에는 건강한 한국인 성인남녀 총 6명(남

자 3명, 여자 3명; 나이 29.8 ± 9.0세, 신장 

168.5 ± 6.5 cm, 체중 68.6 ± 17.7 kg, 체질량

지수[BMI] 23.9 ± 5.0 kg/m2, 체표면적[BSA] 

1.77 ± 0.23 m2)이 참여하였다(Table 1). 체표

면적은 한국인 체표면적 추정식(Lee et al. 2008)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여성 3인 모두 생리주기

를 고려하여 난포기에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 

6인 모두 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 학

원생, 또는 전문 연구자로 육체 노동 작업자는 없

었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 참여 전 24시간 동안 음

주 및 과도한 운동 등을 금지하도록 교육되었으며, 

참여 전 실험 내용에 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

해한 후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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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2204/002-009).

2. 실험과정 및 측정항목

본 연구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실험 당일의 피험자가 활동한 

실외의 기온과 습도는 실험 당일의 기상청 자료를 

참고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 당일 16:00시

부터 다음날 16:00시까지 총 24시간 동안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24시간 동안 직장온과 알약형 심

부온 센서 그리고 24시간 활동일지(수면시간, 화

장실, 음식 섭취 등)를 작성하도록 하였다(Table 

2). 직장온은 전용 서미스터 센서와 데이터 로거

(LT-8A, Gram Corp., Japan)를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24시간 연속 기록하였으며, 피험자의 각 

신장에 적합한 직장 깊이(신장 비 14~16 cm)

로 직장온 센서를 삽입하게 하였다. 알약형 온도 

센서와 전용 데이터 로거(e-Celsius, BodyCap, 

Herouville-Saint-Clair, France)를 사용하여, 

피험자들은 첫날 오후 4시에 첫 번째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삼켰으며, 이후 80분 간격(16:00, 17:20, 

18:40, 20:00, 21:20, 22:40)으로 총 6개의 알약

형 온도 센서를 삼켰다. 알약 온도는 전용 무선 데

이터 로거를 통해 1분 간격으로 24시간 동안의 데

이터를 연속 수신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정해진 

실험 프로토콜이 아닌 평소와 같은 패턴 로 일상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측정 시작 전과 측정 동안 

운동이나 샤워, 수면시간, 음수, 식사 등의 일상 

활동에 있어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알코올 섭취나 

과도한 운동은 금지하였고 사전 교육을 통해 화장

실, 수면, 음수 및 식사 등의 24시간 활동일지를 본

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직장온 센서는 화장

실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제거하였다가 재삽입하도

록 교육하였다. 피험자 6인이 삼킨 모든 알약은 실

험 종료 48시간 이내에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 

3. 통계분석

피험자 6인의 24시간 연속 데이터를 개별값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SPSS 26.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시간 별 값을 평균과 표준

편차(Mean ± SD)로 나타내었다. 연하 시간 별 

여섯 개의 알약 센서 온도와 직장온 간의 비교는 

일원 배치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였으며, 

Tukey의 사후분석으로 일곱 개 집단(알약 센서 

여섯 개로 측정한 알약온 여섯 개 값 + 직장온 한 

개 값)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Pearson의 상관분

석을 이용하여 두 변수들 간 상관계수를 계산하였

다. 통계적 유의도는 p<0.05로 정하였다.

Sex Subject Age (y) Height (cm) Weight (kg) BMI1) (kg/m2) BSA2) (m2)

Male

A 29.0 174.4 71.0 23.3 1.9

B 25.0 174.0 73.0 24.1 1.9

C 26.0 172.1 98.0 33.1 2.1

Female

D 25.0 158.0 46.0 18.4 1.4

E 26.0 163.8 56.0 20.9 1.6

F 48.0 168.7 67.5 23.7 1.8

Total
Mean 29.8 168.5 68.6 23.9 1.8

SD  9.0   6.5 17.7  5.0 0.2
1)BMI, body mass index; 2)BSA, Body surface area 

Table 1.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he present study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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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심부온의 24시간 리듬 

