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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analyzing the Korean female’s body shape characteristics and siz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women by using the Size Korea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size system and mass 
production quality of the R.O.K. Navy’s female winter jumper. Through the use of the Size Korea data, an optimal 
size system of winter jumpers for the R.O.K. Navy was proposed, and suitable designs for the operation and environment 
were derived. Additionally, we sought the efficient and stabilizing methods when the proposed results were applied 
to mass production.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verage,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by dividing 
the Korean females’ anthropometric data into age 18-24, 25-34, and 35-55 groups. The improvement effect was verified 
by an in-depth interview with females in the R.O.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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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1. 연구배경

최근 의류산업분야에서는 Mass customization으로 타겟 

소비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대량 맞춤 생산방식의 Made to Measure(MTM) system으

로 개별 소비자의 맞음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도 높은 맞춤 디자인 설계가 주목받고 있다(김동현 외, 

2015; 최진영, 송화경, 2016; Ashdown & Loker, 2010; 
Lim & Istook, 2012; Yang et al., 2011). 세계적으로도 타

겟 소비자를 위한 치수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와 타겟 인구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즈 차트

를 만들어 실용화 하는 방법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18세기부터 맞춤의복을 제공하기 

위해 인체측정과 이를 패턴에 도입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곤 

하였고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사이즈에 맞는 군복의 대량

생산이 이를 가속화 시켰다(Aldrich, 2007). 인도에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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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의복에서 현대 의복으로 복식문화가 변함에 따라 사이

즈 차트에 대한 필요를 느꼈고, 특히 맞음새가 중요한 여성

의복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도 여성의 인체측정데이터를 

다변량, 군집, 상관 분석 등을 통해 인구의 대부분을 대변

할 수 있는 사이즈 차트를 만드는 연구도 이루어 졌다

(Gupta & Gangadhar, 2004). 일찍이 산업이나 사이즈 시

스템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Size USA를 활용하여 미국 인

구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꾸준히 최신화하여 산업에 접목시

킬 수 있게 하고 있다(Xia & Istook, 2017). 우리나라 의류 

산업의 경우에도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인 사이즈 코

리아(Size Korea)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수체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군수품에도 도입하는 시도가 늘어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 피복류의 연구개발은 육군을 중

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상대적으로 해군용, 그 중 여군용 피

복이 중심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해군용 동계 점

퍼는 특히나 여성의 인체 형상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인
체치수데이터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힘든 치수체계를 가지

고 있다. 국방 강대국인 미국의 실정을 엿보면, 미국은 해

군 여군을 상대로 해군 여군피복에 적합한 호칭을 설정하

는 법, 각 개인에게 적합한 호칭을 찾는 방법 등을 정리하

여 발간하고 개발해 왔다(Hodgdon & Beckett, 1984; 
Mellian et al., 1990).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군 여군에 

대한 피복연구 및 인체 치수에 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해군 피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온열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남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이효현 외, 2015; 이효현 외, 2016a; 이효현 

외 2016b). 방한용 의류의 경우 의복자체의 보온성보다 인

체에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 착용자가 느끼는 보온효과

가 달라질 수 있다. 이병철 외(2010)에서도 같은 재료를 이

용하여도 의복의 형태나 구조, 인체 특징에 따라 의복과 인

체사이의 의복기후가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겨울철 의

복착용 시 일정수준까지 공기층의 두께가 증가하면 의복과 

인체 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만들어내지만 어느 한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공기층 내의 대류현상에 의해 단

열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있다(송민규, 권명숙, 2008; 송

민규, 전병익, 1996; 전병익, 송민규, 1997; 홍성애, 1997). 
따라서 과도하게 큰 여유량을 가진 방한용 의류의 착용은 

동작 적합성 뿐만 아니라 보온성의 손실도 야기 시킬 수 

있다. 정연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작업용 의류의 패턴

은 관절의 움직임이 큰 동작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의

복으로 인한 구속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여유량을 파악하고 적합한 위치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백리세, 송화경(2019)의 연

구에서도 패턴의 절개선에 분배하는 여유량 설정 과정은 

옷의 맞음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특히 해군은 선상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선상환경은 좁고 사다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이효

현 외, 2016a) 민첩한 활동이 특히나 크게 요구된다. 특히 

팔의 경우 인체 중 움직임 영역이 가장 넓고 자유로워 팔

운동 특성에 따른 인간공학적 소매개발이 중요하다(김효

숙, 노희숙, 1998). 
또한 여성 의복은 인체 특성상 굴곡이 많아 복잡한 여성

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여성의 체

형은 연령 증가에 따라 변하는데 연령에 따른 체형 차이를 

이해와 타겟의 체형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조진숙, 최

정욱, 2002),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그 변화량이 반드시 의

복에 반영되어야한다(최윤선 외, 2002). 김경선 외(2017)
의 연구를 보면 한국인 여성의 경우 중년으로 갈수록 배가 

돌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복 상의와 하의 제작에 사

용하는 엉덩이 둘레는 인체측정치수 보다는 배돌출을 고려

한 비례적인 보정 치수를 사용해야함을 알 수 있다.
겨울철 실외 활동량이 많고 인체형상이 복잡한 여군의 

특수성을 볼 때 인체치수를 접목하여 동작과 착용에 편리

한 피복제품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

국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인체형상 특징과 인체치수를 

분석하여 해군 여군용 동계용 점퍼의 최적 치수체계를 제

안하고, 동작과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량생산에 적용하였을 때 그 품질을 안정화 

시키고 생산에 효율적인 방법도 모색해 보았다.

