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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E API를 사용한 조선시대 배경의 게임 캐릭터
한복 디자인 생성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Creation of NPC Hanbok 
in Josun Dynasty Game Using DALL-E API

경준석*, 김정이**

 Jun-Seok Kyung*, Jung-Yi Kim** 

요 약 최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한복의 기본 틀조차 지켜지지 않는 한

복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한복의 기본적인 한복의 형태를 조사하고 본 게임 안

에서의 DALL-E API를 활용하여 한복의 색상과 문양을 다양하게 표현하게 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고 게임에 구현하

였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결과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단점과 전통한복 전문가의 고증을 통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 한복의 형태에 사용자의 창의력을 더해서 개인화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조선시대 배경의 게임을 개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고, 게임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 세계로 알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저들의 선호

도를 조사하여 인터페이스를 클릭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조선시대, 한복, 게임, DALL-E API

Abstract Recently, various contents set in the Josun Dynasty have emerged. However,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hanboks that do not preserve the basic original form of hanbok, such as hanboks tha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form of hanboks. Therefore, in this study, a system was created and implemented in the 
game to express various colors and patterns of hanbok using the DALL-E API in this game by examining the 
basic hanbok form of hanbok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results are 
inconsistent depending on the quality of the Generative AI service and the limitations of not passing through 
the historical evidence of traditional hanbok experts, it is meaningful to present a system that uses the creativity 
of users to create a design that can enhance the aesthetics of traditional hanbok. In future research, we want to 
investigate users' preferences and develop a system that can create an image that fits them when clicking the 
interface.

Key words :  Josun Dynasty, Hanbok, Game, DALL-E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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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의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기존의 TV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와 게임 속에서 전 세계적

인 한류 문화의 열풍이 불었다[1]. 한류 열풍을 통해 우

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면서 우리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 없이 플레이되는 게임의 파급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

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한복의 기본 형태를 무시한 채

한복의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림 1은 로스트아크 게임에서 출시한 설날 이벤

트 한복 아바타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한복의 이미지

는 전통한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전혀

고증되지 않은 한복 디자인이다. 게임의 한복을 통해

전세계의 유저들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온라인 게임 속 나타나는 한복[2]
Figure 1. Hanbok in online games[2]

또한, 최근 고궁에 한복을 착용하고 입장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일부 한복 대여점에서 전통

국적 불명 디자인의 한복들을 대여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한복 무료 입장 조건을 재검토할 계

획을 내비치기도 하였다[3].

그런데 게임 캐릭터 개발자가 한복을 입은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해도 에셋 스토어에는 현대적, 서구적인 의

상의 캐릭터만 있어서 구매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게임에서 NPC 등이

착용할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의 기본 형태를 참고 문헌

을 고증하여 디자인하고, 여기에 유저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문양을 제작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자료 조사와 문헌 고찰을

통하여 남녀 한복의 기본 원형의 종류와 특징을 확인하

고 한복의 기본 형태와 가장 근접한 한복의 디자인 가

이드를 도출한다. 그 후 사용자가 창의적 디자인을 반

영하여 개인화할 수 있도록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

하여 한복에 문양 이미지를 적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구

현한다. 이를 통해 한복의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유저들

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본 연구

의 결과물이 게임 개발자들에게 조선시대 배경의 게임

을 개발할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 고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흰색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음

양오행설의 오방색을 사용하여 독특한 색의 조화를 보

인다. 서민은 흰색, 관리들은 푸른색의 의복을 입는 것

은 오행 사상에서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4]. 신분이나

계급 등을 표시하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한복에는 매

우 다양한 색이 사용되고 있다.

1. 조선시대 여성과 남성의 한복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의 의복인 한복은 우아한

곡선을 통해 단아함, 화려함이 조화를 이루어 기품있게

표현된다. 조선 전기의 여성의 한복에는 서민층에서 속

곳의 노출이 있었는데, 기생의 복식으로 확대된 이후

영․정조 시대에는 절정을 이루었다[5]. 1900년대 초반

의 여성은 나이와 신분, 집안일, 외출 등 모든 활동의

영역에서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착용하였다. 이 때

의 저고리는 매우 짧았고, 저고리 밑으로는 치마허리가

드러났다. 이후 품과 길이에 여유가 있는 디자인으로

점점 완화되었다[6]. 치마는 고대부터 비롯되었으며

1507년 사성통해에서 ‘치마’라는 이름이 최초로 사용되

었다[7]. 그림 2와 같이 처음의 치마는 천에 주름을 잡

아서 허리에 둘러매어 입으나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가

슴에 묶어 입는 형태가 되었다[8]. 남성과 여성의 저고

리는 옷깃을 교차하여 고름으로 여민다[9]. 물고기의 배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소매 아래 부분의 곡선은 배

래라고 불린다[10].

