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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better fitting and more comfortable slacks pat
tern for women.

10 types of slacks pattern were made and worn compared with the sensory evaluations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ensory evaluation for appearance ;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ans among the 10 slacks patterns, Type 2 method slacks was 

most satisfactory, and the next was the Type 4 slacks followed by Type 3, Type 5,6, Type 8, 
Type 1, Type 7, Type 9 Type 10 method slacks.

2. Sensory evaluation for comfort ；

The result of means showed that the Type 5 method slacks was most comfortable, and the 
next was 나le Type 3,8 slacks followed by Type 6,9 Type 7, Type 1,2,4, Type 10 me나lod slacks.

* 이 논문온 1996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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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초기 바지의 유형은 기마 유목민족의 의복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들은 추위로부터의 보호와 

말을 타고 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보온성과 기능성 

을 고려하여 만든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중세 이후부터 바지는 남성복으로써 다양한 형태 

와 장식적인 모양으로 발전하였으며 근세말 이후 

다시 편리성이 강조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바지는 남성만의 복식이었다. 

1851년 브루머 (Amelia Jenks Bloomer, 1818~ 

1894) 여사가 영국 런던 만국 박람회에 혁신적으 

로 여성의 바지를 발표하였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스포츠가 유행하게 되고 

여성들도 숭마와 사이클링을 할 때 활동적이며 

기능적인 바지를 착용하게 되었다. 그후 세계 1, 

2차 대전을 걸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고 활동성이 높은 바지의 착용은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허용되었다. 특히 60년대에는 전쟁후 

의 베이비품 세대들이 청년기가 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 

여 바지는 여성복에서 스포츠 웨어나 캐쥬얼 웨 

어로 뿐만 아니라 정장과 파티복으로도 중요한 

품목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바지 정장을 콜렉션에 발표하였으 

며, 1980년대부터는 다양한 미의식에 따른 다양 

한 형태의 바지가 입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 

서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양한 스타일 

의 바지가 크게 유행됨에 따라 디자인, 용도, 연 

령, 체형별 바지 패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지고 있다.

바지는 기능성이 강조되는 의복이며, 엉덩이둘 

레의 여유분, 밑위길이, 밑너비 연장분, 바지통, 

바지길이, 다트 수, 주름 수 등의 변화에 따라 기 

능성과 디자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밑 

위부위는 둔부를 감싸고 내려와서 양다리로 갈라 

져 다리를 각각 따로 감싸는 형태로 외관 및 기능 

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밑위부 

위에 대한 연구는 생식기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 

측의 어렵고, 동작시 하체부의 체표면 변화가 엉 

47

덩이 뒤중심선과 고관절 부위의 후면 피부에서 

세로방향의 신장이 매우 크므로3国 이 변화를 반 

영할 수 있는 적정 여유분에 대한 많은 연구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엉덩이 및 고관절 부위 

의 체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정 밑위길이와 

앞 • 뒤 밑너비 연장분의 적정치를 설정하기 위하 

여, 밑위길이와 앞 • 뒤 밑너비 연장분을 달리하 

여 제작한 10종의 바지 패턴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외관과 기능적인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바지 패턴제작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H.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바지 패턴에서 가장 많은 문제 

점이 발생되고 있는 밑부분의 적정 여유량 산출 

을 위하여 밑위길이와 앞 • 뒤 밑너비 연장분을 

달리한 실험복을 제작한 후 외형에 대한 평가와 

기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바람직한 여유량의 

수치를 제시 하고자 한다.

1. 실험복 패턴제작

실험복의 패턴은 김효숙》의 슬랙스 기본 원형 

을 기본으로하여, 밑위길이와 앞 • 뒤 밑너비 연 

장분이 다른 10개의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기본 

바지 패턴의 제도법은〈그림 1〉과 같으며, 실험 

복 10종류의 패턴별 밑위길이와 앞 • 뒤 밑너비 

연장분의 변화량은〈표 1〉과 같다. 실험복의 여 

유분은 밑위길이에는 밑위길이+ 0, 밑위길이 

+1, 밑위길이+2을, 앞 밑너비 연장분은 H/16 

를 기준으로 하여 H/16-1, H/16+0, H/ 

16+1를, 뒤 밑너비 연장분은 H/8를 기준으로 

H/8-1, H /8+0, H /8+1, H/8+2를 조합하 

여 10개 실험 복 패 턴제 작 방법 으로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1) 피험자

피험자는 1992년도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의 20~24세 여성의 평균치수에 가까운 3명의 여 

대생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표 3〉은 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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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바지패턴

형분류기준이 되는 로러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험자는 모두 여성의 표준치에 속하고 있다.