2. 현실태

해군 여군용 동점퍼는 품이 크고 어깨가 넓어 타 치수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으로 수요군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현재 구매요구서에서 요구

되고 있는 여군용 점퍼의 치수를 살펴보면 남군용과 같거

나 오히려 더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예를 들어 가슴둘레의 경우 시중의 여성용 점퍼의 치수는 

114∼118cm의 범위를 가지나, 현재 해군 동점퍼 여군용

의 치수는 120∼130cm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맞음새 

및 동작적합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소매통 둘레의 경우

에는 호칭 ‘90중’ 기준으로 49cm로 설정되어 있으나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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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現해군 동점퍼 (여군용 ) 치수 :
120∼130cm 

시중의 여성용 점퍼 치수 :
114∼118cm

※ 민수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성용 점퍼의 가슴둘레 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맞음새와 동작적합성 저하 초래 

소매 통 둘레 
호칭 ‘90중’ : 49cm 인체 측정데이터 : 28cm 
※ 실제 인체 치수보다 소매통둘레가 과도하게 크게 설정(21cm 차이)

<표 1> 해군 여군용 동점퍼의 치수체계 문제점 예시

Korea 7차 측정데이터 기준으로 한국인 여성의 팔뚝 둘레

는 28cm이다.
이는 실제 인체치수보다 소매통둘레가 과도하게 설정되

어 있어 맞음새가 좋지 않아 품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동

작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민수

에서는 의복 설계 시 팔의 운동 특성에 따른 외관과 기능

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공학적인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효숙, 노희숙, 1998). 하지만 현재 

우리 해군 여군이 착용하고 있는 동점퍼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체 치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패턴이 두 

장 소매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옆에서 보았을 때 직선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사실상 두 장 소매의 기능을 구현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여군용 해군 동점퍼는 남군용 점퍼의 축소 

형태로 착안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전체적인 실

루엣과 맞음새가 부자연스럽다. 특히 몸통부위는 역사다리

꼴 모양 실루엣으로 남성용 점퍼의 실루엣을 가지고 어깨

가 과도하게 넓어 보이며 밑단둘레는 매우 타이트하다. 밑
단둘레의 경우 엉덩이 위쪽에 걸쳐지는 형태인데 밑단둘레

가 좁아 신체 압박이 심하며 동작 후에 당겨 올라가 내려

오지 못해 착용 상 불편함을 초래한다. 박영득, 서영숙

(1996)의 연구에서 엉덩이 둘레는 앉는 자세에서 10.0∼
21.6%로 신장한다고 보고되었다. 앉고, 서고, 구부려 작업

하는 활동이 많은 착용자의 업무환경 특성상 밑단둘레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착용환경과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 요

소들이 있는데 견장부위 시접이 꺾어짐으로 어깨부위 공간

이 많이 생겨 품위저하에 영향을 끼치며, 소매부리는 턱 주

름 2개를 잡아 모아지는 형태인데 그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소매부리 커프스와 연결되는 트임 부위가 제대로 여며지지 

않아 외부공기 유입을 초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소매통에서 과도한 여유분이 설정되어 

이 여유량을 손목둘레 치수까지 줄여야 했기 때문으로 해

석되는데 불필요한 소매통 치수를 줄인다면 일정부분 해소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 털을 옷깃에 탈부착 할 수 있

는 형태인데 옷깃은 풀스탠드칼라를 채택하고 있고 부착용 

깃털은 반달스탠드칼라를 하고 있어 칼라 설계의 통일화가 

필요하다.
양산품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해군 동점퍼의 경우 경쟁

계약 품목으로 매해 계약업체가 달라진다. 하지만 표준패

턴이 없어 당해년도 계약업체가 구매요구서에 있는 치수표

의 제품치수에 의존하여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매해 그 품

질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수요군의 요구사항

이 기재된 구매요구서(해군 군수사령부, 2016)를 보면 3.4
항에 ‘본 규격은 동계용 피복 위에 착용하는 점퍼 규격으

로 품위와 활동성 및 보온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전조사로 현재 해군 여군의 동점

퍼 착용 실태를 파악해 보았을 때 동점퍼는 착용 시 품위

가 좋지 않고 동작하기 불편하여 착용을 꺼린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군이 요구하고 있는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요구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 해군 여군에게 

가장 적합한 치수체계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향

을 모색해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대상의복

현재 해군에서 착용하는 동계용 점퍼는 패딩솜으로 만

들어진 탈착 가능한 내피용 조끼가 포함되어있는 흑색 점

퍼로 겉감기준 폴리에스테르 100%, 무게 210 g/㎡이상의 

원단으로 만들어진다(해군 군수사령부, 2016). 또한 점퍼 

깃에는 인조털을 탈부착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밑단둘레

는 고무밴드를 측면에 삽입하여 밀착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다([그림 1]). 여군용과 남군용의 형상과 

재질은 같으며 치수체계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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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점퍼(외피) 형상 (2) 동점퍼(내피) 형상

[그림 1] 해군 동점퍼 형상

군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군 여군용 동점퍼의 치수체

계는 호칭이 총 8개로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85소’, 
‘85대’, ‘90소’, ‘90중’, ‘90대’, ‘95중’, ‘95대’, ‘95특’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90중’을 표

준호칭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데이터분석

분석에 사용한 인체치수 데이터는 사이즈코리아 7차 측

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수품의 인간공학적인 개발을 하는 추

세이며 우리군의 인체정보 빅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표준을 활용하도록 제도화 시키고 있다. 연령그룹은 