피험자 6인의 24시간 심부온 개별 데이터를 피

험자별로 정리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측정 시

작(오후 4시) 시점에서 직장온(Fig. 1에서 빨간색 

선)은 36.5~37.5℃ 범위였으며, 여섯 명 모두 수

면 시 낮아졌다가 오전 기상 직전 서서히 상승하

였고, 식사를 마친 직후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발

견되었다. 24시간 측정 동안 직장온도의 최저값은 

약 36.0~36.5 ℃ 로 수면 중 발견되었으며, 직장

온의 최 값은 주간 일상 생활 중 37.5~38.0℃로 

최저값과 최고값 간 약 1.0~1.5℃의 차이를 보였

다. 알약온의 24시간 변화 양상은 직장온과 유사

하였으나, 삼킴 초기부터 약 4시간까지 간헐적이

지만 급격한 온도 저하가 발견되었고 특히 따뜻하

거나 차가운 음식 또는 음료를 마시는 경우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온도 변동이 발생하였다. 알약 센

서가 식도 또는 위장 내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삼키고 3~4시간이 지니지 않은 시점)에 찬 

음료를 마시는 경우 알약온의 급격한 저하가 관찰

되었다. 피험자들의 취침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

벽 4시로 다양하였으며, 수면 중 알약온은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알약온과 직장온과의 차이는 주간 

일상 활동 시에 비해 상 적으로 줄어들었다(Fig. 

1). 

Date Time Six pills ingestion time Activity/place Restroom/toilet Meals/drinks

July
27

16:00 16:00 1st pill (#1) Ingestion

17:00 17:20 2nd pill (#2) Ingestion

18:00 18:40 3rd pill (#3) Ingestion

19:00

20:00 20:00 4th pill (#4) Ingestion

21:00 21:20 5th pill (#5) Ingestion

22:00 22:40 6th pill (#6) Ingestion

23:00

24:00

July
28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Table 2. Example of the daily diary used in the present study



알약형 무선 심부온 센서의 최적 연하 시간 결정: 24시간 연속 측정 직장온과의 비교  37

Fig. 1. Time courses of the rectal temperature (Tre) and the temperatures (Tpill) of the six telemetric

pills that were ingested at intervals of 80 mins for 24 h by the six subjects (Subject A t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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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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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하 시간에 따른 여섯 개의 알약온과 직장온 

비교

연하 시간에 따른 여섯 개의 알약온들과 직장온

의 24시간 평균값, 수면 중의 평균값, 그리고 최

값을 비교한 결과 세 가지 모두에서 일곱 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2). 본 연

구에서는 차가운 음료 섭취에 의한 알약온의 급격

한 저하 및 알약형 온도 센서가 체외로 빠져나가는 

시점에서의 온도 등이 최저값에 반영될 수 있어 알

약온과 직장온의 최저값을 서로 비교하지는 않았다. 

24시간 측정된 값 중 심부온의 최 값은 직장온보

다 알약온에서 다소 큰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알약온의 표준편차

가 직장온보다 큰 값을 보여 주었다(Fig. 2).

Fig. 2. Comparisons of the rectal (Tre) and the

six telemetric pill temperatures: Maximum 

value, 24-h average value, and average

value during sleep (Numbers on the 

X-axis represent the six pills according

to the ingestion time; N.S., not significant).

알약형 센서를 삼킨 직후 각 시간  별로 정각

에서부터 10분간의 평균값을 구해 해당 구간에서

의 직장온 평균과 비교해 보았다(Fig. 3). 예를 들

어, 16시~16시 10분에는 피험자 체내에 직장온 

센서와 알약형 센서 한 개만 있으므로 10분 간 측

정된 평균 비교에는 두 집단만 비교되었으며(Fig. 

