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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urved of the lower body, designated abdomen and hip gradi
ent, crotch depth and crotch width the factors for which are able to influence on the 
appearence and the function of Divided Skirt and analized the changes when they were applied 
to a real pattern, and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the basic documents needed to 
design a Divdied Skirt pattern fitting with the wear purpose and usag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1. The abdomen and hip gradient turned out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appearance 

and the function of Divided Skirt. The pattern of which the abdomen and hip gradient was 
designated as vertical zero degree, showed an excellent appearance and in case of function, 
the pattern of which thw angle of the abdomen and hip gradient of human body type 
wasapplied to itself without a particular designation, turned out excellent.

2. In case of crotch depth, the pattern which had crotch depth+2cm, had a better appear
ance but influced nothing on function.

3. The factor of crotch width didn't have any influence on the appearance and function of 
Divided Skirt.

4.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above, 나)。Divided Skirt pattern of which the appearance 
and the function turned excellent, had the angle of abdomen gradient 4 degrees, the angle

이 논문은 1997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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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men gradient 4 degrees, the angle of hip gradient /2+2.5 degrees, crotch depth+2cm and 

crotch width following human body type.
In case of Di vied Skirt worn when going out, the pattern which had the angle of abdomen and 

hip gradient vertical zero degree, crotch depth+2cm and crotch width following human body 

type, turned out suitable. Also, the suitable pattern of Divied Skirt for working had the abdo

men and hip gradient following human body type, crotch depth+2cm and covering girth diam

eter /2± lcm.

I.서 론

슬랙스와 스커트가 혼합된 형태인 디바이디드 

스커트(Divided Skirt)는 슬랙스의 기능성과 더 

불어 스커트의 외관을 나타내어야 하는 미적 특 

성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문제 

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은 기존의 스커트 

또는 슬랙스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변형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패턴의 내용도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디바이디드 스커트 원형에 관한 연 

구를 살펴보면, 조 등”이 18~24세의 여성을 대 

상으로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기존 원형을 토대로 

인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디바이디드 스커 

트의 새로운 원형 제작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 

며, 기》의 성인 여성의 스커트 디자인 선호에 관 

한 연구에서 연령 및 체형에 따라 큐롯 스커트에 

대한 디자인 선호가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한 연 

구가 일부분 있을 뿐이다.

따라서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패턴 연구는 무엇 

보다도 먼저 복잡한 곡면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인체의 둔부 및 밑위부위의 입체적인 형태를 잘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동작의 기능성까지 고려 

하여 인체에 적합성이 높으면서도 외관이 아름답 

고 기능성이 우수한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슬랙스와 스커트 및 디바이디드 스 

커트 패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 

로 하여, 인체의 하반신 곡면형태를 중심으로 디 

바이디드 스커트의 외관과 기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고, 그 요인들을 실제 패턴 

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용도에 적합한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 

턴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 

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로는 디바이디 

드 스커트의 외관에 인체 둔부의 형태 및 크기 요 

인(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밑위폭, 밑위길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둘째로는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기능성에 인체둔부의 형태 

및 크기 요인(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밑위폭, 밑 

위길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 설계시 다양 

한 착용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디바이디드 스커 

트 패턴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한다.

n. 연구 방법 및 절차

1. 실험복 제작

1)피험자

피험자는 1992년도 국민체위조사보고서3＞에 제 

시된 평균 치수에 가까운 20〜21세의 여대생 3명 

으로, Rohrer지수〃도 고려하여 평균 체형에 속

1) 조성희 • 임원자, "디바이디드 스커트 原形設計에 관한 硏究,”「한국의류학희지」, 제8권, 제1호 (1984) : 
pp. 57~67.

2) 기회숙, “성인 여성의 스커트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산업 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서울 : 공업진흥청 , 1992), 

pp. 229〜235.
4) 上揭書，pp. 79, 239.

Rohrer지수는 신체충실지수로 키(cm)와 몸무게(kg)를 이용홍!］시 몸의 영양상태를 허약, 정상, 비만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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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피험자 3명의 신체 치수는〈표 1〉과 같 

다.

선정된 피험자 3명에 대해 인체 계측을 실시하 

였는데 인체의 1차원적 계측은 마틴식 인체 계측 

기를 사용하여 각 신체 부위를 계측하고, 2차원 

적 계측은 슬라이딩 게이지를 사용하여 인체의 

입체형태를 구하였다. 이 때 기준선은 1차원적 

계측시 사용된 기준선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수평단면중합도와 수직단면중 

합도를 작성하고,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밑위형태 및 밑위폭을 산출하였다.

2） 예비 실험복 제작 및 평가

본 예비 실험복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피 

험자 3명 중 평균 치수에 가장 가까운 1명을 선정 

하였으며, 직접 계측에 의해 얻어진 하반신 여러 

부위 치수와 슬라이딩 게이지에 의해 작성된 수 

평단면중합도와 수직단면중합도에서 구한 하반 

신의 입체적인 형태와 크기를 패턴에 그대로 적 

용하여 인체에 가장 밀착되는 기본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을 설계하였다.

〈그림 1〉의 패턴에 따라 머슬린（면 100%）으로 

예비 실험복을 제작하여 각 부위에 대한 착의 평 

가를 실시하여, 다아트의 위치를 수평단면중합도 

에서 앞면은 35°, 뒷면은 각각 25°, 30°, 35로 수 

정하였으며, 스커트 밑단폭의 여유분 4cm를. 밑 

아래솔기와 옆솔기부위에 각각 2cm씩 여유를 주 

는 방향으로 수정 하였다.

〈그림 1> 디바이디드 스커트 예비 실험복 패 

턴 （단위 : cm）
〈표1〉 피험자의신체 치수

（단위 : cm, kg）

、핀笋자

항 요、、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피험자

A

피험자

B

피험자

C

신 장 158.8 158.5 157.9 158.0

체 중 53.0 50.5 50.0 50.5

가슴둘레 82.1 83.8 81.2 84.2

허리둘레 64.9 66.5 64.8 66.4

엉덩이둘레 89.3 87.8 89.0 90.0

대퇴 둘레 52.4 52.2 53.8 55.7

회음높이 71.3 70.5 68.5 71.8

Rohrer 지수 115〜143 126 127 128

3） 본 실험복 제작

본 연구의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은 예비 실 

험복 패턴을 근거로 하여, 허리둘레, 엉덩이둘러）, 

밑단폭의 여유분 설정 등은 착의 평가를 통해 검 

증을 하였으므로 그 범위를 고정시키고, 선행 연 

구의 고찰을 통해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밑위길 

이, 밑위폭 세 요인을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독특 

한 외관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요인들을 각기 달리 한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1）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설정

기존의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의 복부 및 둔 

부경사각도는 스커트 제도시처럼 각각 수직인 0° 
로 설정되어 있으며,"） 또한 슬랙스에 관련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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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120이하는 허약, 120〜150은 정상, 150이상은 비만 체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Rohrer지수 = W/L* 3 * 5 6xl07 （W: 몸무게 L: 신장）.