여군의 대상연령대인 18세∼55세 한국여성 2,366명의 데

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인체부위는 키를 

포함한 높이항목 3개와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돌출점기준엉덩이둘레 등 둘레항목 8개, 어깨사이 길이, 
겨드랑이앞벽사이길이 등 길이 항목 9개의 치수를 분석하

였다. 기준호칭 설정과 호칭별 적합한 인체치수를 찾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사이즈 

점프를 설정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에 따라 최다빈도 구간

인 ‘90중’을 표준호칭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인체형상을 단면형상과 상관분석을 통해 체형커버를 

위한 디자인을 도출하였으며, 대한민국 여성 인체 표준 바

디폼을 활용하여 3차에 걸친 프로토타입 피팅을 통해 최적

의 사이즈 커버리지를 도출하였다. 치수 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 SPSS 18을 사용하고 형상분석을 위해 

Rapidform 2006, 인체 형상 단면의 평면중합도 구성을 위

해 AutocCad 2005(AUTODESK, Inc.)를 사용하였다. 프

로토타입 피팅에는 이앤비사에서 제작한 바디폼을 사용하

였고 이 바디는 사이즈코리아 5차, 6차 직접측정 데이터와 

주요부위 3차원 형상 단면을 적용한 ‘구. 66사이즈’ 표준

형 바디로 여성복 A업체, B홈쇼핑에서 도입하여 활용중이

다. 또한 패턴제작을 위해 YUKA Pattern CAD를 사용하

였으며 원단소요량 산출 및 원단효율 산정을 위해 YUKA 
Marker CAD를 사용하였다. 

3. 평가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호칭(90중)의 시제품

을 제작하여 현직 해군 여군 8명을 대상으로 개선효과를 

120분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검증하였다. 면접에는 시제품

을 착용한 후 실루엣과 여유량, 부착물 위치의 적합성 등으

로 구성된 외관에 대한 12문항(1. 전체적인 실루엣, 2. 상
의길이, 3. 칼라와 칼라깃털의 놓임 상태, 4. 가슴부위 실루

엣과 여유, 5. 허리부위 실루엣과 여유, 6. 주머니 위치의 

적합성, 7. 엉덩이부위 실루엣과 여유, 8. 겨드랑 밑 여유, 
9. 어깨부위 실루엣과 여유, 10. 소매산 실루엣과 군주름, 
11. 소매통 여유, 12. 소맷부리여유)과 해군의 주요 업무수

행 동작이라 볼 수 있는 동작 다섯 가지를 수행하였을 때 

얼마나 편한지 동작 적합성평가 다섯 문항<표 2>에 대해 

질문하였고, 기존에 착용하던 동점퍼에 비해 개선 시제품

이 어떠한지 자율답변을 구하였다. 동작 적합성 평가 동작

은 해군 함상복 개발 연구(이효현 외, 2015)에서 사용된 동

작적합성 평가지에서 발췌한 것으로 함상환경에서 주로 취

할 수 있는 동작과 상체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작

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제 운용환경에 맞게 착용자는 근

무복과 스웨터 또는 전투복을 착용한 채 동점퍼를 시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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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를 좌우로 스트

레칭

팔을 들어올려 옆으로 

스트레칭
양 팔 벌리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허리 뒤로 젖히기

<출처> 이효현 외, 2015. p.648

<표 2> 동작 적합성 평가를 위한 동작

  

[그림 2] 대한민국 여성의 가슴둘레에 따른 빈도 분석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외관평가 12문항과 동작 적

합성에 대한 5문항은 만족스러운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답변도 구하였다(1-매우 나쁘다/매우 불편하

다, 2-나쁘다/불편하다, 3-보통이다, 4-좋다/편하다, 5-매우 

좋다/매우 편하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은 현직 해군 여군 

8명으로 평균 신장 162.3±3.2cm, 체중 54.1±2.7kg, 가슴둘

레 87.6±2.7cm, 나이 32.5±4.6세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문

성 있는 평가를 위해 의류학 종사 20년 이상의 전문가 3명

을 구성하여 관찰자로서의 개선효과 평가도 실시하였다. 
평가의 진행은 2∼3명씩 한 조를 구성하여 해군 여군이 준

비된 개선 시제품을 충분한 시간을 착용한 후 외관 평가 

및 제시된 동작을 수행한 후 동작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거울로 착용자 본인의 외관과 

동작을 볼 수 있게끔 하였으며, 의류학 전문가 3명이 매 조

에 배석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양산단계에서의 개발패턴을 평가하기 위해 요척

과 효율, 면적을 비교해보았고, 요척과 효율의 리핏 단위는 

호칭 ‘90중’, 10벌로 설정하였으며 원단 유효폭은 56.3 

inch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치수체계(호칭 설정)

기준호칭 설정과 호칭별 인체치수 구간을 설정하기 위

해 여성 상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체 부위인 가슴둘레

를 빈도분석 해보았다. 그 결과, 가슴둘레 분포는 85cm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80cm, 90cm, 95cm 순으로 분포

하고 있었으며 가슴둘레 80∼95구간이 전체의 80.6%를 

차지하였다. 또, 가슴둘레를 해군 여군의 가장 많은 연령대

인 30대, 40대를 포함하는 구간인 35∼55세 여성의 가슴

둘레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35-55세 여성 

903명의 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90호가 가장 많았으며 85
호, 95호 순으로 분포하고 100호 또한 전체의 9.0%의 인

