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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전쟁의 양상 및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

리의 국방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따른 첨단·정보화의 전투에 대비해 새

로운 무기체계가 개발 및 운영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적 지위와 역할 확대로 여군 인력이 적극적으로 변화

되고 있다. 즉,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방개혁 2.0」에 기반하여 여군 확대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1년에는 여군 간부 비율이 8.1%, 2022년

은 약 8.8%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규정을 폐지하고, 남·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 · 소 · 분대장 자격기준’을 마

련하여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계획

을 제시하였다(Han & Han, 2019a; Park, 2018). 이러한 

여군 확대 및 역할 증가 추세는 향후 청년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복무기간의 단축, 여

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미래 군 인력환경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Lee, 2022).

이와 같이 여군 비율의 확대와 역할이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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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군은 우수한 여군 인력 확보를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남군과 동등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여군복 

및 개인 장구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군을 위

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비해 여군복 및 개인 장구류에 

대한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도 남군과 여군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용으로 군복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여군은 

치수적합성, 동작편이성, 착용쾌적성 등에 대한 불만

족이 컸다. 따라서 국방부는 2014~2017년 「한반도 작

전환경에 적합한 방한복 상의 내피·외피 소재 개발」 

사업을 통해 여군을 위한 신형 방한복(방상내피 · 외

피)의 치수체계, 디자인 및 패턴을 개발하였고(Han & 

Han, 2019b), 2011~2012년 ｢인간공학적 여군 전투복 개

발사업｣을 통해 여군 전용 전투복의 치수 체계와 패턴

을 설계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 

전 정립된 전투복 사이즈 체계에 제시된 신체 치수는 

최근 사이즈코리아(Size Korea)에서 발표한 제 8차 인

체치수조사(Korea Agency for Technolgoy and Standards 

[KATS], 2020) 보고서의 한국 여성 평균 데이터와 많

은 신체 부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로 인해 현용 여군 전투복의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

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이

즈 체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Lee & 

Lee, 2023). 특히, 다양한 군 피복류 중 개인병사체계

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투복은 모든 군장병에게 필수

적으로 보급되고, 전투와 군사 관련 교육 및 훈련 시 장

교와 사병이 공통으로 착용하며, 많은 피복류 중 가장 

오랜 기간 착용하는 아이템이다(Kim et al., 2016; Lee, 

2012). 그러므로 군복 개선을 위한 의복 체제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전투복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전투복은 많은 기능이 요구되는 특수복으로 무엇보다 

군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복이기 때문에 

뛰어난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근무 상황이나 

전투 훈련 참여 시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며, 다양한 훈

련 동작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편안함과 만족감을 제

공해야 한다. 즉, 우수한 외관과 활동성을 위한 인체공

학적 여군 전투복 개발은 전투원 개개인의 전투력 증

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방력 증진에도 큰 영향을 미

치므로 근무 상황 및 전투 훈련 시 행해지는 동작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 디지털 신형 전

투복이 개발되고 보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군을 

대상으로 신형 전투복에 관한 착용 만족도 및 패턴 개

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여군 디지털 무늬 전투복

의 치수 및 동작적합성에 관한 착용 평가를 실시하여 

불만족 요인과 개선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동작 대응 활동성과 전투 효율성이 우수한 

여군 전투복 개발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기초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착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IRB 승

인(202203-SB-027-01)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피험자만 대상자로 하였다. 피험자는 신형 전투복 

상·하의를 착용하고 유격훈련, 각개전투 등 다양한 전

투 훈련을 3회 이상 실시한 경험자로 선정하였다. 또

한, 제 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ATS, 2020)의 20대 

여성 평균과 표준편차 안에 해당하는 20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평균 신체 치수는 <Table 1>과 같았다.

설문 조사지는 선행 연구(Choi et al., 2003; Han & 

Han, 2019a; Han & Han, 2019b; Kim et al., 2016; Lee, 

2012)를 토대로 일반적 사항, 치수적합성, 동작적합성 

Height

(cm)

Weight

(kg)

Chest cir.

(cm)

Waist cir.

(cm)

Hip cir.