2）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

실험복에 대한 실험복 착용시의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자는 5명의 의복구 

성 교육 경험이 많은 의복구성학 담당교수 및 강 

사로 하였다. 검사항목의 선정은 박재경气 서미 

아 外 1人" 둥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바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및 문제 발생빈도가 높은 부위 

를 중심으로 적정 여유분과 기준선의 위치에 대 

하여 묻는 14 문항과 전체적인 외관을 묻는 1문 

항을 포함하여 15문항으로 하였다（표 4）.

평점방범은 5점 평점척도로 하였으며, 3이 최 

적의 만족을 의미하며, 3보다 크면 패턴이 최적 

의 만족보다 어느 정도 많고, 처지고, 옆선쪽, 뒤 

쪽, 위쪽으로 향하는지를 반대로 3보다 작으면 

최적의 만족치보다 어느 정도 적고, 당기고, 좁 

고, 안쪽, 앞쪽, 아래쪽으로 향하는가를 알 수 있 

게 하였다. 다만 전체 외관에 관한 문항 15는 아 

주 좋다 1점 , 약간 좋다 2, 보통 3, 약간 나쁘다 4, 

아주 나쁘다 5점으로 평점하게 하였다. 각 바지 

패턴의 여유분에 관련된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종 

합적 인 여유분을 고찰하였다.

(단위: cm)〈표 1> 밑위길이 및 앞 뒤 밑너비 연장분의 변화량

벗지 패턴 실험복 실험복 실험복 실험복 실험복 실험복6 실험복 실험복 실험복 실험복
변화부*、

1 2 3 4 5 （기본패턴） 7 8 9 10

밑위길이 

（밑위길이）
0 +1 +2 +1 +1 +1 +1 +1 +2 +2

앞밑너비 

（H/16） 0 0 0 -1 -1 0 +1 +1 +1 +1

뒤밑너비 

（H/8）
0 0 0 +1 +2 -1 -1 +1 +1 +2

〈표2> 실험복 소재의물성

두께 (KS K 0506) 밀도(KS K 0511) 무게 (KS K514) 방추도시험 （KS K055。）

평 균 27.26mm
경 사 위 사

82.8(g/m2)
경 사 위 사

171.8 111.2 6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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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피험자별 신체 계측치 및 신체충실지수 (단위 : cm, kg)

험자

항 목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국민표준체위 (20〜24)

평 균 S.D

키 155.0 160.0 157.0 158.8 4.9

허리둘레 63.0 68.0 66.0 64.9 4.7

배 둘 레 74.0 77.0 79:0 79.8 5.6

엉덩이 둘레 89.0 93.0 90.0 89.3 4.2

대퇴 둘레 52.0 54.0 53.0 52.4 3.5

무릎 둘레 32.5 34.0 33.0 35.2 2.0

발목 둘레 22.0 22.0 20.0 22,6 1.3

체 중 47.0 52.0 50.0 52.5 5.8

로러지수a 1.26 1.27 1.29 1.31 1.44

a: （체중kg/키km） x 105 （여자표준치: 1.09〜 1.40）

분석 방법 으로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 

va)과 던컨테스트를 사용하여 바지 패턴간의 외 

관에 대한 유의차를 알아 보았다.

3) 기능성에 대한 관능검사.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① 직립자세 ② 보 

통 보폭으로 걷기 ③ 의자에 앉기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에서 허리, 배, 엉덩이, 대퇴, 허벅지, 무 

릎, 밑위부위에서의 편한 정도를 5점 평점척도로 

써 착용자 자신이 평 가하도록 하였다(표 6). 문 

항 11을 제외 한 모든 문항은 외관에 관한 문항과 

마찬가지로 3를 최적 만족치로 한 5점 평점척도 

이다. 문항 11은 실험복의 전반적인 면에서 느껴 

지는 느낌을 평가하는 문항으로써 아주 편하다는 

5점, 약간 편하다는 4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불 

편하다 2점, 아주 불편하다는 1점으로 평점하게 

하였다. 각 바지 패턴의 종합적 기능도의 분석은 

허리둘레의 위치를 묻는 문항 9, 10과 전체적으 

로 편안한가를 묻는 문항 11을 제외한 전체문항 

의 평균으로 고찰하였다.

