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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study was performed to suggest factors to consider when making or selecting protective clothing to enhance 

farmers'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nd summarize the agricultural safety technology on clothing 
including hat, gloves, and shoes. Background: The farmers' work clothing has to meet a multitude of requirement. Risk 

factors in farm-work were identified by previous researches. Agricultural safety clothing needs to be introduced. Method: 

We reviewed previous papers regarding the agricultural workers' health, safety clothing to protect body from excessive heat 
and humid environment, ultraviolet(UV) protection, and hazardous body working postures. Also the UV cut effect, pesticide-

proof clothing, and preventable farm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discussed. Results: The agricultural safety 

clothing needs to be developed to provide comfort and to be resistant against heat. The UV protection function on skin and 
eyes has not been fully researched in safety clothing studies yet. Conclusions and Application: The farmers' work-related 

body posture needs to be studied in order to make and design agricultural safety clothing. The safety issues on agricultural 

work shoes are also needed to be included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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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산

업 작업 장비 및 환경 개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듯이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한 농업용 장비 개발과 농촌 작업환경 개선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작업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발생

률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인간공학적 연구가 농작업자

들이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장비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업

자의 연령, 성별, 건강 수준을 고려한 안전 작업복과 보호 

장비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업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국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은 20~40대의 생산연령 인구의 이탈이 

심화되었으며, 농작업자들은 고령자와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

게 되었다. 그러나 고령자들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농작업자들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작업자의 연령, 환경, 작업 자세를 조사한 

선행연구(Choi et al., 1999)는 작목별 농작업자들의 평균 

연령은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그 중에서는 

축산이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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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복은 농업인의 작업 및 생활안전과 위험물질 요소

와 생활환경의 안전위생 관리 요소의 측면에서 고찰되었다

(Lee et al., 2009). 선행연구(Shin et al., 1998)는 농작업

복 착용 비율이 71%에 달한다고 하였으나 어떤 위험 요소

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농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는지 알려주

는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농작업복 수요 조사연구들은 하우

스 내 온습도 차이와 복사열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작업복

과 작업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농작업복 개발 실태를 고찰하고 농작업환경 특

성을 고려하여 농작업복을 개발하거나 선택할 때 고려할 요

소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2. Methods 

농작업복 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고찰하기 위하여 농작업

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농촌 작업자들

의 건강문제, 작업환경과 작업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농작

업복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열적 쾌적감, 자외선 차단 

기능, 동작 기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3. Results 

3.1 Needs for agricultural safety clothing 

농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산업이며 대표

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소비자 식품 수요가 다양화됨

에 따라 농산물 품목이 다양해지고, 시설 재배 면적 증가하

였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작업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농작업 유형을 환경에 따라 하우스농, 벼농사, 

밭농사, 과수, 축산, 특수 작목, 과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작물의 높이나 환경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다.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의 증가는 작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작물의 생장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맞추어 관리되므로 비닐하우스 작업 농민들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탈수 증상, 생리적 균형 이상을 경험한다

(Kim et al., 2006). 비닐하우스 작업은 밀폐된 고온 다습

한 환경이고, 실외와 온도 차이가 크므로 생리적 균형 이상

과 혈액순환 장애 및 눈의 피로 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고 하였다(Kim et al., 2006). 

분진,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 자외선도 농작업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요소들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나 논 밭 작업자

를 분진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 마스크, 자외선으로부터 피

부와 눈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모, 고온환경용 작업복으로 냉

각조끼 착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Le, et al., 2010). 최근에

는 착용 후 덥고 습하다는 이유로 착용이 기피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농약방제복, 수확작업 능률을 상승시키고 손을 보호

하는 장갑, 밭농사용 신발 등 다양한 피복종류가 개발되고 

있다. 

농작업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무리한 작업 자세

를 유지하여 작업하므로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Choi 

et al., 1998). 농작업은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많으

므로 허리, 무릎의 굴절에 따른 여유를 충분히 고려한 설계

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입고 벗

는 것이 쉬운 디자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옷의 트임이나 네크라

인의 형태, 여유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Shin & 

Chun, 2011). 

