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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축성 소재로 구성되는 착의복에 있어 의복압

은 의복의 착용 쾌 감과는 히 련되는 요소

로 의복개발에 있어 매우 요한 요인이다. 특히 

기능성과 함께 착용쾌 감이 시되는 웰빙 의류

로서 착의복은 정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 시 되고 있는 부분의 착의복은 소재특성

과 압력치와의 정확한 상 계를 반 치 못하고 

다량의 샘 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 업체의 의복임에도 소재 변동에 따라 의복의 

맞음성이 제각기 달라지고 있어 안정 인 의복공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의복압 측

정장비는 사용방법이 까다롭고 고가인 계로 산

업체에서는 그 사용이 무한 실정이다. 

 이에 신축성이 다른 세 종류의 원단을 선정하여 

원단의 신장율에 따른, 패턴의 축소율에 따른 신체 

부 별 의복압과의 계를 연구 하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는 신축성 소재의 의복제작 시 기본 인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방법

2.1. 여성용 기본 bodysuit 패턴제작

여성 기본 bodysuit는 가슴둘  86cm, 허리둘  

67cm, 엉덩이둘  91cm의 dressform을 이용하여 

입체재단 방법으로 기본 패턴을 획득하 다. 

그림 1. dressform의 개라인과 얻어진 입체패턴

‘그림 1’은 입체재단 방법을 한 기본 개라인 

 그를  통해 얻어진 패턴을 볼 수 있다. 입체재

단 방법으로 얻어진 패턴을 원단의 신장율에 따라 

축소율을 용하 으며, 패턴은 Yuka pattern 

CAD의 short cut 방식으로 축소하 다. 패턴 축소

율은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각 원단에 따라 

30%, 40%, 50%로 하 다.    

2.2.  실험 소재  원단의 신장율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단은 스포츠 의복에 많이 

사용되는 원단 세 가지를 사용하 다. 원단의 성분

과 신축특성은 ‘표 1’과 같다. 원단의 신축율은 

ASTM D2594의 방법으로 측정하 으며, 아래식

(2-1)에 의해 계산하 다. 

%fabric stretch=100[(C-A)/A]--- (2-1) Where 

A=distance between benchmarks prior to estension 

C=distance between benchmarks under load(500g)

표 1.  측정된 원단의 세로, 가로 신장율

2.3. 압력 측정 부   압력 측정 방법

원단의 신출율을 용하여 제작된 bodysuit에서 

의복압은 후면 20[ 가슴부 (5), 어깨부 (9), 진

동부 (6)]곳에서 측정하 다. ‘그림 2’는 어깨, 가

슴, 진동부 의 압력측정 부 를 나타내고 있다. 

의복압 측정은 dressform 상에서 수행하 으며, 

측정 장비는 공기 주입식 의복압 센서 AMI 

3037-2(AMI Techno, Co, Ltd, Korea)를 이용하

다.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소재간, 신축율에 

따른 의복압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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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ressform 상에서의 압력측정 부    

 

3.  연구결과

3.1. 입체제단에 의한 여성용 bodysuit의 패턴 

제작  원단의 신장률에 따른 패턴 제작

‘표 2’는 각 원단의 종류  신장률에 따른 패턴 

축소율을 보여 다. 각 원단의 신장률에 따른 패턴

의 면  변화를 보면 C5각 가장 은 패턴 면 을 

보이고 있으며 원단의 신장률이 가장 은 B3가 

가장 큰 패턴 면 을 보이고 있다. 패턴 면  순으

로 시험복을 살펴보면 B3, B4, A3, B5, A4, A5, 

C3, C4, C5와 같다. 

표 2. 원단의 종류  신장율에 따른 패턴 축소율

3.2 원단의 신축율을 고려한 bodysuit의 외  

평가 

그림 3. bodysuit의 착장 모습

원단의 신출율을 고려한 bodysuit는 축소율 50%

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 맞았다. 축소율 50%경우도 

원단 A, B는 좀 타이트하게 입 지기는 하 으나 

C의 경우는 매우 힘들게 입 졌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디슈트는 바디의 굴곡을 따라 

잘 맞았으며 린세스 라인 한 하게 잘 맞

았다.

3.3 원단의 신축율을 고려한 bodysuit의 압력분

석

‘그림 4’는 세 원단의 패턴 축소율에 따른 의복압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압력은 어깨부 에서 가

장 높게 나왔으며 가슴부 , 진동부  순이었다. 

압력은 패턴이 축소되는 면 이 가장 은 C5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보 으며 면 이 가장 은 B3, 

A3 의복에서 낮게 나와 패턴면 에 따른 압력값

의 분명한 상 계를 알 수 있었다. 소재간, 패턴

축소율간의 분산분석결과 소재는 C
a
, B

ab
, A

b
 순으

로 압력의 차이를 보 으며, 패턴축소율에서는 

50%
a
 40%

ab
, 30%

b
 의 압력순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각 의복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 원단  패턴축소율에 따른 의복압의 변화

4. 결 론

의복압은 원단의 축소율에 따라 높아졌으며 그  

어깨부 의 의복압이 다른 부  의복압에 비해 두 

세배 높게 나타났다. 향후 착용감  인체상의 의

복압 측정 후 착의에서의 착용쾌 감을 결정하

는 의복압 부 를 고찰하고 최  패턴 축소율 제

작 방법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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