5） 강순희,「의복의 입체구성」（서울: 교문사, 1988）, p.190.
6） 임원자,「의복구성학: 설계 및 봉제（서울: 교문사, 1988）,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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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에서는 외관과 기능성이 가장 우수한 슬 

랙스 패턴으로 복부경사각도는 4°, 둔부경사각도 

는 둔부경사각도 /2+2.5°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실험복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 

도의 설정은 스커트 제도시와 같이 복부 및 둔부 

경사각도（앞중심선과 뒤중심선의 각도）가 모두 

수직으로 설정된인 패턴, 선행 연구에서 우수 

하다고 보고된 복부경사각도는 妒이고, 둔부경사 

각도는 둔부경사각도/2+2.5°인 패턴, 그리고 슬 

라이딩 게이지에 의해 작성된 수직단면중합도에 

서 계측한 실제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를 

그대로 적용한 패턴의 3종류로 설정하였다.

（2） 밑위길이의 설정 .

기존의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을 살펴보면, 

밑위길이는 밑위길이+0cm8~w> 와 밑위길이 + 

2cmm로 나누어지며, 슬랙스에 관련된 선행 연구 

에서는 밑위길이+2cmi"가 외관과 기능성이 우 

수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밑위 

길이+Ocm와 밑위길이+2cm의 2종류로 설정하 

였다.

（3） 밑위폭의 설정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밑 

위폭을 조 등13>은 앞은 H/8-lcm, 뒤는 H/ 

8+2.5cm로 제시하였고, 박 1"은 앞은 （외포둘레 

직경+1〜 1.5cm）/2Tcm, 뒤는 （외포둘레직경 

+1〜L5cm）/2+lcm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 

포둘레직경에 더해진 l~L5cm의 여유량은 디바 

이디드 스커트와 단면도가 동일한 세미타이트 스 

커트의 단면도에서 산출되어진 분량이며, 앞의 

두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설정치대로 피험자의 

실제 치수를 대입시킨 결과, H/8-lcm와 H/ 

8+2.5cm는 1〜 1.5cm의 여유분을 제외한 외포둘 

레직경 /2±lcm와 거의 동일한 치수로 계산되었 

으므로 이를 밑위폭 설정의 한 기준으로 채택하 

였다.

밑위폭 설정의 또 다른 기준은 인체의 입체형 

태에 따른 앞밑위형태와 뒤밑위형태의 폭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수직단면중합도에서 얻어 

진 인체의 밑위곡선에 따른 밑위폭을 그대로 수 

치화하여 설정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밑위폭 설정은 수직단 

면중합도에서 얻어진 밑위곡선에 따른 인체의 실 

제 밑위폭 치수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슬라이딩 게이지에 의해 얻어진 수평단면 

중합도에서 외포둘레직경을 수치화하여 앞은 외 

포둘레직경/2-lcm, 뒤는 외포둘레직경/2+1 

cm로 설정한 2종류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복부 및 둔부정중경사각도의 설정 

을 다르게 한 3종류, 밑위길이 설정을 다르게 한 

2종류 그리고 밑위폭의 설정을 다르게 한 2종류 

를 조합하여 총 12종의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 

을 제도하였다.

12종의 실험복 패턴의 요인들에 의한 조합은 

〈표 2〉와 같으며, 그 패턴은〈그림 2〉〜〈그림 7> 
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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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진숙, ••컴퓨터를 활용한 바지원형의 밑위연구: 최적의 밑위곡선 산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대학원, 1992）.

8） 강순희, 前揭書, pp.190, 286.
9） 日本文化女子大學,「서양피복구성학 II」, 유신문화사 편집부 역 （서울: 유신문화사, 1990）,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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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실험복의 패턴 설정 요인과 종류

、、、요 인 
실험專、、7 복부경사각도 둔부경사각도 밑위길이 밑위 폭

1 0°(수직) 0°(수직) 밑위길이+0cm 앞

뒤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인체 계측 밑위폭 

(10.1cm—10.3cm)

2 0°(수직) 0°(수직) 밑위길이+0cm 앞

뒤

외포둘레직경 /2Tcm 
(10.7cm—11.0cm) 
외포둘레 직경/2+lcm 
(12.4cm—13.0cm)

3 0°(수직) 0°(수직) 밑위길이+2cm 앞

뒤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4 0°(수직) 0°(수직) 밑위길이+2cm 앞

뒤

외포둘레직경/2— 1cm 
(10.7cm—11.0cm) 
외포둘레 직경/2+lcm 
(12.4cm—13.0cm)

5 4° 둔부 경사각도/2+2.5° 
(6.0° 〜8.0°)

밑위길이+0cm 앞

뒤

인체계측 밑위폭 

(7.2cm-* 7.5cm) 
인체계측 밑위폭 

(7.2cm 〜7.5cm)
6 4° 둔부경사각도/2+25° 

(6.0° 〜8.0°)
밑위길이+0cm 앞

뒤

외포둘레직경/2 — 1cm 
(10.7cm—11.0cm) 
외포둘레 직경/2+lcm 
(12.4cm—13.0cm)

7 4° 둔부경사각도 /2+2.5° 
(6.0° 〜8.0°)

밑위길이+2cm 앞

뒤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8 4° 둔부경사각도/2+2.5° 

(6.0° 〜8.0°)
밑위길이+2cm 앞

뒤

외포둘레직경/2 — 1cm 
(10.7cm~ll.0cm) 
외포둘레 직경/2十 1cm 
(12.4cm—13.0cm)

9 복부경사각도 

(7.0°~11.0°)
둔부경사각도 

(11.0° 〜12.0°)
밑위길이+0cm 앞

뒤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10 복부경사각도 

(7.0°-11.0°)
둔부경사각도 밑위길이+0cm 앞

뒤

외포둘레 직경/2 — 1cm 
(10.7cm—11.0cm) 
외포둘레 직경/2+lcm 
(12.4cm—13.0cm)

11 복부경사각도 

(7.0°~11.0°)
둔부경사각도 

(11.0。〜12.0。)

밑위길이+2cm 앞

뒤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인체계측 밑위폭 

(7.2cm—7.5cm)
12 복부경사각도 

(7.0。〜11.0°)
둔부경사각도 

(11.0° 〜12.0°)
밑위길이+2cm 앞

뒤

외포둘레직경/2 — 1cm 
(10.7cm~ll.0cm) 
외포둘레 직경/2+lcm 
(12.4cm—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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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1 1
E，•印 1