이외에도 농작업복은 거친 환경에서 착용하므로 마찰에 

강한 소재, 세탁이 잘되는 소재, 고온 고습이나 한랭한 기후

에서 체온 조절이 용이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3.2 Heat comfort 

농작업은 작물 생장에 적합한 조건에 맞추어 작업환경이 

설정되므로 열악한 열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여름 땡볕이

나 하우스 내 높은 온도는 열사병, 일사병 발생에 취약하며, 

한랭한 환경에서의 작업은 냉기에 의한 스트레스로 순환기

에 영향을 미쳐 혈압 상승, 호흡기 장해, 류마티즘, 신경통 

관절 질환과 같은 운동기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열

적 쾌적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옷이나 보조 장비를 이용하여 인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작물 재배 작업장은 기온과 습도가 작물의 생장에 적합한 

환경이므로 작업자에게는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적 

쾌적감은 신체 기능과 심리적인 안정, 일의 능률 향상에 영

향을 준다. 열적 쾌적감은 기온, 습도, 풍향과 같은 환경적 

요소, 의복 요소, 생체기능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적

합한 의복 소재와 형태를 선택하여 열적 쾌적감을 향상시키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냉, 서열 환경에서 작업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열 환경용 작업복, 냉각조끼, 일

광 차단모자, 냉열환경용 작업복, 방한 안전화 및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다(Lee et al., 2010). 

인체와 외기의 열 이동은 전도, 대류, 복사, 증발의 경로로 

이루어지며, 기온, 기류, 습도, 복사열은 인체의 열적 쾌적감

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Goldman, 2007). 습도도 습윤

감과 온냉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체와 환경 간에는 끊임없는 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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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체는 열 생산(heat production)과 열 방출(heat loss)

을 통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적

정체온 유지는 안정적인 심장박동을 가능하게 하나 적정체

온 유지에 실패하였을 경우 체열 생산억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식욕부진, 호르몬 분비 감소 등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오며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건강 장해를 일으키기

도 한다. 따라서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

업자용 의류 개발 및 선택 시에는 열적 쾌적감을 유지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체내에 생산된 열은 인체 심부에서 피부로 전달되고 피부

와 호흡기를 통해 외부로 전달 방산된다. 고온고습환경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풍이 쉽게 되

는 구조의 옷이 필요하며, 작업 중간에 체열을 식힐 수 있도

록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의 구조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하다. 

여름철 비닐하우스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고온환경이므로 

작업량이 증가하면 신체의 열 생산 속도가 열 방산 속도보다 

빠르므로 체내 열 축적이 증가하여 신체 열 부담이 크게 증

가하므로 냉각조끼착용을 권고하고 있다(Choi et al., 2002). 

냉각조끼는 일반적으로 등 부위를 시원하게 하여 쾌적감을 

향상시킨다. 고온의 환경에서 열적 쾌적감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다소 서늘하게 느낄 정도로 옷을 입는 것이 적합하다

(Kim & Choi, 1997). 또한 옷을 벗는 것 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는 옷이 태양열과 자외선

이 피부를 직접 자극하는 것을 막고 옷과 피부 사이에 미세

한 기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여유분이 많

은 옷이 타이트한 옷보다 시원함을 더할 수 있다. 여유분이 

많은(loose-fitting) 옷이나 어깨를 덮고 손을 자유롭게 움

직일 수 있게 하는 판쵸(poncho) 스타일의 개방형 작업복

은 작업자가 움직임에 따라 의복 내 기류가 형성되어 대류

와 증발이 일어나게 해주므로 고온 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옷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Goldman, 2007). 따라서 고온

환경의 작업자들에게 적합한 작업복은 자외선 차단 소재의 

개방형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다. 

속옷은 인체의 열 평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속옷 선택도 중요하다. 피부에 남아있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

고 빨리 배출하여 쾌적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

한속건 기능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흡한속건 

소재 속옷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중요하다. 겨울

철 속옷은 공기를 함유하여 인체를 따뜻한 공기 층으로 보온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과 땀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옷감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추운 겨울

철에도 작업을 하게 되면 급속하게 체열이 높아져 땀을 흘

리게 되므로 땀에 젖은 속옷이 피부를 냉각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3.3 UV protection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광선 중 자외선은 화상, 광노화, 피

부암 등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 자외선 강도는 계

절, 날씨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월부터 8월 사이가 

가장 강하다. 햇볕이 강한 노지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작업자

들은 고온에 의한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취약하며, 자외선 노

출에 따른 눈의 피로 및 피부장해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Kim et al., 2009). 근래에는 지구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세포 손상이 큰 B형 자외선은 피부암 발생에 영향

을 미치므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심각하게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자외선을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피부에 일광 차단제를 도

포하는 방법, 모자, 양산 등을 사용하는 방법,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한 의류 착용 방법이 있다(Ahn et 

al., 1997).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 기능은 도포제의 경우 

일광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로 기능 수준을 

표시하고 옷감은 자외선 차단 지수(ultraviolet protection 

factor: UPF)로 표시한다. 섬유의 자외선 차단율은 섬유 소

재, 색상, 조직, 밀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Choi, 2003). 자외

선 차단 기능 가공 재료로는 옻나무 추출액(Choi, 2008), 

커피추출액(Choi & Jeon, 2009), 머위추출액(Choi & Jeon, 

2011), 은행잎 추출액(Kim & Song, 2006) 등 다양하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소재를 선택하여 작업복과 작

업모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옷이나 액세서리의 형태에 

따른 자외선 차단 효과 검토도 필요하다. 선행연구(Song et 

al., 2003)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 모자 브림이 크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고 하였으며, 우산형태 그늘막을 붙인 양산

형 모자를 개발하기도 하였다(Choi et al., 2004). 