(cm)

Mean(SD)

KATS (2020) 161.9(5.2) 56.2(9.2) 86.4(7.8) 73.4(7.8) 95.3(8.4)

Participants 163.9(4.0) 56.7(5.8) 86.5(4.7) 72.1(5.4) 94.7(7.2)

* cir.: circumference

Table 1. Bodily measurement of female participants in their 20s (Participants vs. KAT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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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사항은 착용하는 

전투복 상의 치수, 하의 치수, 신장, 젖가슴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로 총 6항목, 치수적합성은 상의 전

체 길이, 소매 길이, 앞품, 뒤품, 가슴둘레 등 총 24항목

(Table 3), 동작적합성은 일반 동작과 전투 동작 관련 

총 30항목(Table 4)이었다.

 

2. 착용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75% 정도가 한 군데 이

상 본인의 신체에 맞도록 개별 수선한 전투복을 착용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실제 여군에게 보급

되는 전투복의 정확한 착용 평가를 위해 전투복 보급 

시 기준이 되는 기본 신체 치수(키, 가슴둘레,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를 측정하고, 국방규격서의 전투복 

치수표(KDS 0000-3002)에 제시된 치수를 확인한 후 

적합한 사이즈의 새로운 전투복을 제공하여 착용 평가

를 실시하였다. 이때, 피험자에게 제공한 전투복은 국

방부의 도움을 받아 육군 제 ○○부대로부터 대여한 것

이었다.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 평가 시 착용한 현재 여

군 전투복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의(재

킷)와 하의(팬츠) 분리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계

용이었다. 사계용 전투복은 5도색 디지털 무늬를 가지

고 있고, 겉감의 소재는 폴리에스터와 레이온의 혼방,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로 구성되었다. 상의(재킷)

의 경우, 가슴 양쪽과 왼쪽 팔에 입체형 주머니가 부착

되어 있고, 목 부위는 눕히거나 세울 수 있는 변형 칼라

이며, 앞여밈을 닫으면 스탠드 칼라 형태가 된다. 이

때, 앞여밈은 지퍼와 벨크로가 사용되었다. 또한, 상의

(재킷) 뒤판에는 활동성 증대를 위한 액션 플리츠

(action pleats)가 있었다. 한편, 하의(팬츠)는 허리 사이

드, 허벅지 사이드, 엉덩이 부위에 각각 두 개씩 총 6개

의 주머니가 있고, 앞여밈은 지퍼와 버튼이 사용되었

다. 허리단 양쪽 사이드는 고무밴드로 처리해 허리둘

레 증감에 적절히 대응하며, 무릎 부위는 관절의 움직

임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릎 주름(플리츠)과 뒤 

오금 절개선 처리가 있다. 전투복의 상의 소매 밑단은 

커프스 형태로 파스너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고, 바지

부리 밑단은 조임끈이 삽입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소

매와 바지의 밑단을 조이는 형태였다. 현재 전투복 상

의와 하의의 디자인은 남군과 여군 모두 동일하게 보

급되고 있었다.

착용 평가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의의, 방법, 

Front Back

Jacket

 

Pants

  

Table 2. Current Korean combat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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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 교육한 후 실시

하였다. 그리고 평소 전투복 상·하의를 착용하는 상황

과 동일하도록 브래지어, 팬티, 디지털 런닝, 전투복 

상·하의, 양말, 군화를 모두 착용시켰다.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치수적합성은 거울 두 개를 배치하여 

앞과 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평가하였다. 치수

적합성 평가항목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의 15항목, 하의 9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에 대

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길이

와 높이, 여유량이 적당한가에 대해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

다’, 5점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였고, 1점과 2점

을 선택한 경우, 불편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실험 환경은 25℃, 50% RH, 

0.2m/s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동작적합성은 선행연구(Han & Han, 2019a; Han & 

Han, 2019b; Lee, 2012)를 토대로 크게 일반 동작과 전

투 훈련 동작 두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동

작명은 기존 연구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일반 동작은 

<Table 4>와 같이 총 20개의 동작으로 목 관련 동작 항

목 3개, 팔 관련 동작 항목 7개, 몸통 관련 동작 항목 

2개, 다리 관련 동작 항목 8개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

다. 전투 훈련 동작은 6가지의 정지 동작(서서 던지기-

던진 후 왼팔 올림, 엎드려 쏴, 팔동작 몸통받쳐-엉덩

이 올리고 한쪽 다리 굽히기, 응용포복-어깨 신전, 응

용포복-어깨 내전, 찔러 총-총을 들고 앞으로 내밀기)