1 ; f
친 내빙 n， 
(io.:<nc

'迎伊一.5兰"딕건 

2

1:;
（12.1—1

2 실험 방법

1) 관능 검사

(1) 외관 검사

12종의 실험복 외관에 대한 검사자는 의류학과 

대학원생 5명으로 선정하였으며, 피험자는 실험 

복 제작시의 피험자와 동일한 3명으로 하였으며, 

검사 항목은 모두 17항목으로〈표 3〉과 같다. 외

실저 a I빈(—I

살홍& ：번(.......... *

실힘슥 6빈 (-

〈그림 2> 실험복 1번• 2번 패턴

(단위 : cm)

〈그림 4〉 실험복 5번 • 6번 패턴

（단위 : cm）

〈그림 3그 실험복 3번 . 4번 패턴

단위 : cm)

〈그림 5> 실험복 7번 • 8번 패턴

(단위 : cm)

관에 대한 검사 방법은 3명의 피험자가 12종의 

실험복을 각각 임의로 선택 착용하여 직립자세를 

취하고, 검사자는 앞면, 옆면, 뒷면의 외관에 관 

련된 각각의 항목을 Likert Type의 5점 평점 척 

도로 평가하였다.

(2) 기능성 검사

피험자(검사자) 3명이 12종의 실험복을 각각 

임의로 선택하여 착용하게 하고, 네가지 동작에 

따른 편안함 정도를 각 부위별로 평가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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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j-0-ro-J-W릇

〈그림 6> 실험복 9번 - 10번 패턴
（단위 : cm）

〈그림 7> 실험복 11번 • 12번 패턴

（단위 : cm）

V표 3〉외관검사항목

외 관 부위 별항 목

앞 면

외 관

1. 앞허리선은 수평인가

2. 앞중심선 부위（허리에서 엉덩이부위까지）의 모양은 좋은가

3. 앞밑위 부위의 모양은 좋은가

4. 앞밑위폭의 분량은 적당한가

5. 앞밑단 스커트폭의 분량은 적당한가

6. 앞밑단선은 수평 인가

7. 정면에서 본 허리에서 밑단선까지의 스커트 외곽선의 모양은 좋은가

옆 면

외 관

8. 옆허리 선은 수평 인가

9. 옆솔기선은 전후 측면을 균형 있게 나누는가

10. 옆밑 단 스커트폭의 분량은 적 당한가

11. 옆밑단선은 수평인가

뒷 면

외 관

12. 뒤허리선은 수평인가

13. 뒤중심선 부위（허리에서 엉덩이부위까지）의 모양은 좋은가

14. 뒤밑위 부위의 모양은 좋은가

15. 뒤밑위폭의 분량은 적당한가

16. 뒤밑단 스커트폭의 분량은 적당한가

17. 뒤밑단선은 수평 인가

으며, 검사 항목은〈표 4〉와 같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외관 검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검사자들간의 

상호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종합적 신뢰도 계 

수（Composite Reliability Coefficient）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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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기능성 검사항목

동작 별항 목

보통으로 걷기

계단 오르기

서서 인사하기

의 자에 "로 앉기

부위 별항 목

허리

배

엉덩이

밑위

밑아래 (대퇴부위)

무릎 (단부위)

하였다. 각 요인에 따른 실험복간의 외관과 기능 

성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경사각도에 따른 실험 

복, 밑위길이에 따른 실험복, 밑위폭에 따른 실험 

복, 경사각도와 밑위길이에 따른 실험복, 경사각 

도와 밑위폭에 따른 실험복을 집단화하여 검사 

항목별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고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차가 인지된 항목 

에 있어서는 a=0.5 수준에서 던컨의 다중비교 

(Duncan's Multiful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된 계측 자료는 SPSS /PC+ 패키지를 사 

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川.연구결과 및고찰

1. 요인에 따른 외관 검사

12종의 실험복에 대한 관능 검사의 분석 결과 

에 대하여 검사자 5명의 상호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 종합적 신뢰도 계수(Composite Re

liability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항목별 신 

뢰도 계수는 0.71 〜0.93의 분포로 실험복별 평균 

신뢰도가 0.80이상으로 검사자 상호간에 높은 일 

치의 경향을 보이므로, 내용 분석의 결과가 객관 

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1) 경사각도에 따른 외관 평가

12종의 실험복을 경사각도에 따라 복부 및 둔 

부경사각도가 0°로 설정된 실험복 1, 2, 3, 4번, 복 

부경사각도 4°와 둔부경사각도/2+2.5°인 실험 

복 5, 6, 7, 8번, 그리고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 

각도를 그대로 사용한 실험복 9, 10, 11, 12번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복부 및 둔부경 

사각도가 0°로 설정된 실험복 1, 2, 3, 4번 집단이 

가장 우수한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그 다음으로는 복부경사각도 4°와 둔부경사 

각도/2+2.5°로 설정된 실험복 5, 6, 7, 8번 집단 

이 외관이 우수하였으며,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 

사각도를 그대로 적용한 실험복 9, 10, 11, 12번 

집단은 외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세 

실험복 집단간의 외관 평가를 각 항목별로 살펴 

보면, 앞면에서는 앞밑단스커트폭, 앞밑단선, 앞 

외곽선 모양, 옆면에서는 옆솔기선, 옆밑단스커 

트폭, 옆밑단선, 뒷면에서는 뒤밑단선 항목에서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가 0°로 설정된 실험복 집 

단이 복부경사각도 4°와 둔부경사각도/2+2.5° 
와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를 적용한 두 실 

험복 집단보다 외관이 우수하여 그 유의차가 인 

지되었다. 실험복 집단을 각 항목별로 외관 평가 

를 실시 한 결과는 다음의〈표 5〉와 같다.

2) 밑위길이에 따른 외관 평가

12종의 실험복을 밑위길이에 따라 밑위길이 

+0cm인 실험복 1, 2, 5, 6, 9, 10번 집단과 밑위 

길이+2cm인 실험복 3, 4, 7, 8, 11, 12번 집단으 

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외관 검사를 실시한 결 

과는 다음의〈표 6〉과 같다. 밑위길이+2cm인 실 

험복 1, 2, 5, 6, 9, 10번 집단이 밑위길이+0cm인 

실험복 3, 4, 7, 8, 11, 12번 집단보다 외 관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실험복 집단간에 유의차가 

인지된 항목은 앞면에서는 앞중심선부위, 옆면에 

서는 옆허리선, 옆밑단선, 뒷면에서는 뒤허리선 

항목으로 나타났다.