그림 2. 여성 저고리[11]와 홑치마[12]
Figure 2. a woman's jeogori[11] and a single skir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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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조선시대의 남성 한복의 기본적인 상

의인 저고리 역시 깃, 고름 배래로 구성된다. 계절에 따

라 한 장 또는 여러 장을 착용하였다[13]. 저고리 위에

주머니에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저고리를 입었다

[14]. 조끼는 재봉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말부터

유행한 서구문화 유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15].

그림 3. 남성 저고리[16]와 남성 조끼[17]
Figure 3. a men's jeogori[16] and a men's vest[17]

바지는 그림 4와 같이 마루폭과 큰사폭, 작은 사폭을

연결하여 제작한 구성적 특징에 따라 사폭바지 라고도

한다[18]. 바지 안쪽의 곡선 역시 배래로 불린다[19]. 솜

바지, 누비바지, 가죽바지, 명주 바지 등이 있으며 재료

와 재봉 방법이 다르다. 또한, 계절에 따라 명주, 양단,

공단, 모시, 삼베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8]. 발에는

버선을 신었고 버선은 발의 보호를 위해 홑버선, 겹버

선, 솜버선, 누비버선, 가죽 버선 등이 있다[20].

그림 4. 폭과 허리로 구성된 사폭바지[21]와 버선[22]
Figure 4. a p'ok and heo-li with sa-pog-ba-ji[21]
and a beo-seon[22]

또한, 그림 5와 같이 넓은 통 바지의 발목부터 종아

리까지 소매처럼 만들어 행, 행전 등으로 불리는 헝겊

을 둘러[23] 운동성을 높였다[24].

그림 5. 행전[25]
Figure 5. haeng-jeon[25]

2. 현대 매체에서 나타난 한복의 변화

게임 매체, 온라인 미디어 등에 사극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향으로 현대 매체에 나타난 전통한복은 역사적

고증보다는 캐릭터에 맞게 디자인하여 화려하고 다양

한 색과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과거 1980년대 ~ 90년대의 사극에 사용된 한복은 왕

족은 금색, 그 외에는 무채색 계열의 한복을 입었다. 하

지만 2000년대에 파스텔 톤의 한복이 등장하기 시작하

여 MBC 드라마 <허준>에서는 어깨 견장이나 옷의 주

름 등 세밀한 장식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패션 한복이

등장인물의 컨셉트에 맞게 등장하였다. 이후 2009년

<선덕여왕>에서는 주인공의 강한 카리스마를 표현하

기 위해 검정과 보라색을 매치한 현대적인 모습의 한복

을 나타내었다[26].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세계

속에서 그 세계의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을 반영하기 때

문에 게임의 한복 역시 드라마 등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기보다는 게임 내의 아바타나

NPC의 특징을 반영한다. 또한, 그림 6과 같이 아바타의

한복에 염색과 같은 기능을 넣기도 하여 게임 플레이어

들의 다양한 취향과 개성, 창의성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감각의 한복으로 제작하기도 한다[27].

그림 6.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시스템[2]
Figure 6. Avatar Customization System[2]

Ⅲ. 생성형 AI를 통한 한복 꾸미기 개발

1. 한복의 형태

한복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자료와 문헌

을 참고하여 한복의 전개도를 그려서 3D 한복의 형태

를 구현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 7에서는 Marvelous

Designer를 사용하여 전통한복의 이미지 자료를 대

고 드로잉해서 전개도를 그린 장면이다. Marvelous

Designer는 전개도를 사용하는 실제 의상 제작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CG 의상 제작에 특화된 3D 그래픽 소

프트웨어이다. 한복의 전개도와 구현된 모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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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후 전통한복 전문가의 자문과 Unity 연동 과정에

서 모델링 데이터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림 7. 한복 전개도와 조선시대 한복에셋[28]
Figure 7. Hanbok planar figure and Josun Dynasty Hanbok
Asset[28]

한복의 형태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한복의 저고리, 조끼, 바지, 버선

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여 아래의 표 1에 평가 기준표

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사

용할 한복의 형태를 적용해 보고 평가하였다.

외관상 형태가 밖으로 드러나 확인이 가능하면 O,

외관상 밖으로 드러나 있어도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으

면 △, 외관상 밖으로 드러나 있지만 아예 확인되지 않

으면 X로 표기하였고 O, △, X을 순서대로 각각 2점, 1

점, 0점으로 기준을 정했다. 만일 연구원 간에 이견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 자료를 찾아내어 최대한 역사적 자

료에 충실한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

에서 사용될 한복 에셋을 선정하였다.