구가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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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년과 중년 여성의 엉덩이 둘레-허리둘레 상관관계

(단위: cm, n=757명(18∼24세), 1,029명(35∼55세))

 해군 동점퍼의 착용자는 여군으로 직업적 특성상 체격

적 요인이 작용하여 일반인 여성보다는 인체 치수가 더 

큰 인구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반인 여

성보다 여군이 인체의 동적가동범위가 더 클 것으로 예

상하였다. 또한 개선되는 동점퍼가 기존의 과도하게 크

게 설정되었던 점퍼보다 인체치수에 맞게 더 피팅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큰 사이즈 100호를 신설하여 넉넉한 

맞음새에 대한 요구를 보완 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기존 동점퍼의 호칭체계가 85, 90, 95인 것에서 100
호를 신설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그림 2]. 가슴둘레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80호 이하의 인구도 다수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의 가슴

둘레는 나상에서 측정한 결과로 실제로 속옷과 옷을 착

용하였을 때의 측정값과는 다르다. 가슴둘레 80호 이하

의 여성들은 실제로 보정속옷을 착용하여 가슴부위 사

이즈에 대해 메이크업을 하는 경향이 강해 민수 여성복

에서도 대량생산으로는 생산하지 않는 호칭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배제 하였다. 

2. 체형 분석을 통한 제품 치수 설정 요인 분석

1)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형변화 분석

  ① 18-24세 그룹과 35-55세 여성 그룹의 허리둘레

와 엉덩이 둘레 분포

 18∼24세 그룹과 35∼55세 여성 그룹의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 분포를 분석해보았다. 18∼24세 757명, 35
∼55세 여성 1,029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중년 여성은 허리둘레 편차가 크고 허

리둘레가 증가하는 만큼 엉덩이 둘레가 커지지는 않는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0.48). 18∼24세 여성그룹

보다 비슷한 엉덩이 둘레 대비 허리가 더 굵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점퍼 밑단 설정 시 허리

둘레를 포함하는 여유 있는 엉덩이 둘레 설정이 필요하

다는 것을 뜻한다. 그로써 배가 나와 보이는 현상을 최

소화 시킬 수 있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밑단 둘레는 엉덩이둘레가 아닌 배돌출엉덩이둘레

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여성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배가 

돌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체형 형상분석을 통해 발견하

였기 때문이다[그림 4]. 허리둘레와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단면 중합도에서 40대 대표체형의 형상 

단면을 보면 20대와 달리 배 앞쪽이 엉덩이둘레보다 크

게 돌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밑단둘

레 설정 시 배와 엉덩이둘레를 감싸는 최대둘레인 최외

포둘레에 가까운 배돌출엉덩이둘레 치수를 사용하여 체

형 커버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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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그룹 

항목 

18-24 세 

(n=803)
25-34 세 

(n=660)
35-55 세 

(n=903)
18-55 세 

(N=2,366) F

키 160.2±5.2 160.5±5.0 157.7±5.7 159.3±5.5 68.4***
몸무게 55.8±8.8 56.3±9.2 58.6±8.8 57.0±9.0 23.4***

허리기준선높이 99.9±4.1 99.7±4.0 97.9±4.4 99.1±4.3 58.9***
샅높이 73.5±3.5 73.2±3.3 71.3±3.5 72.6±3.6 100.1**
등길이 40.1±2.0 40.8±2.0 40.6±2.0 40.5±2.0 24.1***
팔길이 55.0±2.4 54.8±2.3 54.1±2.4 54.6±2.4 32.3***

젖가슴둘레 84.7±7.4 85.4±7.4 89.9±7.8 86.9±7.9 119.0*
허리둘레 71.7±7.6 73.8±8.4 79.0±8.5 75.1±8.8 181.1**

엉덩이둘레 93.2±6.0 93.2±6.2 93.6±5.7 93.4±5.9 1.3
배돌출점기준엉덩이둘레 94.3±6.2 94.3±6.4 95.1±5.9 94.6±6.1 4.5*

단위: cm / Mean±SD / *p<.05, **p<.01, ***p<.01 / duncan test a<b<c

<표 3> 연령그룹별 인체부위에 따른 주요부위 치수의 평균

20대 여성     40대 여성

[그림 4] 여성 연령(20대/40대)에 따른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형상 단면 

② 연령증가에 따른 특징

 연령 증가에 따른 인체치수 변화를 살펴보면 키가 작아

지고 그에 따라 높이와 관련된 항목들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둘레항목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평균 젖가슴둘레의 경우 18∼24세 그룹은 84.7± 7.4cm, 
25∼34세 그룹은 85.4±7.4cm, 35∼55세 그룹은 89.9± 
7.8cm로 연령에 따라 젖가슴둘레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허리둘레 또한 18∼24세의 평균은 71.7±.6cm, 25
∼34세 평균이 73.8±8.4cm, 35∼55세의 평균이 79.0± 
8.5cm로 연령대 별로 확연한 커짐을 확인하였다(p<.001). 
반면 엉덩이 둘레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른 유의차는 없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호르몬의 영향

으로 엉덩이와 대퇴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지방량이 늘

어나면서 생기는 인체 조성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김경애, 2003; 이순원 외, 2002). 따라서 개선 패턴

설계 시 허리둘레 증가를 감안하고 체형적 특성을 반영

하여 기존 패턴보다 여성체형에 더 맞는 핏으로 설계 하

였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밑단을 구현하기 위해 밑단

둘레를 늘리고 고무 밴드로 밴딩 처리를 하였다. 등길이

와 팔길이는 연령그룹별로 유의차는 있었지만 동계용 점

퍼의 치수 설정에 반영하기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여군의 주요 연령인 25∼34세, 35∼55세 그룹의 등길이 