분석방법은 10종류 바지 패턴간 기능성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던컨 테스트를 

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PC를 사용하 

였다.

耿 결과 및 고찰

1.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 겹과

1) 항목별 유의도 검증 결과(표 4)

각 바지패턴간에 밑위길이와 앞 • 뒤 밑너비 연 

장분이 변화함에 따라 유의차를 나타내는 항목은 

문항 3, 4, 5, 7 및 전체에 관한 문항 14, 15이다. 

이로부터 바지 패턴간의 밑위길이 및 앞 • 뒤 밑 

너비 연장분의 차이가 외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엉 덩 이부위에서 허벅지부위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들 부위에서의 여 

유분의 차이가 전체적인 여유분 및 외관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세부적인 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엉덩이부 

위 여유분과 뒤 밑위길이는 실험복 6이 상대적으 

로 가장 적당한 반면, 최대대퇴둘레와 허벅지부 

위의 여유분 및 앞 밑위길이에서는 실험복 4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 밑너비 연장분의 여유가 

적은 패턴이 상대적으로 외관이 좋은 것으로 보 

여진다.

한편 전체적인 여유분에서는 실험복 2와 실험 

복 7이 가장 적당하며, 다음으로는 실험 복 6, 실 

험복 4, 실험복 1, 3, 실험복 5, 실험복 9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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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하였고 가장 부적당한 여유분을 보이는 실험 

복은 8과 10이었다.

외형에 관한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밑위길 

이와 앞 • 뒤 밑너비 연장분은 바지의 전체 외형 

에 중요한 영 향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적 

합한 밑위 길이는 신체 계측치의 밑위 길이 

+lcm이며, 앞• 뒤 밑너비의 연장분은 기존의 

패턴 （실험복 6）의 앞•뒤 밑너비 연장분 

（H /16, H/8-1）의 합보다 1cm가 더해진 실험 

복 1, 2, 4, 7이 더 좋은 외형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관에서는, 실험복 2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외관으로 나타났으나, 영덩이 부위가 뒤 밑 

길이에는 여유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실험복 4, 1, 5, 6의 순서로 전체 외관이 

보통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복 7, 3, 

9, 8, 10의 순으로 외관이 보통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앞밑너비 연장분은 H/16, H/16-1 인 패턴 

이, 뒤밑너비 연장분은 H/8, H /8+1, H/8+2 

인 패턴이 외관상에서는 좋은 패턴으로 나타났으 

며, 실험복 중 가장 여유분량이 많은 실험복 10의 

경우는 전체 여유분과 전체 외관 모두에서 가장 

부적당함을 보였다.

2） 종합적 외관에 대한 검증 결과（표 5）, （그림 

2）

종합적 외관의 경우, 10종류 패턴간에 유의차 

를 보이지 않는다. 평균으로 살펴보면 실험복 2 

와 실험복 4의 점수가 최적 점수인 3에 매우 근사 

한 3.03과 3.04를 나타내어 외관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험복 3, 

실험복 5, 6, 실험복 8, 실험복 1, 실험복 7, 실험 

복 9, 10의 순으로 외관이 좋음을 보였다.

기존 패턴의 실험복 6은 최적 점수 3보다 작은

〈그림 2> 종합적 외관점수

점수로 여유분이 약간 적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합적인 외관에서 좋은 점수는 나타내고 있는 

실험복 2, 4는 기존의 패턴인 실험복 6과 비교해 

볼 때, 밑위 길이의 여유분은 1cm로 같으나 앞 • 

뒤 밑너비 연장분의 합이 1cm가 더 크며, 특히 

뒤 밑너비 연장분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사용된 종합적 외관에 대한 점수는 

문항 1에서 문항 14까지의 전체 평균이므로 여유 

분의 측면이 강조된 통계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의 전체적인 여유분에 관한 문항 14의 결 