표 1. 한복 기준표
Table 1. Hanbok Standard Table

종류 명칭 유무 점수

저고리
깃 O

6고름 O
배래 O

사폭바지

허리 △

5마루폭 O

배래 O

조끼 주머니 O 2

버선 - △ 1

표 1의 내용은 향후 비슷한 시대적 배경의 게임의

한복 디자인 개발을 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2. Blender를 사용한 모델링 작업

한복의 형태 모델링에 생성한 문양을 넣기 위해 Ble

nder를 사용해 문양의 위치와 크기를 선정하였다. 그림

8과 같이 적용된 문양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정사각

형 크기로 한복과 해당 면을 추가로 덧붙여 투명화시켰

다. 투명화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기존 한복 모델링

에 색과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므로 투명화를 하여 기존

의 이미지와 이미지 생성 AI에서 생성한 문양을 그 부

분에 자연스럽게 적용시키기 위함이며 연구자들이 여

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고안한 방식이다.

그림 8. Blender 투명화 작업
Figure 8. Blender transparency work

3. 이미지 생성 AI 도구 선정

DALL-E는 OpenAI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다.

기존의 AI보다 프롬프트의 이해력이 높고, 텍스트를 이

미지로 구현할 수 있는 AI 모델 중 하나이다. DALL-E

는 대폭 줄여 4GB 이하 VRAM 컴퓨터에서도 실행 가

능한간단한 단어 입력으로 사용 가능하고 사용자의 창

의성에 따라 다양한 그림을 생성할 수 있다[29]. Stabili

ty AI는 text-to-image 인공지능 모델 오픈소스 라이선

스로 배포되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 개인의 PC

로컬 환경에서 설치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

리소스를 버전도 있다. 또한, API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하여 사

용할 수 있다[30].

위에서 살펴본 두 개의 AI는 다른 AI에 비해 안정성

과 효율성이 좋은 편이며 API를 제공하고 있다. Stabili

ty AI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이미지를 뽑아내는 데에 최

적화된 엔진이므로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의 범위가 좁

다. 하지만 기존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이

다. DALL-E는 단순한 이미지부터 자세한 이미지까지

생성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다. 처음 출력되는 이미

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학습을 통해 이미지를

수정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저들의 다양한 창작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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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위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을 통해 넓은 범위의 다양한 이미지의 결과를 출력

하는 DALL-E를 선정하였다. DALL-E를 활용하여 Uni

ty 내에서 DALL-E의 HTTP 요청을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DALL-E에 요청하여 이미지를 불러오는 PO

ST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POST 방식은 GET 방식보

다 데이터의 양과 보안성에서 효율적이다. DALL-E에

다양한 전통문양을 학습시킨 후에 사용자가 여러 키워

드를 넣어서 창의성이 돋보이는 문양을 출력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9. 구름문, 연꽃무늬 수막새[31]
Figure 9. gu-leum-mun, yeon-kkoch-mu-nui-su-mag-sae[31]

4. 프롬프트 작성

그림 9와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문양들의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 생성되는 이미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출력되도록 유도한다[31].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사용자

의 편리를 위해 단순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면 그림 10과 같이 우리가 요

구하는 문양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림의 이미지가 출

력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림 10. DALL-E로 생성된 이미지
Figure 10. Image generated by DALL-E

결과를 더 정확하게 출력하기 위해 다음의 표 2와

같은 프롬프트 작성 기준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처음에 출력되는 이미지가 문양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게 하고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많이 요구하지 않

도록 하였다.

기준 작성

목적 조선시대 게임에 사용하기 위한 문양을 넣고자

스타일 세련되고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창작성
이 문양은 전통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하며 구름
이미지를 활용하여 문양을 만들어야 한다.

색상 검은색과 하얀색의 선명한 색상으로 해야 하며

적합성 조선시대 게임에 어울리는

결합성
다른 이미지와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배경은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표 2. 프롬프트 형식 기준
Table 2. Prompt format criteria

표 2의 프롬프트를 적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평민

NPC에 적용한 사례를 아래의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 평민 NPC 한복에 생성된 이미지를 적용한 모습
Figure 11. Application to the NPC Hanbok of the common
people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체에서 기본적인 전통한복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서 한복 디자인의 원형을 파괴하고

화려한 모습과 디자인만을 중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문헌 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평민들

의 한복의 형태에 대해 조사하고 조선시대 게임에 사용

되는 한복의 모델링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DALL-E

API를 Unity와 연동하여 문양 적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키워드 및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이

미지를 생성해 새로운 문양을 사용하는 한복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비록 생성형 AI 서비스의 품질

에 따라 결과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단점과[32] 전통한

복 전문가의 고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전통적인 한복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창의력을 사용하여 전통

적인 한복의 미관을 올릴 수 있는 디자인을 생성하는



A Study on the Design Creation of NPC Hanbok in Josun Dynasty Game Using DALL-E API

- 678 -

시스템을 제안하여 추후 전통한복을 사용하여 게임 등

을 디자인하는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저들의

편의성,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간편한 인터페이스의 클릭

을 통해 한복의 문양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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