3A), 17시 20분~17시 30분에는 피험자 체내에 

직장온 센서와 알약형 센서 두 개가 있으므로 세 

집단의 10분 평균 값이 비교되었고(Fig. 3B), 18

시 40분~18시 50분에는 직장온과 알약형 센서 

세 개 비교(Fig. 3C), 20시~20시 10분에는 직장

온과 알약형 센서 네 개 비교(Fig. 3D), 21시 20

분~21시 30분에는 직장온과 알약형 센서 다섯 개 

비교(Fig. 3E), 22시 40분~22시 50분에는 직장온

과 알약형 센서 여섯 개가 비교되었다(Fig. 3F). 

Fig. 3A~3F의 비교들 모두 두 개~일곱 개 심부온

도들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알약온의 피험자들 간 표준편차가 상당히 컸기 때

문이었다(Fig. 3). Fig. 3F의 경우, 22시 40분 시

점에서 삼킨 알약온의 온도가 다른 알약온들에 비

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으나, 그 이전 삼킨 알약온

들에서 보여진 큰 표준편차로 의해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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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ctal (Tre) and telemetric pill temperatures 

according to the ingestion time. Each 

value represents the 10-min average 

starting from its sharp time (e.g., 16:00~ 

16:10, 18:00~18:10, 19:00~19:10, 20:00~22:10, 

22:00~22:10, 23:00~23:10). 

3. 알약온과 직장온 상관

최초 알약형 센서를 삼킨 후 3시간이 경과한 오

후 7시 시점, 두 번째 알약형 센서를 삼킨 후 3시

간이 경과한 밤 20:20 시점 등 각 알약 센서를 삼

킨 후 3시간이 지난 시점들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체내 존재하는 알약온과 직장온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의 경우 알약온과 직장온 간 

유의한 양의 상관이 발견되었으나, 알약 센서를 삼

킨 지 3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상관관계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Table 2).

IV. 고찰

심부온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된 무선 

알약형 센서가 기존 서미스터 방식의 유선(wire)

형 온도 센서들에 비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들 간 알약형 센서를 삼키

는 시간 의 불일치로 인해 측정된 값들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는 80분 간격으로 총 여섯 개의 알약형 온도 센서

를 차례로 삼키고 24시간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알약온과 직장온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취침과 기상, 식사, 활동 등을 포함하는 24시간 일

주기 변화 양상은 직장온과 알약온 간 큰 차이 없

이 유사했으나 음식 섭취 이후 혹은 음료를 섭취

하는 동안 알약온의 급격한 증감이 관찰되었다. 삼

킴 시간 별 알약온을 직장온과 비교한 결과 예상

과 달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

데 이는 피험자 간 큰 표준편차에 기인한다. 직장

온과 삼킴 시간 별 알약온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체로 알약을 삼키고 2~3시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직장온과의 매우 강한 양의 상관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부온 추정을 위해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측정 3

시간 전에는 알약 센서를 삼켜야 하며, 측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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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또는 측정 중 식사나 음수를 포함하는 경우 

알약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수는 총 

6인으로 충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남성 3인과 여

성 3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단일 성으로만 피험

자를 구성하는 경우보다 더 큰 표준편차가 관찰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1. 알약형 온도센서의 적정 연하 시간 및 식사/음

수 제한

서론에 서술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 알약

형 온도 센서를 삼킨 시간 를 보면, 측정 시작 30

분 전(Gibson et al. 1981), 40분 전(Ducharme 

et al. 2001), 2시간 전(Kolka et al. 1993), 2~3

시간 전(Bogerd et al. 2018), 6시간 전 (Lee et 

al. 2000), 8시간 전(Gavin et al. 2016), 12 시

간 전(O’Briuen et al. 1998)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 결과 실험 시작 최소 3시간 전, 충분한 여

유를 둔다면 실험 시작 4시간 전에 알약 센서를 삼

키고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삼킨 이후 식사 및 차가

운/뜨거운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면 타당한 수준에

서 심부온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보

통, 직장온 등 심부온을 측정하는 실험일 경우, 음

식의 소화 과정 중 발생하는 특이 동적 작용

(Specific dynamic action)에 의한 산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시작 전 최소 2시간 동안 금