과와 유사한 경향 즉 실험복 2가 종합적 외관에서 

가장 적당함을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2. 기능성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표 6）

1） 항목별 기능성에 대한 검사 결과

〈표 6〉는 각 바지 패턴에 대해 착용자 자신이 

느끼는 기능성의 정도를 알기 위해 바지에서 중 

요하고, 문제 발생 빈도가 높은 부위을 중심으로 

하여 기능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 

다. ；

10종류 바지 패 턴간의 기능성에서 유의차가 나

〈표 5> 바지 패 턴간의 종합적 외관 차이

\번지픠E 
新지1

실험복1 실험복2 실험복3 실험복4 실험복5 실험복6 실험복7 실험복8 실험복9 실험 복10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종합적 

외관점수a 2.85 0.41 3.03 0.36 3.09 0.30 3.04 0.86 3.11 0.21 2.89 0.34 3.21 0.93 3.14 0.47 3.21 0.36 3.21 0.32

a: 문항 15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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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은 4, 5, 7, 8로 최대대퇴부위, 허벅지 부 

위, 앞밑위 부위, 뒤밑위부위에 관한 문항이다. 

이로부터 바지패턴간의 밑위길이와 앞 • 뒤 밑너 

비 연장분의 변화는 대퇴부위에서 허벅지부위까 

지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부위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면, 대퇴부위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실험복 1, 3이며, 허벅지부위에 

서는 여유분이 많은 실험복 9가 적합한 점수인 3. 

00이며, 앞 밑위부위는 H/16-1 을 사용한 실험 

복 4, 뒤 밑위부위는 H/8+2를 사용한 실험복 5 

의 기능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적인 편안함의 정도에서는 실험복간에 유의 

차를 보이지 않았다.

2) 동작별 기능성에 대한 검증결과

〈표 7〉과〈그림 3〉은 동작별 기능성에 대한 평 

균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동작별 기능성에 대한 

검증에서도 패턴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동작별 평균을 보면, 직립 자세에서 

는 실험복 1, 2, 5가 최적 점수인 3.00을 나타내어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복 4와 7 

은 약간 조인다는 느낌을, 실험복 3, 6, 8, 9, 10은 

약간 느슨한 느낌을 주고 있다. 보통 보폭으로 걷 

는 동작시에는 실험복 3이 최적 점수인 3.00으로 

가장 편하고, 의자에 앉는 동작에서는 실험복 8, 

9의 점수가 2.9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기능적이

립자내

亠 보행

+ 으J지앉기

〈그림3> 동작별 기능성점수

며, 실험복 10을 제외한 모든 바지 패턴에서 조이 

는 느낌 을 받고 있다.

3) 종합적 기능성 검증 결과

종합적 기능성 점수는 문항 1에서 문항 10까지 

의 전체 평균으로부터 구한 통계치로써, 10종류 

패턴간에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적으로는 

실험복 5가 가장 기능적이며, 다음에는 실험복 3, 

8, 실험복 6, 9, 실험복 7, 실험복 1, 2, 4, 실험복 

10의 순으로 기능적 임을 나타내었다.

4) 종합적 외관과 종합적 기능도

〈그림 5〉는 종합적 외관과 종합적 기능도를 나 

타낸 그림이다. 실험복 5는 외관과 기능도의 점

〈표 7> 동작별 기능성에 대한 유의차 검증결과

바•지패턴 실험복1 실험복2 실험복3 실험복4 실험복5 실험복6 실험복7 실험복8 실험복9 실험복10

동작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1. 직립자세 3.00 0.40 3.00 0.35 3.07 0.59 2.97 0.55 3.00 0.80 3.07 0.61 2,83 0.40 3.43 0.75 3.43 0.81 3.37 1,05

2• 보통 보폭으로 걷기 2.60 0.36 2.80 0.44 3.00 0.46 2.80 0.40 3.20 0.92 2.90 0.36 2.83 0.40 3,20 0.50 3.23 0.65 3.371.05

3. 의자에 앉기 2.57 0,60 2.37 0,50 2.37 0,32 2.40 0.56 2.67 0.90 2.43 0.57 2.55 0.21 2.93 0.75 2.93 0.84 3.13 0.87