평균은 각각 40.8±2.0cm, 40.6±2.0cm이었고 팔길이는 

25∼34세 여성 그룹이 평균 54.8± 2.3cm, 35∼55세 그

룹이 평균 54.1±2.4cm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로써 표준 호칭을 90으로 선정하고 실루엣 개선과 

동시에 체형적 특성을 반영한 개선 패턴을 개발하였다. 
기존 동점퍼에서 밑단둘레를 키운 개선 동점퍼의 실루

엣은 여성 체형에 더 맞는 핏으로서 인체적합성이 향상

되는 동시에 연령증가에 따른 체형적 특성을 감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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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치수 측정부위
제품치수

대응 인체치수 측정부위*
여유량

개선사항
a b a b

가슴둘레 124.0 115.0 젖가슴둘레　 90.0　 +34.0 +25.0 여유분 줄임

밑단둘레최대

(고무줄 늘임) 108.0 114.0 배돌출엉덩이둘레 　 97.0 +11.0 　 +17.0 여유분 늘임

밑단둘레최소

(고무줄 조임) 92.0 95.0 배돌출엉덩이둘레 97.0　 -5.0　 -2.0 밑단둘레 늘임

점퍼길이 66.0 66.0 등길이 　 41.5　 +23.5　 +24.5 동일함

어깨너비 50.0 45.0 어깨사이길이 　 39.3　 +10.7　 +5.7 어깨너비줄임

화장 84.0 82.4 목뒤손목안쪽길이 78.0　 +6.0 +4.4 화장 길이 줄임

소매길이 60.0 59.0 팔길이 56.3 +3.7 +2.7 소매길이 줄임

진동둘레 55.7 51.3 겨드랑둘레 40.3 +15.3 +11.0 진동둘레 줄임

소매통둘레 49.0 39.5 위팔둘레　 27.6　 +21.4　 +11.9 여유분 줄임

소매부리둘레 

(바깥스냅잠금) 22.0 23.5 손목둘레　 15.0　 +7.0　 +8.5 여유분 늘임

소매부리둘레

(안쪽스냅잠금) 18.0 21.0　 손목둘레　 15.0　 +3.0　 +6.0 여유분 늘임

목둘레 44.0 44.0 목밑둘레　 38.0　 +6.0　 +6.0 동일함

앞품 42.5 40.8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2.8　 +9.7　 +8.0 앞품줄임

뒤품 48.0 43.0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7.1　 +10.9　 +5.8 뒤품줄임

(a: 기존 동점퍼, b: 개선안 동점퍼, *대응인체치수: 젖가슴둘레 90, 키 165cm여성의 평균 인체치수 데이터의 보정값임)

<표 4> 제품치수와 대응 인체치수에 따른 기존 동점퍼와 개선안 동점퍼의 치수 비교                      (단위: cm)

도 이상적인 실루엣 비율이 유지될 수 있다. 즉, 통계에

서 보여주는 연령증가에 따라 허리둘레는 증가하고 엉덩

이 둘레가 증가하지 않는 체형적 특성은 배부위를 포함

하도록 키워진 제품 밑단 둘레로 적용되어 늘어난 허리

둘레가 밑단까지 자연스럽게 커버되고, 엉덩이 둘레에서 

증가된 여유가 고무 밴드 구성으로 흡수될 수 있다. 

2) 기준 호칭의 제품 치수설정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0중’을 기준 호칭으로 삼

고, 해군 여군 주 연령대인 24∼55세 대한민국 여성 중 가

슴둘레 87.5∼92.5cm 구간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정리하여 

기준인체치수로 설정하였고, 3차례에 걸친 대한민국 여성 

표준체형의 바디폼을 이용하여 피팅을 통해 최적 여유량을 

찾아 표준패턴을 개발하였다. <표 4>는 해군 여군 동점퍼 

‘90중’의 부위별 제품치수와 그에 대응하는 인체치수간의 

여유량을 정리한 것이다. 제품 치수표에 반영될 인체부위 

외에도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등을 분석하여 적정 진

동깊이를 찾는 등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 치수설정

에 반영하였다.

3) 치수체계 개선안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군 여군 동점퍼의 치수체

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개발한 기준 호칭 ‘90중’을 기반으로 그레이딩을 진행하

였고, 가슴둘레에 따라 목밑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돌출엉덩이둘레, 어깨사이길이 등 각 인체부위별 평균 

치수의 변화값과 표준편차의 정도를 분석하여 사이즈 점프

에 반영하여 치수표를 개선하였다. 기존 치수표에서 불필

요한 치수항목이나 불분명한 표현들을 표준용어로 수정하

여 도출하였다(<표 5>).