인체의 눈은 특별한 보호장치 없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어 각막, 망막 수정체에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수정

체 손상은 백내장과 같은 광선황반 병증을 유발한다(Ye & 

Sung, 2010). 따라서 농작업자들도 햇볕이 강한 노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용 안경의 착용도 필요하다. 

3.4 Work posture 

농작업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농부증인 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곤란, 불면, 어지러움, 복부팽만

감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Lee et al., 

2006). 농부증 증상 중 근골격계 질환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질환이며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고령화, 여성화 

되어가는 우리 농촌의 인력 구조를 감안할 때 근골격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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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예방이 시급하다.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은 작목별로 차이를 보이므로 농

작업자의 작업 자세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척추와 관절들

의 각도에 따라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Lee et al., 2010). 

농작업 분류기준을 온도와 습도와 같은 환경 외에도 작업자

의 자세도 고려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농작업자들은 일정

한 높이의 작물이나 과수, 가축을 지속적으로 반복 자세를 

취하여 관리한다. 팔이나 다리 관절의 각도, 척추를 굽히거

나 회전시키는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세가 많으며, 몸

통을 오므려서 쪼그리는 자세,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 등 다

양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Lee et al., 2010). 근골격계 질

환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몸통, 목, 다리, 어깨나 팔 자세, 팔

꿈치 자세 등 신체 부위별 자세, 작업물의 무게 및 취급 방

법, 진동에 대한 노출, 반복 회수를 고려하여 원인을 분석하

기도 한다(Kim et al., 2009). 예를 들어 좁은 고랑이나 농

로에서 허리 높이보다 낮은 작물들을 대상으로 쪼그리고 앉

은 자세, 허리를 옆으로 비틀거나 굽힌 자세로 작업하는 자

세, 허리와 무릎을 굽힌 자세는 허리, 어깨, 무릎에 심각한 

수준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과수 재배 작업은 시선을 머리 위로 하여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든 상태로 서서 손과 손목

의 관절을 움직여 작업하므로 허리, 목, 어깨, 손/손목에 부

담이 높은 자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목이 뒤로 젖혀

질 때 머리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목 지지대의 사용하여 흉

쇄유돌근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작업자의 신

체 조건에 맞추어 목과 허리를 지나치게 굽히거나 어깨 관

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바른 작업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장비 개선과 지도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한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작업면 높이 조정, 이동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작업차량이나 

작업의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작업 동작을 용이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 않도록 돕는 

작업복의 선택을 위해서는 직물의 무게와 부피감을 고려해

야 한다. 한랭한 기후에서는 옷을 여러 겹 착용하거나 두꺼

운 옷을 착용하게 되는데 이는 동작을 제한하여 쉽게 피로

하게 할 수 있고 동작의 제한을 가져와 인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작업 동작의 용이성(mobility)

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요소는 옷의 구조적인 특징이

다(Lotens, 2007).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작업복 설계 

방안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동적 

자세에서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다(Chun & Oh, 2004; Choi & Ashdown, 2010). 

작업 동작에서의 인체치수 변화를 파악하여 작업복의 설

계에 반영한 연구들은 주로 팔의 다양한 자세에 따른 소매

와 몸통의 길이,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

에서의 엉덩이 길이와 다리 길이의 변화를 연구하였다(Oh 

et al., 2011; Lotens, 2007)(Figure 1). 이외에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 따른 등의 길이와 너비의 변화를 

고려한 작업복 설계 방안(Lee, 2011; Lotens, 2007), 몸

통을 굽히거나 앉은 자세에서의 등과 엉덩이 길이 변화가 

나타나는 위치와 변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업복

의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Oh et al., 2011) 

(Figure 2). 

3.5 Safety shoe, safety gloves, and safety hat 

발을 보호하고 피로경감 및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

해 착용하는 작업화는 작업환경과 작업자의 특성을 고려하

여 선택하여야 한다. 작업화는 발을 보호하는 신발의 기능 

외에도 날카롭고 무거운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

여 착용한다. 농작업자를 위한 장갑과 작업화에 대한 연구들

은 작업화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요인은 열적 부담, 굽 

높이 등을 제시하였다(Lee & Choi, 1996). 