과 4가지의 연속 동작(서서 던지기, 높이 뛰기,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으로 총 10가지 동작으로 구성하

였다(Table 5). 평가는 수행 동작을 3회 반복한 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1점 ‘매우 불

편하다’, 2점 ‘불편하다’, 3점 ‘보통이다’, 4점 ‘편하

다’, 5점 ‘매우 편하다’ 였으며, ‘매우 불편하다’와 ‘불

편하다’를 선택했을 때,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

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SPSS 26.0 Sta-

tistics(IBM, New York, USA)프로그램의 기초 통계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일반적 특성 평가 항목에 대한 빈

도수와 퍼센트를 정리하였고, 치수적합성과 동작적

합성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군 전투복 착용자의 일반적 특성

현재 여군 전투복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6>과 같았다. 피험자의 키는 161~166 ㎝ 범위가 15명

(75.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155~160 ㎝ 

 

No. Evaluation items No. Evaluation items

Jacket

1 Total length 9 Sleeve opening circumference

2 Sleeve length 10 Armhole

3 Neck circumference 11 Front across

4 Chest circumference 12 Back across

5 Waist circumference 13 Shoulder point to point

6 Hem circumference 14 Collar height

7 Elbow circumference 15 Total fit

8 Bicep circumference

Pants

1 Total circumference 6 Calf circumference

2 Waist circumference 7 Leg opening circumference

3 Hip circumference 8 Crotch height

4 Thigh circumference 9 Total fit

5 Knee circumference

Table 3. Fit suitability evalua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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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No. Item

Neck

1 Neck flexion/extension

Arm

11
Horizontal shoulder 

abduction 90°

2 Neck horizontal rotation 12 Put hand in the sleeve pocket

3 Neck lateral flexion

Leg

13 Leg forward 90°

Torso

4 Torso flexion 14 Leg sideways 90°

5 Leg lateral spreading 15 Leg maximum forward

6 Arm forward 90° 16 Bend the knee forward 90°

7 Shoulder flexion 180° 17 Sit 90° in a chair

Arm

8 Elbow flexion 18 Stride

9 Shoulder extension 19 a footpace

10
Horizontal shoulder 

adduction 90°
20 Squatting

Table 4. Motion suitability evaluation items (gener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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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valuation items

Static motion

1 Throwing stand-after throwing, left arm forward

2 Prone position

3 Push up-hip upward, one leg is folded

4 Applied crawling-shoulder extended position

5 Applied crawling-shoulder fixed position

6 Attack position-advacing arms with rifle

Consecutive motion

7 Throwing stand

8

 

High jump

9 Push up position

10 Applied crawling

Table 5. Motion suitability evaluation items (combat motion)

 

3명(15.0%), 167~172 ㎝ 2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가슴둘레는 82.5~87.4 ㎝ 범위가 13명(65.0%)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87.5~ 92.4 

㎝ 5명(25.0%), 77.5~82.4 ㎝ 1명(5.0%), 92.5~97.4 ㎝ 

1명(5.0%)이었다. 허리둘레는 72.5~77.4 ㎝ 9명(45.0%), 

67.5~72.4 ㎝ 8명(40.0%), 62.5~67.4 ㎝ 2명(10.0%), 

77.5~ 82.4 ㎝ 1명(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엉덩이둘

레는 87.5~92.4 ㎝와 92.5~97.4 ㎝ 범위가 각각 8명

(40.0%), 11명(55.0%)으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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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여군 전투복의 치수의 경우, <Table 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의는 80-158-W, 하의는 65-158-W 

등과 같이 표기되는데, 이는 각각 젖가슴둘레-키-성별

(W: Women, M: Men), 허리둘레-키-성별을 의미한다. 