3. 디자인적 요소의 개선

1) 인체 형상에 따른 인간공학적 패턴개발 및 디자인 

개선

치수체계 외에도 디자인적 요소들의 개선사항이 많았

다. 몸통부위가 역사다리꼴 모양 실루엣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고 밑단둘레는 좁아 착용에 불편하며 운동 시 위로 올

라서 내려오지 않게 되어 불편함을 초래하는 디자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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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가슴둘레 -키 )
가슴

둘레

도련둘레
총길이 

소매 

길이 

어깨

너비
소매통

깃

목둘레

깃칼라 

길이

깃중앙 

너비

커프스 

둘레최대 최소

W85 소 110.0 109.0 90.0 64.5 57.0 44.0 38.3 43.0 47.0 8.5 23.0

W85 대 110.0 109.0 90.0 67.5 61.0 44.0 38.3 43.0 47.0 8.5 23.0

W90 소 115.0 114.0 95.0 64.5 57.0 45.0 39.5 44.0 48.0 8.5 24.0

W90 중 115.0 114.0 95.0 66.0 59.0 45.0 39.5 44.0 48.0 8.5 24.0

W90 대 115.0 114.0 95.0 67.5 61.0 45.0 39.5 44.0 48.0 8.5 24.0

W95 중 120.0 119.0 100.0 66.0 59.0 46.0 40.7 45.0 49.0 8.5 25.0

W95 대 120.0 119.0 100.0 67.5 61.0 46.0 40.7 45.0 49.0 8.5 25.0

W95 특 120.0 119.0 100.0 69.0 62.0 46.0 40.7 45.0 49.0 8.5 25.0

W100 중 125.0 124.0 105.0 66.0 59.0 47.0 41.9 46.0 50.0 8.5 26.0

W100 대 125.0 124.0 105.0 67.5 61.0 47.0 41.9 46.0 50.0 8.5 26.0

<표 5> 해군 동점퍼 여군용 호칭별 제품치수표(안)                                                 (단위: cm)

(1) 동점퍼의 기존 패턴 대비 개선 패턴의 개선방향 (2) 동점퍼 소매의 개선방향

표 19 [그림 5] 개선 동점퍼의 체형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패턴 설계

다. 여성의 인체형상에 따라 기존의 해군 동점퍼 패턴에서 

어깨를 줄이고 진동둘레는 올리고 가슴과 허리둘레는 줄이

고 밑단은 늘렸으며, 소매통을 줄이고 소매산 높이는 증가

시키고 소매 밑단을 곡선화 하였다. 특히 소매의 경우 기존 

소매 면적에서 불필요한 면적을 제거하고 나니 기존대비 

18.5%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는 추후 원단 원가절감 효

과와 제품 무게 경량화를 기대 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기존 소매의 경우 일직선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그림 5]
과 같이 개선하여 두 장 소매의 기능을 부여하였고 소매 

밑단 부분도 곡선화 하여 인간공학적 패턴으로 설계하였

다. 이에 따라 인체가 편안하게 섰을 때 팔이 앞으로 굽는 

형상에 따라 자연스러운 착용감을 부여하였다. 

  그 외에도 품위향상을 위해 견장부위가 뜨는 것을 개

선하였다(<표 6-1>). 소매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가장 문

제점이 큰 부분이었는데 소매통이 과도하게 크고 그 여

유량을 팔목에서 줄여야하기 때문에 커프스 모양이 부

자연스럽고 스냅 체결 후에도 소매 슬릿이 벌어져 외부

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커프

스의 이음 부분을 개선하고 삼각 무를 덧대어 슬릿을 

통해 차가운 외부공기의 유입을 초래하였던 것을 보완

하였다(<표 6-2>). 깃과 깃털의 패턴이 상이했던 것도 

점퍼 스타일에 적절한 반달스탠드-컨버터블칼라로 패턴

을 통일화 하였다(<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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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장 (2) 소매 슬릿 (3) 깃과 깃털(패턴)

기존 개선안 기존 개선안 기존 개선안

<표 6> 동점퍼의 부적절한 디자인 디테일 개선안

*‘90중’ 10벌(패턴 수: 외피 260, 내피 30)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요량 및 원단효율, 원단폭 56.3inch 기준

번호 항목 측정방법

1 가슴둘레 겨드랑이점 사이의 가슴둘레를 측정 

2 도련둘레(최대) 밑단을 최대한 늘인  상태를 기준으로 둘레를 측정 

3 도련둘레(최소) 밑단 고무줄이 줄어든 상태를 기준으로 둘레를 측정

4 총길이 칼라를 뺀 뒷목점에서 밑단까지의 길이를 측정 

5 소매길이 어깨끝점에서 소매중심선을 따라 밑단 커프스 끝까지 측정 

6 어깨너비 왼쪽 어깨끝점에서 오른쪽 어깨끝점까지의 길이를 측정 

7 소매통 겨드랑이점에서 소매통을 소매선의 직각방향으로 측정 

8 깃목둘레 몸판 칼라의 목둘레 

9 깃칼라길이 몸판 칼라의 끝 길이 

10 깃중앙너비 깃 중앙의 길이 

11 커프스 둘레 스냅을 채운 상태를 기준으로 둘레를 측정 

[그림 6] 해군 동점퍼 도식화 및 측정부위별 측정방법

4. 양산품질 안정화 방안

군수 피복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으로 매년 경쟁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해군 여군 동점퍼의 경우

도 경쟁계약으로 매년 계약업체가 바뀌고 이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다는 잠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인체치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공학적 표준패턴 

도출과 치수체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양산단계로 넘어갔을 

때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효율적 원단관리

대량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절감이며 이에 

다른 효율적 원단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데

이터 기반으로 도출한 표준 패턴을 사용할 경우 원단관리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기존제품과 개선제품을 비교해보았

다. 요척과 효율은 모두 ‘90중’ 사이즈의 패턴으로 10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단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비교결과 

외피와 내피 모두 원단에 있어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

리 할 수 있었는데 외피의 경우 요척이 기존에 16.44yd이

었던 것에 15.71yd로 원단 소요량 4.4%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고, 원단효율 또한 80.93%에서 81.19%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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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 내피

요척
기존 16.44yd

요척
기존 5.84yd

개선안 15.71yd 개선안 5.19yd

효율
기존 80.93%

효율
기존 72.16%

개선안 81.19% 개선안 74.40%

<표 7> 개선에 따른 해군 동점퍼의 원단 요척과 효율비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내피의 경우도 

기존제품의 요척이 5.84yd이었던 것에서 5.19yd로 줄었고, 
효율 또한 72.16%에서 74.40%로 증가하였다. 요척이 

0.70yd 준 것은 결국 12%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

석 가능하다(<표 7>). 