농업용 작업화는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의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형태에 대

한 고려도 필요하다. 여성 농작업자들은 신고 벗기 편하고 

발이 편하다는 이유로 고무신, 슬리퍼의 착용이 많다. 그러

Figure 1. Positions to measure dynamic body measurements 

Figure 2. Garment design solutions for the motion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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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무신이나 슬리퍼는 이물질 침투가 쉽고, 땀이 차며, 잘 

벗겨지는 문제점도 많고, 높은 굽의 슬리퍼는 다리 근육에 

부담감을 준다. 또한 장화는 방수는 잘되나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열적 부담을 많이 주고, 운동화는 통기성은 좋으나 신

발 내로 이물질이 쉽게 침투되므로, 땀의 흡수발산이 가능하

며 이물질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식 버선의 형태를 응용한 JIKA-TABI 

(작업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고무바닥 처리를 한 

일본 전통 버선형태의 작업화이다. 이것의 특징은 발끝에 힘

이 들어가기 쉽고 발목의 높이가 30cm까지 다양하며, 농림

업이나 목수, 미장이 등 옥외 작업화로 이용되고 있다. 

장갑은 방한, 보온과 손이 오염되거나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한다. 말초부인 손가락은 운동 기능을 유

지하기 어려우며 손바닥은 발바닥과 마찬가지로 불감증설이 

많기 때문에 투습성이 작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면 손을 

축축하게 하여 동상에 걸리게 하기 쉽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작업의 특징과 작업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용 장갑

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시설 원예에서 순과 잎 따

기 작업은 주로 부녀자들이 참여하고 손가락의 기민한 동작

이 요구되나 작물의 절단면에서 나오는 진액이 손을 오염하

거나 피부가 상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작물 즙이 스며들

지 않으면서 통기성이 있는 장갑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토마

토와 상추 작업용 장갑과 깻잎과 딸기 작업용 장갑은 모든 

손가락의 둘째 마디까지 매끄럽게 고무 코팅을 하여 작물을 

수확할 때에 작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루게 하면서 흙이 손가락에 묻는 것도 방지해 줄 수 있도

록 개발되었다. 이에 비해 깻잎 작업용 장갑은 주로 사용하

는 엄지부터 중지까지 3개 손가락의 둘째 마디부터 손톱 위

까지를 고무로 코팅하여 작업을 쉽게 수행하게 하고 작물의 

즙이 손가락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코팅한 부위를 제외

한 손가락 부위는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되었다. 

농작업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작업모는 자외선 및 복사열 

차단 효과가 좋아야 한다. 농작업자들이 착용하는 모자는 남

성들은 일반 캡 모자나 등산용 모자를 주로 사용하며, 여성

들은 목뒤와 얼굴 양 옆을 가리는 덧차양이 있는 모자나 앞

부분에 캡이 있는 머리띠형 모자에 수건이나 스카프를 두른 

형태를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열 작업모로 양산형 작

업모를 제안하였다(Kim & Choi, 2002.) 양산형 일광 차단 

모자는 어깨와 등도 그늘이 지도록 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

가 크다고 하였으나(Choi & Kim, 2004) 아직 널리 보급되

지는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농작업용 모자 

개발을 위해 복사열과 자외선 차단 능력, 통풍구조, 착용 휴

대의 용이성, 무게 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4. Conclusion 

농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작업복과 보호 장

비의 개발과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기초연구

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

업복의 소재와 기능에 대한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작업복 필요성은 주

로 서열 환경을 극복하는 것에 집중하여 하우스 내의 높은 

온도와 습도, 노지의 강한 태양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복사열을 차단하는 방안과 농약방제복의 열적 쾌적

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령 농작

업자들이 쉽게 옷을 입고 벗는 것이나, 의복 내 기류가 형성

하여 땀의 증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옷의 형태나 흡한속

건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농작업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

이었다. 지구 오존층의 파괴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외선으로 부터의 인체 보호를 위한 방안 또한 적극

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는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ultraviolet protection 

factor: UPF)를 고려한 소재의 선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농작업자의 업무는 일정한 높이의 작물이나 과수, 가축을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자세를 취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농작업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

으며, 다양한 작업 자세에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농

작업 편이 장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농업용 작업화에 대한 인식은 농작업자들은 신고 벗기 편

하고 발이 편하다는 것을 중요시하는 반면 연구자들은 이물

질 침투, 고온 다습한 신발 내 환경에서 발을 보호하는 기능

을 주로 검토하고 있었고 작업 자세에서 발의 관절을 보호하

는 기능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 장갑은 손의 오염을 방

지하고 작업 능률을 올리는 보조 장비로서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농작업자의 작업 자세를 고려하

여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땀을 쉽게 흡수하고 건조시킬 수 

있는 소재,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소재 선택 방안,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복과 작업화의 개발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개발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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