그리고 운영 중인 치수 개수는 아이템에 상관없이 모

두 11개씩으로 남군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고, 상의는 

85-158-W와 85-164-W, 하의는 70-158-W와 70-164-W

의 분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피험자 대부분 상의는 85-164-W와 90-164-W, 

하의는 70-164-W, 75-164-W 치수를 착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키보다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편차

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여군의 체형이 변화되었

으므로 현재 전투복의 치수 구간 개선이 필요하고, 체

형 분포율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본인에게 잘 맞는 치수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여군 전투복의 치수적합성 평가 

여군 전투복의 치수적합성 평가 결과는 <Table 8>

에 제시하였다. 전투복 상의(재킷)의 경우, ‘소매길이’ 

항목(2.9점)과 ‘소매부리둘레’ 항목(2.8점)이 평균 점

Items Frequency (n) Percentage (%)

Height(㎝)

155〜160 3 15.0

161〜166 15 75.0

167〜172 2 10.0

Bust circumference(㎝)

77.5〜82.4 1 5.0

82.5〜87.4 13 65.0

87.5〜92.4 5 25.0

92.5〜97.4 1 5.0

Waist circumference(㎝)

62.5〜67.4 2 10.0

67.5〜72.4 8 40.0

72.5〜77.4 9 45.0

77.5〜82.4 1 5.0

82.5〜87.4 0 0

Hip circumference(㎝)

87.5〜92.4 8 40.0

92.5〜97.4 11 55.0

 97.5〜102.4 1 5.0

Table 6.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Size Distribution rate (%) Size Distribution rate (%)

Jacket

80-158-W 8.0

Pants

65-158-W 10.0

85-158-W 12.4 70-158-W 13.1

90-158-W 9.0 75-158-W 7.8

95-158-W 4.6 80-158-W 3.3

80-164-W 6.5 65-164-W 9.7

85-164-W 12.9 70-164-W 14.4

90-164-W 11.1 75-164-W 9.2

95-164-W 6.0 80-164-W 3.6

85-170-W 6.5 65-170-W 4.4

90-170-W 6.2 70-170-W 8.4

95-170-W 2.8 75-170-W 4.8

Table 7. Sizes and distribution of current Korean combat uni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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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3.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소매

길이가 짧다’와 ‘소매부리둘레가 크다’로 조사되었

다. 제 8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조사(KATS, 2020)

에서 20대 여성의 평균 손목둘레는 14.7 ㎝였고, 현재 

여군 전투복의 사이즈 체계 수립 시 토대가 되었던 제 

6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조사(KATS, 2011)에서는 

20대 여성의 평균 손목둘레가 15.0 ㎝였다. 20대 여성

의 평균 팔 길이도 제 8차와 제 6차 각각 54.2 ㎝, 54.1 ㎝

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 대

부분은 소매길이가 짧고, 소매부리둘레가 크다고 응

답한 것으로 보아 현재 여군 전투복 개발 당시 이 부위

에 대해 충분한 여유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소매길이는 늘리고, 손목둘레는 줄이

는 것이 손목 보호와 팔 동작의 활동성을 높이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상의 전체길이, 가슴

둘레, 목둘레, 허리둘레, 상의 밑단둘레, 진동둘레, 소

매둘레, 팔꿈치둘레, 앞품, 뒤품, 어깨너비, 칼라높이, 

전체적 맞음새 항목은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

반적인 길이와 여유량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

다. 그러나 서술형 기타 의견에서 허리둘레의 경우, 키 

158 ㎝의 사이즈 구간에 해당하는 피험자 모두 158 ㎝ 

구간의 상의(재킷)가 164 ㎝와 170 ㎝ 구간의 상의(재

킷)보다 허리 라인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 남군과 다

르게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 불만족스럽고, 근무 

상황이나 훈련 시 활동성에 제한을 준다고 응답하였

다. 따라서 158 ㎝ 사이즈 구간에도 164 ㎝와 170 ㎝ 구

간과 동일하게 허리 라인을 덜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하의(팬츠)는 상의(자켓)과 비교하면 전반적

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엉덩이둘

레’와 ‘샅 부위’, ‘발목둘레’ 항목의 만족도가 각각 2.7

점과 2.7점, 2.8점으로 평균점수(3.0점)보다 낮게 나타

났다. 제 8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조사 결과(KATS, 

2020) 20대 여성의 경우, 엉덩이둘레는 95.3 ㎝로 제 6

차의 91.5 ㎝에 비해 3.8 ㎝ 증가하였고, 다리길이비율

(샅높이/키)도 0.45에서 0.46으로 증가하였으며, 발목

둘레는 24.2 ㎝에서 23.7 ㎝로 감소하였다. 즉, 하의의 

불만족 요인은 현재 20대 여성의 평균 사이즈가 제 6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조사 결과(KATS, 2011)와 비