2) 도식화 작성과 치수측정부위명확화

또 하나 양산단계 품질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도식

화의 작성으로 제품 형상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동

일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해군 동점퍼의 구매요

구서에는 도식화의 부재로 견본품을 보고 계약업체가 제작

해야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식화를 

작성하여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 또
한 도식화에 제품 치수의 측정 부위 및 측정 방법을 명확

화 하여 효율적 치수관리가 가능하게끔 작성하였다([그림 

6]). 측정항목명은 의류산업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현재 해군 구매요구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용어를 준수하였

다. 특정부위의 경우 사이즈 코리아 표준인체측정용어와 

제품측정용어가 달라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이즈 코리아 표준인체측정용어에서는 어깨 폭의 직선거

리를 어깨너비로 표현하고, 산업에서 통용되는 어깨너비를 

어깨사이너비로 명명하고 있다. 즉, 데이터 분석 및 제품 

설계 시에 어깨사이길이를 적용하게 되지만 제품측정항목

은 어깨너비로 표현된다. 이는 사이즈코리아 인체측정용어

가 의류분야 뿐만 아니라 인간공학 관련 다양한 산업체를 

위해 정립된 표준화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제

품개발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혼동이 더 커질 수 있기 때

문에 제품치수 항목에서는 기존대로 어깨너비를 사용하고 

측정방법을 설명하였다.

5. 시제품 착용 평가 결과

  개선 시제품에 대한 착용 평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외관의 경우에는 

모든 문항에서 4.7 이상으로 매우 만족스러움에 가까운 

답을 하였으며, 칼라와 칼라깃털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만족도(전문가 평가 4.9±0.1, 착용자 평가 4.9±0.4)와 소

맷부리가 손목둘레 보다 약간 여유가 있어 꼭 맞음에 

대한 만족도(전문가 평가 4.9±0.1, 착용자 평가 4.9±0.4)
가 가장 높았다(<표 8>). 칼라의 경우 기존 동점퍼가 풀

스탠드가 있는 컨버터블 칼라였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풀스탠드가 있는 컨버터블 칼라는 주로 타이를 착

용하는 드레스셔츠의 칼라에 사용되는 칼라로 점퍼류에 

더 적절한 칼라로 개선해줌으로서 착용자가 느끼는 만

족감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소맷부리의 경우 본 연구

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본 부위로 착용자의 손목

둘레 치수에 맞게 소맷부리 여유분을 부여하여 착용자 

만족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가슴부위의 실루엣과 여유 또한 전문가 평

가 4.9±0.1, 착용자 평가 4.8±0.5 로 높은 만족도를 보

였는데 심층 면담의 결과와 함께 보았을 때 기존 동점

퍼는 가슴부위 여유분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있었기 때

문에 적정 여유량을 부여함으로서 착용감을 개선하였다

고 볼 수 있다.

“기존 동잠바보다 슬림해 보여 외관성 더 단정해 

보이는 느낌인데 활동성은 더 좋아진 것 같고 팔을 

굽힐 때도 훨씬 편안하다” 착용자 B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고 착용하였을 때 실루엣이 

좋다. 기존 동점퍼에서 못 느꼈던 편안한 착용감이 

있다. 기존 동점퍼는 불편해서 춥지 않으면 입지 

않게 되었는데 개선 시제품은 계속 입게 될 것 

같다.” 착용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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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전문가

평가

(n=3)

착용자

평가

(n=8)
평가 문항

전문가

평가

(n=3)

착용자평

가

(n=8)
1. 전체 실루엣

(점퍼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다, 소매길이와 점퍼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여 비례가 맞는다.)

4.8±0.0 4.8±0.7
7. 엉덩이부위 실루엣과 여유분

(엉덩이 부위가 끼거나 당기지 않고 

활동하기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4.8±0.2 4.8±0.5

2. 상의길이

(상의 길이가 적정하여 맞음새가 

좋고 품위가 좋아 보인다.)
4.8±0.1 4.6±1.1

8. 겨드랑 밑 여유

(겨드랑 밑의 여유가 적당하여 뜨지 

않고 음직임이 편하도록 여유가 있

다.)

4.8±0.1 4.6±1.1

3. 칼라, 칼라깃털의 좌우태칭과 

놓임상태

(칼라, 칼라깃털의 형태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뜨지 않고 편안하게 

놓여있다.)

4.9±0.1 4.9±0.4

9. 어깨부위 실루엣과 여유

(어깨 형태가 우수하고, 어깨점의 위

치가 적당하며, 어깨부위에 당기는 

수평주름이나 사선 주림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놓여있다.

4.9±0.1 4.8±0.7

4. 가슴부위 실루엣과 여유

(가슴부위에 적당한 여유가 있으며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4.9±0.1 4.8±0.5
10. 소매산 실루엣과 군주름

(앞뒤 암홀선에서 자연스러운 소매

산 형태를 이루고 있다.)
4.8±0.1 4.8±0.5

5. 허리부위 실루엣과 여유

(허리부위의 여유가 적당하여 밑단 

둘레가 자연스럽다. 고무밴드 

조임정도가 적당하다.)