3) 밑위폭에 따른 외관 평가

밑위폭에 따라 인체의 밑위곡선형태에 따른 밑 

위폭을 그대로 설정한 실험복 1, 3, 5, 7, 9, 11번 

집단과 외포둘레직경/2±lcm로 설정된 실험복 

2, 4, 6, 8, 10, 12번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외관 

평가를 각 항목별로 실시한 결과 두 실험복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각 실험복별 외관 평가

12종의 각 실험복별 외관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7> 그리고〈그림 8〉과 같다.

〈표 7〉과〈그림 8〉을 살펴보면, 경사각도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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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사각도에 따른 외관 평가 M (S.D)

실 험 복
항 목^

1•2-3- 4 5-6-7-8 9 • 10 • 11 ■ 12
F

M M M

앞

면

외

관

앞허리선 4.26 (.75) 4.36 (.71) 4.30 (.67) .30

앞중심선부위 3.86 (.81) 3.93(1.02) 3.81 (.94) .23

앞밑위부위 3.51 (.79) 3.61 (.95) 3.75 (.89) 1.05

앞밑위폭 3.66 (.72) 3.76 (.92) 3.75 (.96) .22

앞밑단스커트폭 4.08 (.61)

A

3.26 (.86)

B

3.20 (.95)

B
21.42***

앞밑단선 4.25 (.77)

A

3.55 (.98)

B

3.33(1.00)

B
16.09***

앞외곽선 모양 4.06 (.73)

A

3.63 (.92)

B

3.60 (.97)

B
5.2F*

Total M 3.95 3.72 3.67

옆 

면 
외 

관

옆허리선 4.11 (.82) 3.96 (.95) 4.15 (.79) .76

옆솔기선 4.05 (.83)

A

3.45 (.83)

B

3.23 (.78)

B
16.04***

옆밑단스커트폭 4.33 (.62)

A
3.28 (.88)

B

3.15 (.86)

B
39.42***

옆밑단선 4.35 (.65)

A

2.93 (.86)

B

2.75 (.72)

B
80.91***

Total M 4.21 3.40 3.32

뒷 

면 

외 

관

뒤허리선 4.16 (.82) 4.26 (.82) 4.20 (.79) .23

뒤중심선부위 3.76 (.94) 3.70 (.96) 3.85 (.79) .41

뒤밑위부위 3.48 (.96) 3.55 (.96) 3.45(1.09) .15

뒤밑위폭 3.30 (.78)
AB

3.61 (.92)

A

3.25(1.12)

B
2.59

뒤밑단스커트폭 3.83 (.76) 3.63 (.90) 3.56 (1.03) 1.41

뒤 밑단선 3.68 (.92)

A

2.97 (.86)

B
2.52 (.94)

C
19.93***

Total M 3.70 3.62 3.47

전체 외관
3.94 (.41)

A
3.57 (.54)

B

3.49 (.52)

B
10.89***

*PM.O5 **PM.O1 느* PM,001

※ 次 =.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浓 A>B>C 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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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밑위길이에 따른 외관 평가 M (S.D)

실 험 복

항 목

1 • 2 • 5 • 6 • 9 • 10 3 • 4 • 7 • 8 • 11 • 12
F

M M

앞허리선 4.27 (.70) 4.34 (.72) .39

앞중심선부위 3.75 (.91) 3.98 (.93) 2.87
B A

앞 앞밑위부위 3.58 (.87) 3.66 (.89) .34

면 앞밑위폭 3.63 (.84) 3.82 (.90) 2.10

외 앞밑단스커트폭 3.46 (.95) 3.56 (.87) .53

관 앞밑단선 3.74 (.98) 3.67 (1.01) .19

앞외곽선 모양 3.70 (.95) 3.83 (.85) .97

Total M 3.73 3.83

옆허리선 3.96 (.95) 4.18 (.74) 3.02
B A

옆 옆솔기 선 3.53 (.90) 3.62 (.86) .45

면 옆밑단스커트폭 3.55 (.98) 3.62 (.93) .21

외 옆밑단선 3.20(1.04) 3.48(1.01) 3.53
관 B A

Total M 3.56 3.72

뒤허리선 4.05 (.85) 4.36 (.74) 6.82**
B A

뒷 뒤중심선부위 3.76 (.87) 3.77 (.93) .00

면 뒤밑위부위 3.52 (.96) 3.46 (1.05) .13

외 뒤밑위폭 3.38 (.99) 3.38 (.94) .00

관 뒤밑단스커트폭 3.57 (.97) 3.77 (.83) 2.20

뒤밑단선 3.02 (.93) 3.02(1.11) .16

Total M 3.55 3.62

전체 외관
3.59 (.53)

B
3.74 (.52)

A
2.86

*PM.O5 ** P^.Ol *** P^.001
淤 a = .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法 A>B 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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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표 7〉각 실험복에 대한 외관 평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FM M M M M M M M M M M M
앞허리선 4.00 

(1.00)
4.20 
(.67)

4.40
(.63)

4.46 
(.63)

4.33 
(.72)

4,40 
(.63)

4.40 
(.73)

4.33 
(.81)

4.20 
(.56)

4.53 
(.51)

4.06
(.79)

4.40 
(.73)

.76

앞중심선 
부위

3.53 
(.74)

3.93
(.79)

4.06
(.79)

3.93
(.88)

3.73 
(1.09)

3.93 
(.88)

4.13
(.99)

3.93 
(1.16)

3.80 
(1.01)

3.60 
(.98)

4.06 
(1.03)

3.80 
(.77)

.58
앞
부 3.13 

(.74) 
B

3.73 
(.79) 
AB

3.53 
(.91) 
AB

3.66 
(.61) 
AB

3.80 
(1.01) 

AB

3.53 
(.91) 
AB

3.53 
(.91) 

A

3.60 
(1.05) 
AB

3.80 
(.86) 
AB

3.53 
(.83) 
AB

4.06 
(.96) 
AB

3.60 
(.91) 
AB

.94

앞

면

앞밑위폭 3.20 
(.67) 

C

4.00 
(.53) 
AB

3.73 
(.45) 
ABC

3.73 
(.96) 
ABC

4.00 
(.84) 
AB

3.26 
(.88) 
BC

4.06 
(.88) 

A

3.73 
(.96) 

C

3.86 
(.83) 
ABC

3.46 
(.91) 
ABC

3.86 
(1.12) 
ABC

3.80 
(1.01) 

BC

1.59

외

관

앞밑단 
스커트폭

4.13 
(.63) 

A

4.13 
(.63) 

A

4.06 
(.59) 

A

4.00 
(.65) 

A

3.20 
(.94) 
BC

3.00 
(.87) 

C

3.73 
(.79) 
AB

3.13 
(.91) 
BC

3,46 
(.99) 
ABC

2.86 
(.99) 

C

3.33 
(1.04) 