〈표 8> 바지패턴간의 종합적 기능성 차이

''、션顷 패턴 실험복1 실험복2 실험복3 실험복4 실험복5 실험복6 실험복7 실험복8 실험복9 실험복10
통계치、、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X S.D

기능도 점수。 2.72 0.45 2.72 0.47 2.81 0.53 2.72 0.51 2.96 0.79 2.80 0.54 2.76 0.34 3.19 0.63 3.20 0.70 3.29 0.87

a: 문항 1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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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종합적 기능성 점수

〈그림 5> 종합적 외관과 종합적 기능도

수가 최적 점수인 3.00에 근접해 있으므로 바람 

직한 패턴으로 생각된다. 실험복 1과 6은 종합적 

인 외관과 기능에 있어서 모두 3.00보다 작은 점 

수로 여유가 적음을 나타내며 실험복 2, 3, 4, 7은 

외관에 대한 점수는 3.00보다 크며, 기능성에 대 

한 점수는 3.00보다 작음을 나타낸다. 실험복 8, 

9, 10은 외관과 기능성에 있어서 모두 3.00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전체적인 여유분이 너무 많은 

것으로 설명된다.

虬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체 적합성이 높은 여성 바 

지 패턴 제작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지에서 가장 문제발생 

빈도가 높은 밑위길이 및 앞 • 뒤 밑너비 연장분 

올 변화시켜 제작한 10종류 바지 패턴에 대한 관 

능검사를 외관과 기능성의 두 측면에서 실시하였 

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

외관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전체문 

항의 평균값에서 볼 때, 실험복 2가 3.03으로써 

최적만족치 3에 가장 근접하므로 바지 패턴제작 

시 밑위길이 여유분은 밑위길이 +1, 앞 밑너비 

연장분은 H /16, 뒤 밑너 비 연장분은 H /8 를 사 

용한 실험복이 외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밑위길이+1, 앞 밑너비 연장분 H/I6-1, 뒤 

밑너비 연장분 H/8+1 를 사용한 실험복 4도 좋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앞 밑너비 연장분의 여유 

분이 큰 H/16+1 를 사용한 실험복 7, 8, 9, 10은 

모두 외관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해 보며, 외관이 좋은 바지 패턴의 여유 

분으로는 밑위길이는 밑위길이+1을, 앞 밑너비 

연장분은 H/16-1 과 H/16, 뒤밑너비 연장분은 

H/8, H/8+1 를 사용한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 

준다.

2. 기능성에 대한 관능검사

기능성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전체 

문항의 평균값에서 보면, 실험복 5가 2.96으로써 

최적 만족치 3과 가장 근접한 차이를 보여 가장 

기능성이 좋은 패턴임을 볼 수 있다. 실험복 5는 

밑위길이+1, 앞 밑너비 연장분은 H/16-1, 뒤 

밑너비 연장분은 H/8+2를 사용한 앞 밑너비의 

연장분은 작게 하고, 뒤 밑너비에 많은 여유분을 

주어 동작시 신장되는 엉덩이 부분의 운동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여유량이 가장 많은 실험복 10은 기능성에서도 

만족도가 가장 좋지 않은 3.29를 나타냈는데, 이 

는 적정 이상의 여유분은 오히려 기능성의 저해 

를 가져옴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상의 관능검사 결과로 외관과 기능성의 두 

상충적인 조건을 비교적 만족시키는 실험복은 2, 

4, 5로써 밑길이의 여유분은 밑위길이+1이 가장 

적절하며, 앞 밑너비 연장분은 H/16-1, 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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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당하며, H/16+1 은 여유량이 너무 많아서 

외관상 좋지 못하였으며, 또한 뒤 밑너비 연장분 

은 H/8, H /8+1, H/8+2 등 여유분이 넉넉할 

때 기능성이 좋았다.

위의 각 바지 패턴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외 

관과 기능성에서의 적합성이 향상된 바지 패턴 

제도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나 20 

대 표준체형에 속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 

구이므로 다른 체형과 연령대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실험복의 소재로 중간 두 

께의 머슬린을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소재에 대 한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앞 

으로도 계속 다른 연령대, 체형, 소재에 따른 바 

지패턴에 관한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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