교했을 때, 변화가 있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

다. 다시 말해,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은 부족하고, 샅 

부위와 하의 밑단둘레의 여유량이 많은 것으로 느껴 

만족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변화율을 반

영하여 엉덩이둘레는 증가시키고, 샅 부위 높이를 늘

리며, 하의(팬츠) 밑단둘레는 줄이는 것이 치수적합성

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하의 전체 길이, 허리둘레, 허벅지둘레, 종아

리둘레, 전체적인 맞음새 항목은 모두 4점 이상으로 

Items Mean (SD) Items Mean (SD)

Jacket

Total length 4.4 (0.7) Sleeve hem cir. 2.8 (1.4)

Sleeve length 2.9 (1.1) Armhole 4.2 (1.1)

Neck cir. 4.4 (0.5) Interscye, Front 4.3 (0.5)

Bust cir. 4.3 (0.7) Interscye, Back 4.4 (0.5)

Waist cir. 4.1 (0.5) Shoulder width 4.3 (0.7)

Hem cir. 4.6 (0.7) Collar height 4.2 (0.8)

Elbow cir. 4.4 (0.7) Total fitness 4.4(0.5)

Sleeve cir. 4.2 (0.8)

Pants

Total length 4.2 (0.5) Calf cir. 4.0 (1.1)

Waist cir. 4.1 (0.9) Ankle cir. 2.8 (1.0)

Hip cir. 2.7 (1.2) Crotch 2.7 (1.1)

Thigh cir. 3.9 (0.8) Total fitness 4.0 (0.8)

Knee cir. 4.0 (0.7)

* cir.: circumference 
*1: very dissatisfied, 2: dissatisfied, 3: neutral, 4: satisfied, 5: very satisfied 

Table 8. Evaluation results for fit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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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제 8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조사(KATS, 2020) 결과에서 제 6차 대비 다

리길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의(팬츠)의 ‘전체 

길이’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착용 평가 결과 4.2점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매우 높았

다. 이는 하의(팬츠)의 경우, 고무링을 이용해 하의(팬

츠)의 밑단 부분을 고정한 후 전체 길이를 위로 올리고, 

전투화를 착용하기 때문에 증가된 다리 길이 양을 충

분히 커버할 수 있으므로 하의(팬츠)의 전체 길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운 

전투복 개발 시 인체 사이즈의 변화량 뿐만 아니라, 전

투복 착용 방법, 다양한 전투 훈련 동작 등을 충분히 반

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여군 전투복의 동작적합성 평가 

전투복 착용 후 일반 동작과 전투 동작의 동작적합

성 평가 결과를 <Table 9>~<Table 12>에 제시하였다. 

동작적합성 평가는 치수적합성 평가와 달리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움직이고 동작 범위가 커서 각각의 동

작과 관련된 전투복 부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불편 사

항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 동작에 

비해 전투 동작을 실시했을 때, 불만족 요소가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일반 동

작의 경우, 상의(재킷)에서는<Table 9> ‘몸통 굴곡’ 동

작 시 앞품, 뒤품, 진동에서 각각 2.9점, 2.5점, 2.3점으

로 나타나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어깨 관

절 180° 굴곡’에서는 뒤품(2.8점), 소매(2.7점), 진동

(2.6점) 부위의 평가 점수가 낮아 불만족이 높았다. 특

히, ‘몸통 굴곡’ 동작에서는 뒷품과 진동 윗부분이 당

겨져 불편하다고 하였고, ‘어깨 관절 180° 굴곡’ 동작 

시 소매와 진동 부위에 당김 현상이 발생해 불편하다

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팔꿈치 굴곡’ 동작 시 소매

(2.7점), ‘어깨 확장’ 동작 시 앞품(2.9점), 진동(2.6점), 

‘수평 어깨 90° 내전’ 동작에서 소매(2.9점) 부위가 평

균 점수(3.0점)보다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하의(팬츠)에서는<Table 

10> ‘다리 최대로 들어 올리기’와 ‘무릎 앞으로 90° 굽

히기’, ‘쪼그려 앉기’ 동작을 취했을 때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리 최대로 들어 올리

기’와 ‘쪼그려 앉기’ 동작 시 모든 부위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무릎 부분(2.1점, 2.0점)이 가장 불편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활동편이성 향상을 위해 설