BC

3.13 
(.74) 
BC

5.03***

앞밑단선 4.13 
(1.06) 

AB

4.33 
(.48) 
AB

4.40 
(.63) 

A

4.13 
(.83) 
ABC

3.73 
(1.03) 
ABC

3.20 
(.77) 

D

4.06 
(.88) 
ABC

3.20 
(1.01) 

D

3.60 
(.98) 
BCD

3.46 
(1.12) 

CD

3.20 
(.94) 

D

3.26
(.96) 

D

4.28***

앞외곽선 
모양

4.00 
(1.00) 

AB

4.13 
(.51) 

A

4.06
(.70) 

A

4.06 
(.70) 

A

3.73 
(1.09) 

AB

3.26 
(.59)

B

4.13 
(.83) 

A

3.40 
(.91) 
AB

3.80 
(.94) 
AB

3.26 
(1.16) 

B

3.60 
(.98) 
AB

3.73 
(.79) 
AB

3.74**

Total M 3.73 
(.38) 
ABC

4.06 
(.48) 

A

4.03 
(.40) 

A

4.00 
(.42) 
AB

3.79 
(.62) 
ABC

3.53 
(.68) 
BC

3.74 
(.67) 
ABC

3.64 
(.51) 
ABC

3.79 
(.67) 
ABC

3.51 
(.55) 

C

4.00 
(.56) 
AB

3.61 
(.61) 
ABC

1.84*

옆허리선 3.66 
(.97)

B

4.26 
(.79) 
AB

4.00 
(.75) 
AB

4.53 
(.51) 

A

3.66 
(.97) 

B

3.86 
(1.12) 
AB

4.06 
(.79) 
AB

4.26 
(.88) 
AB

4.06 
(.96) 
AB

4.26 
(.79) 
AB

<00 
(.75) 
AB

4.26 
(.70) 
AB

1.40

옆

옆솔기선 3.66 
(.97) 
BCD

4.33 
(.72) 

A

4.26 
(.70) 
AB

3.93 
(.79) 
AB

3.40 
(.91) 
CD

3.33 
(.61) 
CD

3.40 
(.82) 
CD

3.66 
(.97) 
BCD

3.26 
(.79) 
CD

3.20
(.94) 

D

3.33 
(.72) 
CD

3.13 
(.74) 

D

3.67*

옆밑단 4.06 4.46 440 4.40 2.93 3.46 3.53 3.20 3,13 3.26 3.20 3.00 7.91***
면 

외 

관

스커트폭 (.59) 
AB

(.63) 
A

(.63) 
A

(.63) 
A

(.79) 
C

(.96) 
BC

(.91) 
BC

(.77) 
C

(.99) 
C

(.96) 
C

(.94) 
C

(.53) 
C

옆밑단선 4.06 
(.70) 

A

4.46 
(.74) 

A

4,40 
(.63) 

A

4.46 
(.51) 

A

2.80 
(.94) 
BC

2.53 
(.63) 

C

3.33 
(.97) 

B

3.06 
(.70) 
BC

2.80 
(.56) 
BC

2.53 
(.63) 
BC

3.06 
(1.03) 

BC

2.60 
(.50) 

C

17.03**

Total M 3.86 
(.50) 

B

4.38 
(.53) 

A

4.26
(.37)

A

4.33 
(.44) 

A

3.31 
(.56) 

C

3.31 
(.64) 

C

3.40 
(.63) 

C

3.25 
(.35) 

C

3.20 
(.65) 

C

3.30 
(.61) 

C

3.58 
(.57) 
BC

3.55 
(.49) 
BC

10.3广*

뒤허리선 3.86 
(.83)

4.00
(.92)

4.40 
(.82)

4.40 
(.63)

4.00
(.92)

4.33 
(.72)

4.20 
(.86)

4.53 
(.74)

4.00
(.84)

4.13 
(.91)

4.33 
(.81)

4.33 
(.61)

.98

뒤중심선 
부위

3.86 
(.99)

3.53 
(1.06)

3.93 
(.88)

3.73 
(.88)

3.66 
(.97)

3.73 
(.88)

3.60
(1.12)

3.80 
(.94)

3.86 
(.51)

3.93 
(.79)

3.86 
(.99)

3.73 
(.88)

.29

뒷

면

뒤밑위 
부위

3.80 
(1.01) 

A

2.93 
(1.03) 

BC

3.66 
(.81) 
ABC

3.53 
(.83) 
ABC

3.46 
(.74) 
AB

3.66 
(.81) 
ABC

3.60 
(1.18) 
ABC

3.46 
(1.12) 
ABC

3.73 
(.88) 
AB

3.53 
(112) 
ABC

3.66 
(1.17) 
ABC

2.86 
(1.06) 

C

1.32

외

관

뒤밑위폭 3.53 
(.83) 
AB

3.06 
(.96) 
AB

3.33 
(.72) 
AB

3.26 
(.59) 
AB

3.60 
(.82) 
AB

3.33 
(1.04) 
AB

3.86 
(.83) 

A

3.66 
(.97) 
BC

3.53 
(1.24) 

AB

3.26 
(1.03) 

AB

3.33 
(1.04) 

AB

2.86 
(1.18) 

B

1.19

뒤밑단 
스커트폭

3.60 
(.82) 
AB

3.93 
(.79) 
AB

3.86 
(.63) 
AB

3.93 
(.79) 
AB

3.66 
(.97) 
AB

3.20 
(.94) 

B

4.06 
(.70) 

A

3.60 
(.82) 
AB

3.73 
(1.16) 
AB

3.33 
(1.04) 
AB

3.73 
(.79) 
AB

3.46
(1.12) 

AB

1.22

뒤밑단선 4.80
(2.32)

4.53 
(2.38)

4.86
(2.38)

4.80
(2.30)

4.33
(2.49)

4.20
(2.62)

4.40
(247)

3.80 
(2.80)

3.93 
(2.73)

3.86 
(2.79)

3.86 
(2.74)

3.60
(2.97)

.42

Total M 3.75 
(.65) 

A

4.45 
(.64) 
AB

3.87 
(.53) 

A

3.80 
(.43) 

A

3.52 
(.55) 
AB

3.45 
(.59) 
BC

3.81 
(.67) 

A

3.55 
(.68) 
AB

3.59 
(.59) 
AB

3.37 
(.68) 
AB

' 3.61 
(.67) 
AB

3.15 
(.59) 

C

1.39

전체외관 3.73 
(.44) 
ABC

3.93 
(.48) 
AB

4.04
(.38) 

A

4.02 
(.27) 

A

3.52 
(.52)
BC

3.38 
(.51) 

C .