식을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약형 온도 센서를 

실험 시작 최소 3시간 전 삼키기를 권장하기 때문

에 피험자들은 실험 시작 전 최소 3시간 동안 금식

을 권장한다. 그러나 실외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현

장 모니터링이나 실험실 실험 등은 주로 아침에 

시작된다. 가령 오전 9시에 측정이 시작된다고 가

정하면 피험자들은 오전 5~6시에 알약형 온도 센

서를 삼켜야 하므로,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피험자들의 아침 식

사는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오히려 인

체 사량 및 심부온, 인체 수분 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삼킨 후 가능한 빨리 아침 식사 및 음수를 권장하

여 음식의 체내 소화로 인한 특이 동적 작용 효과

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유 음수 실험 

프로토콜에서 측정 중 피험자에게 물을 제공하는 

경우 너무 차가운 물이 아닌 상온의 물을 제공하

는 것이 알약 온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

도 연구자들에게 알약형 온도 센서의 선택을 망설

이게 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피험자

들이 오전 5~6시에 알약 센서를 삼킬 수 있게 하

기 위해 알약형 온도 센서를 실험 전날 미리 피험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알약형 온도 센서

와 함께 센서를 활성화시키는 데이터 로거도 함께 

Time
Telemetric pill temperature

Pill 1600 Pill 1720 Pill 1840 Pill 2000 Pill 2120 Pill 2240

19:00 Tre 0.935** 0.895* 0.947*

20:20 Tre 0.915* 0.789 0.894* 0.640

21:40 Tre 0.896* 0.721 0.845* 0.348 0.519

23:00 Tre 0.888* 0.886* 0.979*** 0.874* 0.843* 0.316

00:20 Tre 0.981*** 0.927** 0.966** 0.972** 0.948** 0.976***

01:40 Tre 0.978** 0.886* 0.971** 0.946* 0.943* 0.964**

*p<0.05, **p<0.01, ***p<0.00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rectal temperature and telemetric pill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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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실험자들의 추가 수

고를 요구한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비활성화 상태인 알약형 온도 센서가 체내에 들어

간 상태에서 체외에서 무선으로 센서를 활성화시

킬 수 있게 된다면 심부온 모니터링을 위한 알약형 

온도 센서 사용이 좀 더 확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적정 피험자 수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6인으로, 적은 

피험자 수로 인해 피험자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편차로 인해 직장온과 알약온도

들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Fig. 3). 무선 알약형 온도 센서의 타당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에서 피험자 수는 남자 5명

(Livingstone et al. 1983), 남자 6명(Sparling 

et al. 1993), 남자 7명(Gibson et al. 1981), 총 

7명(남자 5명/여자 2명) (Lee et al. 2000), 남자 

8명(Kolka et al. 1993), 총 9명(남자 4명/여자 5

명) (O’brien et al. 1998), 남자 9명 (Notely et 

al. 2020), 남자 11명(Ducharme et al. 2001), 

남자 19명(Gant et al. 2006) 등으로 본 연구의 

피험자 6명이 충분한 숫자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특정 실험 프로토콜을 바탕으

로 짧은 시간(약 1~3시간) 동안 심부온도를 기록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실험 프로토콜을 적

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의 심부온을 24시간 연속 기록하였기 때문에 규

모의 피험자들을 선발하기에는 실험 여건 상 무리

가 있었다. 24시간 연속 측정을 통해 피험자 6인 

모두 심부온의 일주기 리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

으나, 반면 free-running 프로토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피험자 간 편차가 더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중 Kolka et 

al.(1993)와 Sparling et al.(1993)에서만 알약온

의 타당도가 통계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나

머지 선행연구들의 경우 알약온이 유의한 수준에

서 직장온을 잘 반영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의 남녀 피험자를 모집한 

후, 인공기후실 내 정해진 24시간 프로토콜(동일

한 환경 온습도, 동일 강도의 운동, 동일한 식사, 

동일 시간  취침/기상, 동일한 실험복 착용 등)을 

적용하여 알약형 온도 센서의 타당도를 추가 검증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 

실외 극한 현장 작업자의 고체온증 혹은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3. 24시간 중 측정 시작 시간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이유로 피험자 6인 모두 