계된 기능적 무릎 주름 부분이 큰 동작을 실시했을 때, 

무릎의 제 위치에 놓이지 않고 이동을 하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다른 부위로 이동한 무릎 주름을 다시 무릎

의 적합한 위치에 오도록 옷 매무새를 재정돈해야 하

고, 이러한 행동은 불편함을 가중시킨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쪼그려 앉기’ 동작에서 뒤허리 부분이 아래

로 내려와 뒷모습이 신경 쓰이며, 내려온 뒤허리를 다

시 끌어 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투 동작의 경우, <Table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4가지의 연속 동작에서 ‘높이 뛰기’를 제외한 ‘서서 

던지기’,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 항목에서 불

만족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서서 던지기’의 뒤품(2.8점), 소매(2.9점), 진동

(2.9점)과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의 소매(2.6

점, 2.1점), 진동(2.4점, 2.3점), 허리(2.9점, 2.5점), 샅

(2.8점, 2.3점), 무릎(2.9점, 2.2점), 엉덩이(2.7점, 2.5

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응

용포복’ 동작 시에는 상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

복하여 앞품과 뒤품 모두 불편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

니라, 지면과 닿는 소매 부분이 팔을 굽히고 펴는 반복 

동작 시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전투복의 움직임이 자

유롭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한편, 정지 동작<Table 12>에서는 ‘찔러 총-총을 들

고 앞으로 내밀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서서 던

지기-던진 후 왼팔 올림’, ‘엎드려 쏴’, ‘팔동작 몸통받

쳐-엉덩이 올리고 한쪽 다리 굽히기’, ‘응용포복-어깨 

신전’, ‘응용포복-어깨 내전’)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엎드려 쏴’ 자

세를 취했을 때는 팔꿈치 둘레 부분과 진동 윗 부분, 손

목 부위에서 당김 현상이 있고, ‘응용포복-어깨 신전’ 

과 ‘응용포복-어깨 내전’ 동작 시에는 소매의 팔꿈치 

부분이 당기고 손목 부분이 조여서 동작의 불편함을 

크게 느낄 뿐만 아니라, 엉덩이 부분과 샅부위의 여유

량 부족으로 끼임 현상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를 통해 동작적합성 평가에서는 전투 동작 시 대체로 

만족도가 낮아 동작 대응 활동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활동편이성 증대를 위한 방

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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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 Mean (SD)

Jacket

Neck

Neck flexion/extension
Collar front 4.7 (0.3)

Collar back 4.5 (0.8)

Neck horizontal rotation

Collar front 4.7 (0.7)

Collar back 4.6 (0.9)

Collar side 4.2 (1.3)

Neck lateral flexion

Collar front 4.8 (1.1)

Collar back 4.9 (0.9)

Collar side 4.8 (0.6)

Torso

Torso flexion

Interscye, front 2.9 (1.1)

Interscye, back 2.5 (1.4)

Sleeve 3.0 (1.2)

Armhole 2.3 (1.4)

Leg lateral spreading
Waist 4.2 (0.5)

Jacket hem 3.1 (0.7)

Arm

Arm forward 90°

Interscye, front 3.9 (1.3)

Interscye, back 3.7 (0.9)

Sleeve 3.1 (0.5)

Armhole 2.9 (1.1)

Jacket hem 4.0 (0.6)

Shoulder flexion 180°

Interscye, front 3.0 (1.3)

Interscye, back 2.8 (0.9)

Sleeve 2.7 (1.1)

Armhole 2.6 (1.5)

Jacket hem 3.9 (0.7)

Elbow flexion

Interscye, front 3.7 (0.8)

Interscye, back 3.5 (1.0)

Sleeve 2.7 (0.8)

Armhole 3.2 (1.1)

Shoulder extension

Interscye, front 2.9 (1.1)

Interscye, back 3.7 (0.6)

Sleeve 3.0 (1.1)

Armhole 2.6 (0.7)

Horizontal shoulder adduction 90°

Interscye, front 3.2 (0.7)

Interscye, back 3.0 (1.0)

Sleeve 2.9 (0.7)

Armhole 3.1 (0.5)

Horizontal shoulder abduction 90°

Interscye, front 3.7 (1.1)

Interscye, back 3.6 (0.6)

Sleeve 3.3 (0.7)

Armhole 3.1 (1.4)