3.80 
(.53) 
ABC

3.57 
(.56) 
BC

3.61 
(.53) 
ABC

3.38 
(.58) 

C

3.63 
(.62) 
ABC

3.35
(.33)

C

3.01***

*P<.05 -P^.Ol ***P^.OO1
淤 ° = .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淤 A〉B>C>D 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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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험복 1, 2, 3, 4번 집단이 외관이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사각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실험복간의 항목별 유의차를 살펴보면, 앞 

면에서는 앞밑단스커트폭, 앞밑단선, 앞외곽선 

모양, 옆면에서는 옆솔기선, 옆밑단스커트폭, 옆 

밑단선에서 경사각도가 작은 실험복 집단과 경사 

각도가 큰 실험복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지되어 

경사각도가 작은 실험복 집단이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실험복별 외관 평가를 살펴보면,〈그림 8> 
과 같이 외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실험 

복은 실험복 3번으로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가 0° 

로 설정되고, 밑위길이+2cm, 인체 밑위폭을 그 

대로 사용한 실험복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은 스커트 패턴 제도시와 

같이 앞중심선과 뒤중심선을 수직으로 하고, 밑 

위길이에는 약간의 여유를 주면서, 밑위폭은 인 

체에 맞게 하여 넓지 않은 것이 좋은 외관을 나타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복 중 외 관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된 실험복은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에 밑 

위길이+2cm이며, 밑위폭인 외포둘레직경/2土 

1cm인 실험복 12번으로 12종의 실험복 중 여유 

분량이 가장 많이 설정된 실험복이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디바이디드 스커트는 슬랙스와 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스커트와 같은 외관을 나타내어 

야 하므로, 뒤중심선에서 슬랙스 제도처럼 인체 

의 둔부경사각도에 가깝게 경사각도를 적용하는 

것은 밑위길이를 길케 해줄뿐 아니라, 디바이디

〈그림8> 각 실 험복에 대 한 외 관 점 수

드 스커트의 외곽선 및 밑아래 부위의 외관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밑위 

길이와 밑위폭에 여유가 많고 둔부경사각도가 클 

수록 전체적으로 밑위부위에 여유량이 너무 많이 

생겨 외관이 좋지 않게됨을 알 수 있었다.

실험복 6번과 10번은 세 요인의 설정 조건 중 

에서도' 외관이 좋지 않았던 조건들, 즉 복부 및 

둔부 경사각도가 주어지고, 밑위길이에 여유량이 

전혀없는 밑위길이+0cm에 밑위폭은 외포둘레 

직경 /2±lcm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외관이 좋지 

않은 실험복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요인에 따른 기능성 검사

1) 경사각도에 따른 기능성 평가

12종의 실험복을 경사각도에 따라 복부 및 둔 

부경사각도가 0°로 설정된 실험복 1, 2, 3, 4번, 

복부경사각도 4°와 둔부경사각도/2+2.5°인 실 

험복 5, 6, 7, 8번, 그리고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 

사각도를 그대로 사용한 실험복 9, 10, 11, 12번 

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기능성 평가 결과 

〈표 8〉과 같이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를 

그대로 설정한 실험복 9, 10, 11, 12번 집단이 가 

장 우수한 기능성을 나타내었고, 복부 및 둔부경 

사각도가 0°인 실험복 1, 2, 3, 4번 집단은 기능성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작에 있어서 

세 집단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인지되었는데, 복 

부 및 둔부경사각도가 크게 설정된 실험복 순으 

로 동작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경사각도가 커질수록 앞중심선과 뒤중심선이 

기울어지면서 밑위곡선의 길이가 길어져 생긴 여 

유분이 기능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 

다.

2) 밑위길이에 따른 기능성 평가

12종의 실험복을 밑위길이+0cm인 실험복 1,
2, 5, 6, 9, 10번 집단과 밑위길이+2cm인 실험복

3, 4, 7, 8, 11, 12번 집단으로 분류하여 기능성 평 

가를 실시한 결과, 두 실험복 집단간의 유의차는 

인지되지 않았으므로 밑위길이에 따른 실험복간 

의 기 능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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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표 8> 경사각도에 따른 기능성 평가

험 복

항 3^*7
1 , 2 • 3 • 4 5・6・7・8 9 • 10 • 11 • 12

F
M M M

보통걸음 3.87 (.67)

B

4.27 (.60)

AB

4.45 (.43)

A
3.16*

계단오르기 3.35 (.68)

B

3.89 (.65)

A

4.04 (.47)

A
4.20*

인사하기 3.45 (.85)

B

4.27 (.74)

A

4.58 (.34)

A
8.71***

의자에 앉기 3.62 (.77)

B

4.18 (.97)

AB

4.64 (.36)

A
5.59**

Total M 3.57 (.75)

C

4.15 (.74)

B

4.43 (.46)

A
20.43***

*PM.O5 **PM.O1 ***PM.OO1
洪 a= .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洪 A>B>C 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3) 밑위폭에 따른 실험복간의 기능성 평가

밑위폭에 따라 인체의 밑위곡선형태에 따라 밑 

위폭을 설정한 실험복 1, 3, 5, 7, 9, 11번 집단과 

밑위폭이 외포둘레직경 /2±lcm인 실험복 2, 4, 
6, 8, 10, 12번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기능성 검 

사를 평가한 결과, 밑위폭 역시 밑위길이와 마찬 

가지로 두 집단간의 유의차는 인지되지 않았으므 

로 밑위폭 역시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각 실험복별 기능성 평가

각 실험복에 대한 부위와 동작 기능성 평가 결 

과는〈표 9> 그리고〈그림 9〉와 같으며 이를 살펴 

보면,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가 큰 실험복들이 기 

능성이 좋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위별 기능성 평가 결과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가 가장 크고, 밑위길이에 2cm의 여유분이 있고, 

밑위폭은 인체의 외포둘레직경 /2±lcm로 각 요 

인마다 여유분이 가장 많이 설정된 실험복 12번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를 따른 실험복 9, 

11, 10번의 순으로 기능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외관이 우수했던 경사각도가 0° 

인 실험복 1, 2, 3, 4번 집단은 다른 실험복에 비 

해 기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종의 각 실험복에 대하여 부위별로 살펴보 

면, 배와 밑아래, 무릎 및 허리 부위를 제외한 엉 

덩이, 밑위부위에서 실험복별 기능성의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인지되었으며, 동작 기능성의 인사 

하기 항목에서 부위별 기능성이 가장 우수한 실 

험복 12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종의 실험복에 대한 전체 기능성을 나타낸 

〈그림 9〉를 살펴보면, 특히 인체의 복부 및 둔부 

경사각도를 따른 실험복 집단과 복부 및 둔부경 

사각도가 0°인 실험복 1, 2, 3, 4번 집단은 평 균의 

유의차가 크게 인지되었는데, 이것은 뒤중심선의 

경사각도가 기울어짐에 따라 밑위곡선길이의 증 

가로 인한 중심선상의 여유량에 의해 기능성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기능성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된 실험복은 인체의 복부 및 둔 