오후 4시에 실험에 참여하여 익일 오후 4시에 측

정을 종료하였다. 피험자별로 준비된 여섯 개의 알

약형 온도 센서를 오후 4시부터 80분 간격으로 삼

켜 마지막 여섯 번째 알약형 온도 센서는 밤 10시 

40분에 삼키도록 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심부온은 24시간 주기를 가지는데 

취침과 함께 낮아지다가 기상(각성) 전후를 기점으

로 점점 오르기 시작하며, 오후 최고값에 이른 후 

밤이 되면 다시 낮아진다(Choi et al. 2015). 일

상 생활 중 심부온은 일반적으로 약 1~2℃의 범위 

(예: 수면 시 36.5℃, 고강도 운동 시 38.5℃)를 보

이는데, 오전에는 심부온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오후에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본 실험은 오후 4시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상적

인 체온의 일주기 리듬에 따라 (고강도의 운동을 

통해 사량을 높이지 않는 한), 심부온은 점점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취침과 함께 최저온(일반

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수면 시 최저 직장온은 

36.0~36.5℃)에 도달한 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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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저녁에 심부온이 점점 낮아지는 일주

기 리듬으로 인해 오후 4시에 시작된 알약온 측정

값들의 안정화(Fig. 1에서 수면 시 참고)로 자연스

럽게 수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 

중 직장온과 알약온들 간의 차이도 최소화되었을 

수도 있다. 본 실험과 동일한 실험을 오후 4시가 

아닌 이른 아침에 시작할 경우 자연스럽게 증가하

는 심부온의 일주기 리듬에 따라 38.0~38.5℃까

지 쉽게 상승하여 측정값들 간의 편차는 더욱 증가

했을 가능성도 있다(안정 시 직장온 기준 37.0℃). 

추가로, 아침에 실험을 시작하는 경우 수 시간 내 

걷기나 뛰기 등 다양한 강도의 다리 운동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 퇴 근육 사량 증가로 

식도나 위장 내 온도보다 직장 내부 온도가 더 상

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약온과의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즉, 본 연구는 오후 시간 에 측

정을 시작하여 직장온과 알약온 6종 간 편차가 오

전 시간 에 측정을 시작할 경우에 비해 상 적으

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심부온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되고 있

는 무선 알약형 온도 센서의 타당한 사용, 특히 삼

킴 시간 를 포함한 실험자용 지침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구별되는 점

은, 첫째, 심부온을 24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였기 

때문에 심부온의 일주기 리듬에 따른 변화 속에서 

알약온과 직장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 할 수 있

었다는 점, 둘째, 측정 시작 시점에서 총 80분 간

격으로 알약 센서 여섯 개를 삼키었기 때문에 체

내 소화기관을 흘러 내려가는 동안 알약형 센서에

서 측정되는 온도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 알약온은 심부온이 보여 주

는 전형적인 24시간 일주기 리듬을 잘 반영하였

고, 실험 시작 최소 3시간 이전에 알약형 온도 센

서를 삼킨다면 직장온과 유의한 차이는 없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을 

위한 실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시작 

약 4시간 이전, 또는 최소 3시간 이전에 피험자가 

알약형 온도 센서를 삼킬 수 있도록 실험을 준비

해야 한다. 둘째, 하루 중 측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 섭취된 음식의 소화 시 특이 동적 작용( 사량 

증가로 인한 심부온 상승), 섭취된 음료의 온도(찬 

음료에 알약 센서가 직접 닿는 경우 급격한 온도 

하락 발생) 등이 알약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외생변수들을 고려한 실험 프

로토콜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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