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서론 

 

인체에 적합하고 인간에게 안전한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해서 인체측정 결과는 

제품 및 작업장 설계에 활용되어야 한다. 

인체측정 결과는 의류, 가구, 자동차 등과 같은 

산업제품의 설계에 적용되어 인체치수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김동진 

외, 1997). 그리고 작업장의 여러 치수들은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작업의 생산성과 

연관이 높다(M. Mokdad, 2002).  

인체측정 자료의 인체측정 결과는 작업장 

설계에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체측정변수는 전문적이고 그 명칭만으로 

측정부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인체측정 

자료의 출처에 따른 인체측정변수 분류 기준이 

측정자세, 알파벳 순 등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검색이 용이하지 않고 인체측정 자료 출처간 

동일한 인체측정변수에 대해 인체측정 결과의 

비교가 어렵다.  

본 연구는 인간공학적 작업장 설계를 위해 

인체측정 결과가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체부위, 인체측정변수의 치수유형, 그리고 

측정기준점의 높이를 기준으로 인체측정변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2 .  연구방법 

 

인체변수 분류체계는 인체측정변수의 수집 

및 통합, 해부학적 인체부위에 따른 인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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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측정 자료는 인간공학적 작업장 설계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출처의 인체

측정변수들은 그 분류기준들이 동일하지 않아 인체측정변수의 검색 및 인체측정변수간 비교에 불

편함이 따른다. 본 연구는 다양한 출처의 인체측정변수 통합과 인체측정변수의 용이한 검색을 위

한 인체부위 및 치수유형의 기준에 따른 인체측정변수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다. 인체변수 분류체

계는 인체측정변수의 수집, 해부학적 인체부위에 따른 인체측정변수의 분류, 인체부위별 측정변수

유형에 따른 인체측정변수의 분류, 그리고 치수유형별 인체측정변수의 정렬 순으로 개발되었다. 

인체측정변수 분류체계는 5개 상위 인체부위(전반, 머리/목, 몸통, 팔/손 그리고 다리/발)와 15개

세부 인체부위로 구성된 인체부위 구분을 기준으로 인체측정변수들을 분류하고, 다시 세부 인체부

위에서 6개 치수유형으로 분류하며, 인체측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높이에 따라 정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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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분류, 인체부위별 측정변수 유형에 

따른 인체측정변수의 분류, 그리고 치수유형별 

인체측정변수의 정렬 순으로 개발되었다. 

다양한 인체측정변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인체변수 분류체계는 출처가 다른 한국 및 

미국의 인체측정 자료의 변수를 통합하였다. 

통합된 인체측정변수는 인체를 5개의 부위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부위로 분류하였다. 인체의 

구분 기준은 해부학적 인체구분 기준을 

참고하였고, 각 세부부위에 해당하는 인체측정 

변수들은 치수의 유형에 따라 분류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측정 기준의 높이 순서에 따라 

정렬 하였다. 인체변수 분류체계 개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인체변수 수집 및 통합

인체부위에 따른 분류

치수유형에 따른 분류

측정 기준점의 높이 순 정렬
 

 

그림 1. 인체변수 분류체계 개발 과정 

 

2 . 1  인체변수의 수집 및 통합 

 

본 연구는 다양한 인체측정변수를 고려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체측정 자료들의 

변수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수집한 인체측정 

자료는 한국의 국민표준체위조사, 미국의 

NASA anthropometric data 그리고 US army 

survey data 이다. 인체측정변수의 수는 

NASA anthropometric data가 가장 많았고 

국민표준체위조사와 US army survey data는 

변수의 수나 인체변수의 구성이 유사하였다.  

출처가 다른 인체측정변수들은 측정부위가 

같은 경우 통합하였다. 인체변수의 통합은 

출처가 다른 인체측정 변수의 측정위치, 

측정방법들을 비교하여 중복된 인체변수, 

차이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2 . 2  인체부위에 따른 분류 

 

통합된 인체측정변수는 인체부위 구분에 

따라 전반, 머리/목, 몸통, 팔/손, 다리/발로 

분류 하였다. 5개의 인체부위는 세부부위로 

다시 구분되는데 머리/목은 머리, 목, 조합부위,  

몸통은 가슴, 배, 골반/회음, 조합부위, 팔/손은 

위팔/어깨, 아래팔/팔꿉, 손/손목, 조합부위로 

나누어지고 마지막으로 다리/발은 윗다리/ 

엉덩이, 아랫다리/무릎, 발/발목, 조합부위로 

나누어 진다. 각 세부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부위의 항목은 인체측정변수의 측정부위가 

두 개 이상의 세부부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분류된다.  

인체부위의 구분은 해부학적 인체분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정해졌다(정인혁, 2001). 