4.8±0.1 4.8±0.5

11. 소매통 여유

(위팔부분에 적당한 여유가 있고 팔

꿈치는 팔꿈치를 굽혔을 때 조이지 

않는다.)

4.9±0.1 4.5±1.4

6. 주머니 위치의 적합성

(주머니 형태가 우수하며 위치가 

적당하다)
4.7±0.5 4.5±0.8

12. 소맷부리 여유

(소맷부리는 손등둘레보다 약간 여

유가 있다.)
4.9±0.1 4.9±0.4

<표 8> 시제품 외관평가 문항별 평가결과                                                         (Mean±SD)

문항

평가결과

(n=8) 4.8±0.5 4.4±1.4 4.9±0.4 5.0±0.0 5.0±0.0

<표 9> 시제품 동작적합성 평가 문항별 평가결과                                                 (Mean±SD)

 또한 착용 평가자 전원이 매우 편함(5.00±0.00)을 느낀 

동작이 윗몸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과 허리를 뒤로 젖히

는 동작이었다(<표 9>). 기존 동점퍼와 개선 동점퍼의 

총길이는 ‘90중’ 기준 66cm로 동일하다. 그러나 가슴둘

레 85.1∼94.4cm인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배돌출엉덩이

둘레가 96∼97cm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점퍼의 도련

둘레가 92cm로 굉장히 조였고 고무줄을 늘린 치수도 

108cm로 여유분이 부족했던 것에 비해 개선 시제품은 

95∼114cm로 여유 있게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배

돌출을 감안한 패턴설계로 착용자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확

인 할 수 있었다. 

“옷이 말려 올라가지 않으며 보기에도 품위가 있어 

보여 좋다. 움직이는데 걸리거나 불편함도 없다” 
착용자 A

“스웨터 착용한 상태에서 외관과 실루엣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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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체형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맞음새가 우수하고 

엉덩이 둘레의 핏이 적절히 반영되어 안정감이 

있다.” 전문가 C

 또한 동계용 점퍼와 같이 의복 레이어링에서 최외곽에 

착용하는 방한 의류의 경우 실제 복제와 운용환경에 맞

게 중의류 착용을 감안한 여유량 설정이 중요하였으며 

착용 평가 결과에서도 해당 여유량이 적절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해군 피복에는 피코트로 알려진 동계용 코트, 함상복인 

세일러 복 등 형태와 품새가 좋아 군수에서 차용하여 민

수로 발전한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한 해군 피복의 우수

성에 맞게 이번 연구에서는 여군용 동계 점퍼에 대한 개

선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인 여성 인체

치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호칭체계를 개선안을 정립하였

고 둘째, 여성의 인체형상을 반영한 디자인을 고안하여 

동작적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간공학적 패턴을 개발

하였으며, 셋째 개발된 개선안이 양산으로 넘어갔을 때 

양산품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러한 치수체계와 착용감 개선 연구에는 통계적 데이

터에 대한 해석과 치수체계로의 반영 외에도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여군의 경우 

남군보다 인체형상이 굴곡이 많아 복잡하다. 이에 따라 인

체형상에 대한 이해와 여성들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실루엣

을 파악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표 3>
에서 확인한 대한민국 여성의 인체치수데이터의 통계적 분

석에서는 단순히 허리둘레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림 4]와 같은 형상분석 또한 병행하

여 허리둘레가 배 앞쪽이 돌출하는 쪽으로 증가함을 확인

하고 패턴개발 시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커버할 수 있

는 디자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피팅을 통해 인체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소

매 곡선과 소매산 높이들의 보정을 통해 최적의 패턴을 찾

아야 한다. 심층면접에서도 착용평가자 전원이 ‘팔 부위가 

부해 보이지 않고 팔을 굽혀도 편안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90중’을 기준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평가한 

것이므로 타 호칭으로 그레이딩 하는 것에 따라 적정 절개

와 여유량을 찾아 패턴을 보정해야 할 것이다.
창군이래에 군복에 대한 개선연구는 피복 소재에 집중

하는 경향이 컸고 점차 인간공학적 개선으로 연구의 흐름

이 변화하고 있지만 남군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군은 상대적으로 개발과 개선 연구에서 후일시 되는 경

향이 있었다. 미군 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종이 다양하

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취합하여 일반화하기 힘

듦에도 불구하고 각각 인종에 따라 체형 연구가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Hodgdon & Beckett, 1984; Mellian et 
al., 1990). 우리 여군은 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 남군보다 

규모가 작고 타국 군인에 비해 체형과 연령 등 인구통계학

적인 산포가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의복을 표준화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선된 시제품으로 

착의평가를 진행하며 시행한 심층면접과 평가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여군들은 의복의 디테일한 개선점들을 쉽게 파

악했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군은 함상환경이라는 특수

하고 제한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된다. 때문에 인체에 적합

하고 동작하기 편리한 피복의 개발이 더욱 더 중요하다. 최
근 여군의 임관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데 추후에도 과학기

술의 발전추세에 맞춰 지속적인 여군 피복류의 인간공학적

이고 체계적인 호칭과 치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남군, 여군 모두가 편하고 쾌적한 의생활 

실현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착의만족도의 향상을 통한 업

무집중도 제고로 궁극적인 전투력 상승에 기여 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주제어: 사이즈 코리아, 치수체계, 동점퍼, 품질개선, 
       대한민국 해군, 여성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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