부경사각도인 실험복 9, 10, 11, 12번 집단 중에 

서 밑위길이+2cm, 외포둘레직경 /2±lcm인 12 

번 실험복이다. 복부경사각도 4°와 둔부경사각도 

/2+2.5°인 실험복 5, 6, 7, 8번 집단 중에서 밑위 

길이+2cm, 외포둘레직경/2土lcm인 8번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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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표9> 각 실험복에 대한 기능성 평가 M(S.D)

、、、은험복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F
M M M M M M M M M M M M

부

위

허리 3.50 
(1.00) 

C

4,08 
(.95) 
ABC

3.58 
(1.08) 

BC

3.91 
(L08) 
ABC

4.08 
(.90) 
ABC

4.08 
(.90) 
ABC

4.16 
(.71) 
ABC

4.16 
(.71) 
ABC

3.75 
(1.05) 

BC

4.16 
(.38) 
ABC

4.33 
(.49) 
AB

4.66 
(.49) 

A

1.69

배 4.16
(1.26)

4.50
(.79)

4.33
(1.15)

4.33 
(1.07)

4.41
(.99)

4.33
(1.15)

4.50
(.79)

4.50
(.79)

4.16
(1.26)

4.75
(.45)

4.66 
(.65)

4.91
(.28)

.69

엉덩이 4.16 
(1.02) 
ABC

4.16 
(1.33) 
ABC

3.66 
(1.37) 

C

4.00 
(1.27) 

BC

4.50 
(.90) 
AB

4.66 
(.49) 
AB

4.50 
(.90) 
AB

4.66 
(.49) 
AB

4.83 
(.38) 

A

4.91
(.28) 

A

4.75 
(.62) 
AB

5.00 
(.00) 

A

2.6广

밑위 2.83 
(1.02) 

C

2.83 
(.94) 

C

3.00 
(1.20) 

C

3.16

C

3.41 
(.90) 
BC

4.25 
(.75) 
AB

4.00
(1.12) 

AB

4.33 
(.65) 

A

4.41 
(.79) 

A

4.33
(.98)

A

4.08 
(.99) 
AB

4.66 
(.77) 

A

6.08***

밑아래 3.66 
(.98)

3.50
(1.24)

3.66
(1,15)

3.50
(1.24)

3.91
(1.16)

3.91
(1.31)

3.91
(1.44)

3.91
(1.24)

4.50 
(1.00)

3.91
(1.31)

4.25
(1.35)

4.33
(1.15)

79

무릎 4.25 
(.96) 
AB

4.33 
(.88) 
AB

'4.33
(.88)
AB

4.00 
(.95) 
AB

4.50 
(.79) 
AB

4.58 
(.66) 
AB

4.41 
(.90) 
AB

4.50 
(.79) 
AB

4.83 
(.57) 

A

5.00 
(.00) 

A

4.75 
(.62) 
AB

4.66 
(.88) 
AB

1.45

Total M 3.76 
(.82)

D

3.90 
(.63) 
BCD

3.76
(.88)

D

3.81 
(.61) 
CD

4.13 
(.80) 

ABCD

4,30 
(.72) 

ABCD

4.25 
(.87) 

ABCD

4.34 
(.62) 

ABCD

4.41 
(.52) 
ABC

4.51 
(.27) 
AB

4.47 
(.41) 
AB

4.70 
(.37) 

A

2.82**

동

작

보통 걸음

걷기

3.66 
(.97)

B

3.75 
(.25) 
AB

4.00 
(1.08) 

AB

4.08 
(.52) 
AB

4.08 
(.80) 
AB

4.16 
(.62) 
AB

4.33 
(.76) 
AB

4.50 
(.50) 
AB

4.50 
(.50) 
AB

4.16 
(.28) 
AB

4.25 
(.43) 
AB

4.91 
(,14) 

A

.88

계단

오르기

3.33 
(.87)

3.50
(.90)

3.33
(.87)

3.25
(.43)

3.91 
(.62)

4.00
(.75)

3.83 
(1.04)

3.83
(.52)

4.25
(.50)

4.16
(.52)

3.75
(.66)

4,00 
(.25)

.69

인사하기 3.50 
(1.00) 
ABC

3.58 
(.94) 
ABC

3.33 
(1.12) 

C

3.41 
(.87) 
BC

4.08 
(.76) 
ABC

4.33 
(.94) 
ABC

4.33 
(.94) 
ABC

4.33 
(.76) 
ABC

4.50 
(.50) 
AB

4.33 
(.14) 
ABC

4.66 
(.38) 
AB

4.83 
(.14) 

A

1.94*

의자에 

앉기

3.66 
(.80) 
AB

3.75 
(.86) 
AB

3.25 
(.86) 

B

3.83 
(.94) 
AB

3.83 
(1.37) 

AB

4.41
(.8 이 

AB

4.08 
(1.37) 

AB

4.41 
(.62) 
AB

4.25 
(.50) 
AB

4.66 
(.14) 
AB

4.75 
(.25) 
AB

4.91 
(.14) 

A

1.10

전체기 능성 3.54 
(.77) 
DE

3.64 
(.68) 
CDE

3.47
(.90)

E

3.64 
(.71) 
CDE

3.97 
(.80) 

BCDE

4.22 
(.69) 
ABC

4.14 
(.92) 
ABC

4.27 
(.58) 
AB

4.37 
(.44) 
AB

4.33 
(.34) 
AB

4.35 
(.56) 
AB

4.66 
(.43) 

A

3.91w

*P"5 -P^.Ol * Pm.001
洪 a = .05 수준에서 다중비교 실시

洪 A>B>C>D>E 순서로 평균이 작아지며,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복이 실험복 9, 10, 11번과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사각도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기능성 

은 밑위길이와 밑위폭에 여유량을 설정하여 증가시킴 

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기능성이 가장 우수한 실험복 12번은 외관이 가장 

좋지 않았던 실험복으로 평가되었던 실험복이고, 기 

능성이 가장 좋지 않은 실험복 3번은 외관 평가가 가 

장 좋은 실험복으로 나타났는데, 즉 기능성이 좋은 실 

험복은 외관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능 

성이 좋지 않은 실험복은 외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 

은 것으로 볼 때, 기능성과 심미성의 서로 상충되는 

점이 해결되어져야 하는 과제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5.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의 적합성 평가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밑위길이 및 밑위폭의 세 요 

인에 따라 각기 달리 제작된 12종의 실험복을 착용 목 

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설정하고자 외관과 기능성 점 

수를 종합하여 각 실험복의 범위를〈그림 10〉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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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각 실험복에 대한 기능성 점수