Put hand in the sleeve pocket

Interscye, front 3.8 (0.9)

Interscye, back 3.9 (0.5)

Sleeve 3.0 (1.2)

Armhole 3.4 (0.9)

*1: very uncomfortable, 2: uncomfortable, 3: neutral, 4: comfortable, 5: very comfortable

Table 9. Evaluation results for motion suitability (General motion: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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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ean (SD)

Pants Leg

Leg forward 90°

Waist 3.7 (1.2)

Crotch 3.5 (1.1)

Knee 3.0 (0.7)

Hip 3.0 (1.3)

Leg sideways 90°

Waist 3.5 (1.0)

Crotch 3.6 (0.8)

Knee 3.1 (1.0)

Hip 3.0 (0.9)

Leg maximum forward

Waist 2.9 (1.3)

Crotch 2.9 (1.1)

Knee 2.1 (1.3)

Hip 2.3 (0.9)

Bend the knee forward 90°

Waist 4.0 (1.2)

Crotch 3.4 (0.7)

Knee 2.3 (1.3)

Hip 2.6 (1.4)

Sit 90° in a chair

Waist 3.9 (1.4)

Crotch 3.8 (0.6)

Knee 3.5 (0.7)

Hip 3.4 (1.1)

Stride

Waist 4.1 (0.7)

Crotch 4.0 (0.4)

Knee 3.5 (1.2)

Hip 3.7 (1.1)

a footpace

Waist 4.3 (1.0)

Crotch 4.2 (0.7)

Knee 3.9 (1.2)

Hip 3.8 (1.1)

Squatting

Waist 2.7 (1.4)

Crotch 2.3 (0.7)

Knee 2.0 (0.5)

Hip 2.1 (0.6)

*1: very uncomfortable, 2: uncomfortable, 3: neutral, 4: comfortable, 5: very comfortable

Table 10. Evaluation results for motion suitability (General motion: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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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ean (SD)

Consecutive 

motion

Throwing stand

Interscye, front 3.8 (1.1)

Interscye, back 2.8 (0.9)

Sleeve 2.9 (0.7)

Armhole 2.9 (0.5)

Waist 3.9 (1.4)

Crotch 3.7 (1.3)

Knee 4.0 (0.9)

Hip 3.9 (1.0)

Jacket hem 4.2 (0.9)

High jump

Interscye, front 4.0 (1.3)

Interscye, back 4.1 (1.5)

Sleeve 3.1 (0.8)

Armhole 3.0 (1.2)

Waist 4.2 (0.9)

Crotch 4.0 (1.0)

Knee 3.0 (1.6)

Hip 3.5 (0.5)

Jacket hem 3.9 (1.7)

Push up position

Interscye, front 3.9 (0.6)

Interscye, back 3.1 (0.8)

Sleeve 2.6 (0.8)

Armhole 2.4 (0.5)

Waist 2.9 (1.0)

Crotch 2.8 (0.9)

Knee 2.9 (1.3)

Hip 2.7 (1.1)

Applied crawling

Interscye, front 4.0 (1.2)

Interscye, back 3.2 (1.3)

Sleeve 2.1 (0.7)

Armhole 2.3 (0.9)

Waist 2.5 (1.3)

Crotch 2.3 (0.9)

Knee 2.2 (1.5)

Hip 2.5 (1.1)

*1: very uncomfortable, 2: uncomfortable, 3: neutral, 4: comfortable, 5: very comfortable

Table 11. Evaluation results for motion suitability (Combat motion: cons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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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ean (SD)

Static 

motion

Throwing stand-after throwing, 

left arm forward

Interscye, front 4.1 (1.6)

Interscye, back 3.4 (1.2)

Sleeve 2.9 (0.5)

Armhole 2.7 (0.7)

Jacket hem 4.3 (1.3)

Prone position

Interscye, front 3.7 (1.1)

Interscye, back 3.5 (1.4)

Sleeve 2.9 (1.0)

Armhole 2.4 (0.8)

Wrist 2.3 (1.6)

Waist 3.8 (1.4)

Crotch 4.1 (0.7)

Knee 4.0 (1.0)

Hip 4.1 (1.2)

Push up-hip upward, 

one leg is folded

Interscye, front 3.9 (1.0)

Interscye, back 3.1 (1.3)

Sleeve 2.9 (0.9)