인체부위를 크게 5개로 나눈 것은 body link를 

참고로 하여 인체를 구분한 것이다. Body 

link는 인체측정변수의 치수유형 중 길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치수유형의 

인체치수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되지 

않는 인체변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슴, 배, 엉덩이는 구분기준이 없어 

해부학적 인체분류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그림 2의 파선이 인체변수 분류체계의 

인체부위 구분 기준을 나타낸다.  

해부학적 인체분류 기준을 참고로 한 

인체부위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머리/목과 

몸통을 나누는 기준은 목뒤점과 두 목옆점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하였다. 몸통은 가슴과 

배로 구분되었는데 배는 갈비아래부터 

두덩부위까지다. 가슴은 등을 포함하고 있고 



골반/회음은 인체의 내부를 나타내므로 

기준선이 없다. 팔/손은 어깨점과 관절인 

어깨를 포함하여 위팔과 아래팔 그리고 손을 

포함한다. 다리/발은 대퇴돌기를 기준으로 

엉덩이를 포함한 아랫부분이며 윗다리, 

아랫다리, 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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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체부위 구분 기준 

 

인체측정변수는 측정 기준점과 측정부위가 

다른 인체부위에 속할 경우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어깨너비의 

경우 측정 기준점인 어깨점은 윗팔/어깨에 

속해 있으나 측정부위가 가슴에 속하므로 가슴 

세부부위에 분류하였다.  

 

2 . 3  치수유형에 따른 분류 

 

세부항목에 분류된 인체측정변수는 치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인체측정변수의 

치수유형을 살펴본 결과 높이(height), 

무게(weight), 길이(length), 너비(width), 

두께(depth), 둘레(circumference)으로 구분되 

었다. 치수유형에 따른 분류는 같은 치수유형 

의 인체측정 결과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허리높이와 앉은허리높이의 경우 

치수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이웃하게 위치 

하므로 인체측정 결과의 비교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2 . 4  측정기준점의 높이 순 정렬 

 

인체측정 결과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체측정변수를 측정기준점의 높이 

순서에 따라 정렬 하였다. 인체측정변수는 2개 

이상의 측정 기준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중 머리마루점에 가까운 측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결정한 후 정렬하였다.  

 

3 .  결과 

 

인체측정변수 분류 체계는 인체측정변수를 

인체부위에 의해 구분한 후 치수유형에 의해 

재 분류하고 측정기준점의 높이 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표 1은 해부학적 인체분류 기준을 

참고로 한 인체 구분 분류이다. 5개의 부위와 

15개의 세부부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위는 3개 또는 4개의 세부부위를 포함하고 

있다. 전반에 속하는 인체측정변수는 키, 

앉은키, 몸무게 등은 다른 세부부위에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이란 항목을 마련하여 

분류하였다. 인체변수 분류체계의 세부부위 

에는 팔꿉, 무릎 등과 같은 관절도 포함되어 

있다. 

인체 구분에 따라 분류된 인체측정변수는 

세부부위의 항목에서 치수유형으로 재 

분류하고 측정 기준점의 높이 순으로 정렬했다.   

 



표 1. 인체 구분 분류 

부위 세부부위 

전반 (Overall) - 

머리 (Head) 

목 (Neck) 

머리/목  

(Head/Neck) 

조합부위 (Combined) 

가슴 (Chest) 

배 (Abdomen) 

골반/회음 

(Pelvis & Perineum) 

몸통 (Trunk) 

조합부위 (Combined) 

윗팔/어깨  

(Upper Arm/Shoulder) 

아래팔/팔꿉  

(Forearm/Elbow) 

손/손목 (Hand/Wrist) 

팔/손  

(Arm/Hand) 

조합부위 (Combined) 

윗다리/엉덩이  

(Upper Leg/Hip) 

아랫다리/무릎  

(Lower Leg/Knee) 

발/발목 (Foot/Ankle) 

다리/발  

(Leg/Foot) 

조합부위 (Combined) 

 

표 2는 팔/손 부위에 속하는 국민표준 

체위조사의 인체측정변수들을 인체측정변수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한 예이다.  

 

표 2. 인체측정변수 분류 예 

부위 세부부위 치수유형 인체측정변수 

높이 손끝높이 

손바닥길이 

손길이 

길이 

가운데손가락길이 

손너비 너비 

손가락벌린손최대너비 

두께 손두께 

손목둘레 

팔/손 손/손목 

둘레 

손둘레 

 

4 .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기존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인체부위, 치수유형, 측정기준점 높이를 

기준으로 인체측정변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인체측정변수 분류체계는 인체측정 자료의 

사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인체측정 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 할 수 있고 

인체측정 결과를 쉽게 검색해 인간공학적인 

작업장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체측정변수 분류체계는 공통된 

인체측정변수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류기준이 상이한 측정 결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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