〈그림 10> 각 실험복별 외관과 기능성 점수

〈그림 10〉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실험복 

의 외관과 기능성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양호 

하지만, 외관과 기능성 점수에 따라 분류하면 비 

교적 외관은 아주 우수하나 기능성이 다소 떨어 

지는 집단, 비교적 외관과 기능성이 우수한 집단, 

비교적 외관과 기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집단, 비 

교적 기능성은 아주 우수하나 외관이 좋지 않은 

실험복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험복 패턴을 착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분류 

하면,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패턴 설계시 비교적 

우수한 외관과 기능성을 가지는 패턴은 복부경사 

각도 4°와 둔부경사각도/2+2.5°이며, 밑위길이 

에 2cm의여유분을 설정하고 인체의 입체형태에 

따른 밑위폭으로 설정된 실험복 7번의 패턴이 적 

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관에 중점을 두는 외출 

용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패턴으로는 복부 및 둔 

부경사각도가 0°이고 밑위길이+2cm이며, 인체 

의 입체형태에 따른 밑위폭으로 설정된 실험복 3 

번 패턴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다. 또한 기능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작업복으로서의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은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를 

적용하여 경사각도가 크고, 밑위길이+2cm이며 

밑위폭은 외포둘레직경/2±lcm인 실험복 12번 

패턴이 적합하다고 추정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착용 목적과 용 

도에 적합한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패턴 제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 

턴은 다음의〈그림 11〉〜〈그림 13〉과 같으며, 디 

바이디드 스커트의 외관과 기능성에 전혀 영향을

〈그림 11> 외관이 우수한 디바이디드 스커트

의 패턴 （단위 : cm）

〈그림 12> 비교적 외관과 기능성이 우수한 디 

바이디드 스커트의 패턴

（단위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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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능성이 우수한 디바이디드 스커

트의 패턴 설계 （단위 : cm）

미치지 않았던 밑위폭의 치수는 평균 체형의 피 

험자 3명의 인체 밑위폭을 평균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은 기존의 연구 

와는 달리 수평단면중합도에서 피험자 3명의 앞 

외포둘레가 뒤외포둘레보다 평균 2cm가 적게 나 

타났으므로, 앞면은 H/4-0.5+lcm, 뒷면은 H 

/4+0.5+lcm로 설정하였다.

明결 론

본 연구는 인체의 하반신 곡면형태를 중심으로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외관과 기능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을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밑위길 

이 및 밑위폭으로 설정하여, 그 요인들을 실제 패 

턴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함으로 

써 착용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디바이디드 스커 

트 패턴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연구 대상은 20~21세의 평균체형의 여자 대학 

생으로 마틴식 인체 계측기와 슬라이딩 게이지를 

이용하여 하반신의 입체형태를 구하고 수평단면 

중합도와 수직단면중합도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 

라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그리고 밑위의 

입체형태를 파악하고,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 밑 

위길이, 밑위폭의 세 요인을 각기 달리한 12종의 

디바이디드 스커트 실험복을 제작하여, 각 요인 

별로 분류하여 관능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외관과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용 

도에 적합한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는 디바이디드 스커트 

의 외관을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 

으로 나타났다.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가 0° 
인 패턴이 외관이 가장 우수하며 경사각도 

가 큰 집단과 경사각도가 중간 정도인 집단 

간에는 서로 유의차가 인지되지 않았다. 복 

부 및 둔부경사각도에 대하여 유의차가 인 

지된 부위는 앞밑단스커트폭, 앞밑단선, 앞 

외곽선 모양, 옆솔기선, 옆밑단스커트폭, 옆 

밑단선, 뒤밑위폭, 뒤밑단선 부위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경사각도는 디바이디드 스커 

트의 앞면, 옆면 그리고 뒷면 각 부위의 외 

관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기능성은 

이와 달리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가 클수록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걸음 걷기, 계단 오르기, 인사하기 그리고 

의자에 9CT■로 앉기의 네 동작 모두에서 실험 

복 집단간에 유의차가 인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사각도가 커지면서 앞중심선과 뒤 

중심선의 밑위곡선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생긴 여유량에 의한 것으로, 복부 및 둔부경 

사각도가 디 바이 디 드 스커트의 외 관과 기 능 

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밑위길이는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외관에 영 

향을 미쳐 밑위길이+2cm인 집단이 밑위길 

이+0cm인 집단보다 외관이 더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앞중심선부위, 

옆허리선, 옆밑단선, 뒤허리선부위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가 인지되어 밑위길이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 더 외관이좋게 평 

가되었다. 그러나 기능성에서는 두 집단간 

의 유의차가 인지되지 않았다.

3. 밑위폭은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외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의 밑위형태에 의해 얻어진 밑위폭과 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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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에 여유분이 설정된 두 실험복 집단간에 

는 유의차가 인지되지 않았다. 부위별로는 

앞밑단스커트폭, 앞밑단선, 앞외곽선 모양, 

뒤밑위부위, 뒤밑위폭, 뒤밑단선에서 인체 

의 밑위폭을 그대로 설정했을 때의 외관이 

밑위폭에 여유량을 준 패턴보다 더 좋은 외 

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디바이디드 스 

커트에서 슬랙스 다리부분에 해당되는 밑아 

래 부위의 밑위폭은 여유량이 많으면 오히 

려 외관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능 

성에서 밑위폭은 뚜렷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4. 세 요인의 영향력 분석 결과, 외관과 기능성 

이 가장 우수한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으 

로는 복부경사각도 4°와 둔부경사각도 /2+ 

2.5°이고, 밑위길이+2cm이며, 인체의 입체 

형태에 따른 밑위폭으로 설정된 패턴을 제 

시할 수 있으며, 외관을 중요시하는 외출복 

으로 사용되는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패턴으 

로는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가 0°이고, 밑위 

길이+2cm이며, 인체의 입체형태에 따른 

밑위폭으로 설정된 패턴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작업복과 같이 기능성에 역점을 두어 

야 하는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은 인체의 

복부 및 둔부경사각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사각도를 크게 하고, 밑위길이+2cm이 

며, 밑위폭은 외포둘레직경/2士 1cm인 패 

턴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스포츠용, 캐쥬얼용 또는 

정장용으로 디바이디드 스커트를 생산하는 의류 

업체의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패턴 설계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평균체형의 20〜21세 

의 여성을 대상으로 디바이디드 스커트 패턴을 

연구하였으므로, 다른 연령대나 체형에 따라서는 

본 연구의 패턴이 확대 적용되는데는 다소 무리 

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요인 선정에 있어서도 

밑위부위의 입체적인 형태만을 중심으로 연구하 

였으므로 다소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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