Armhole 2.9 (0.8)

Wrist 2.7 (1.1)

Waist 3.0 (1.5)

Crotch 2.9 (0.7)

Knee 3.0 (1.2)

Hip 3.1 (0.8)

Applied crawling-shoulder 

extended position

Interscye, front 4.1 (0.9)

Interscye, back 3.4 (1.1)

Sleeve 2.3 (0.5)

Armhole 3.0 (0.7)

Wrist 3.2 (1.3)

Waist 2.9 (0.9)

Crotch 3.0 (1.2)

Knee 2.7 (1.1)

Hip 2.6 (1.0)

Applied crawling-shoulder 

fixed position

Interscye, front 4.0 (1.5)

Interscye, back 4.0 (1.3)

Sleeve 2.2 (0.6)

Armhole 2.9 (0.9)

Wrist 3.1 (1.3)

Waist 2.8 (1.0)

Crotch 3.0 (0.7)

Knee 2.8 (1.2)

Hip 2.9 (1.0)

Attack position-advacing 

arms with rifle

Interscye, front 4.0 (1.1)

Interscye, back 3.7 (1.0)

Sleeve 3.2 (0.8)

Armhole 3.6 (0.9)

Wrist 3.8 (1.3)

*1: very uncomfortable, 2: uncomfortable, 3: neutral, 4: comfortable, 5: very comfortable

Table 12. Evaluation results for motion suitability (Combat motion: 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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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투복의 착용 평가를 통해 치

수 및 동작적합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고, 기능성이 향상된 인간공학적 전

투복을 개발 시 활용할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

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치수적합성 조사 결과, 전투복 상의(재킷)의 경우 

소매길이가 짧고, 소매부리둘레가 커서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 158 ㎝의 사이즈 구간의 상

의(재킷)가 164 ㎝와 170 ㎝ 구간의 상의(재킷)보다 허

리 라인이 강조되어 여성성 부각과 활동성 저하를 초

래한다고 하였다. 하의(팬츠)에서는 엉덩이둘레는 작

고, 샅 부위와 하의 밑단둘레의 여유량이 많아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적합성 조사 결과, 일반 동작의 경우 상의(재

킷)에서는 ‘어깨 관절 180° 굴곡’ 동작과 ‘몸통 굴곡’, 

‘팔꿈치 굴곡’, ‘어깨 확장’, ‘수평 어깨 90° 내전’ 동작 

시 소매와 진동, 앞품, 뒤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고, 하의(팬츠)에서는 ‘다리 최대로 들어 올

리기’와 ‘무릎 앞으로 90° 굽히기’, ‘쪼그려 앉기’ 동작

을 취했을 때, 무릎과 뒤허리, 샅 부위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 동작의 경우, 연속 동작의 

‘서서 던지기’, ‘팔동작 몸통받쳐’, ‘응용포복’ 동작 시 

뒤품, 소매, 진동, 손목, 무릎, 엉덩이 부위에 대한 만족

도가 낮았으며, 정지 동작에서는 ‘찔러 총-총을 들고 

앞으로 내밀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불편함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매와 진동 부위의 만족

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반 동

작에 비해 전투 동작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결론적으로 치수적합성에서는 소매길이, 소매부

리둘레, 엉덩이둘레, 샅 부위 높이, 하의 밑단둘레에서 

불만족이 제기되었고, 동작적합성에서는 소매둘레, 

팔꿈치둘레, 무릎주름, 뒤허리 높이 등에서 개선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여군의 체형에 적합

하도록 군집 분석에 근거한 치수 구간을 재정비하고, 

분포가 높은 치수 구간은 보다 세분화하는 등 기존과

는 다른 치수 체계가 정립됨과 동시에 신체 부위별 동

작적합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최근 신체 사이즈의 변

화량 뿐만 아니라, 전투복 착용 방법과 다양한 전투 훈

련 동작 시 신체 피부 변형률 및 형태 등을 충분히 반영

하여 적절한 여유량을 부여하고, 가변 가능한 입체적 

패턴 설계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의 수가 남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이루어져, 소수의 피험

자를 대상으로 치수 및 동작적합성의 만족도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군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현재 여군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상세히 조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전투복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요

인을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문제점에 대응

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된 여군의 체형에 적합

한 디자인 및 인간공학적 패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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