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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scientific and rational children's clothing sizing system 

by investigating their somatometric characteristics and classifying somatotypes.

The subjects were 269 elementary schoolghis aged from 7 to 8 years old living in Pusan and Kyungsangnam-do. 

Data from each girl comprises 28 anthropometic measurments and 4 photographic measurments, related to the 
lower half of body. To analyze somatotypes of the lower half of bod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discriminant 

an지ysis were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As to the analysis to draw somatometric factors by this age group, five factors which explain 76.85% of the 

wh이e variances were extracted. The first and second factors which explain more than 60% of the whole variances 

represent 'horizontal size' and 'vertical size', which characterize most aspects of the body shape of the subjects.

On the basis of the clu아er analysis, three different lower half of body types were categorized. Type I has 

biggest horizontal size, average vertical size and most protruded belly. Type H has average degree of horizontal 

size, quite big vertical size and most protruded hips. Type K has smallest horizontal and vertical size.

According to the analysis to discriminate somatotypes of the lower half of body of this age group, w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of discriminant function 1 and abdominal circumference of discriminant function 2 have 
coefficient values.

Key words : somatometric jh산이's（체 형구성요 인）, early elementary scho시girls（학령전기여아）, lower body（하반 

신）, disc血inant JimcH아j（판별함수）.

I. 서 론

아동기는 정서 및 신체적으로 상당한 성장과 발 

달을 경험하고 체형의 변화도 그들만의 독특한 형태 

특징을 가지고 발달하며 또래집단과의 많은 접촉으 

로 인체동작에 불편함이 없는 편안하고 활동적인 의 

복을 더욱 요구하게 된다. 특히 아동기의 체형은 연 

령에 따라 그 발달의 단계가 판이하여 의복구성시 

치수변화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 변화에 대한 

연령 증가에 따른 체형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성복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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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제작시 신체부위의 치수를 비례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일률적인 증감을 적용하고 있어 연령 

에 따른 그들만의 독특한 체형 특징은 반영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체형특징을 반영하 

여 체형을 유형화하고 성장단계를 고려한 의류치수 

규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만의 체형 및 신체기능적인 면을 고려 

한 의복설계를 위해서는 아동의 체형을 상반신과 하 

반신으로 구분하여 체형특징을 제시하고 유형화하 

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 체형분 

석 및 의복원형설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7〜8세 여아를 대상으로 직접 • 간접측정 

을 실시하여, 첫째, 하반신 체형구성인자를 추출하여 

체형구성인자 특성을 고찰하고, 둘째, 각 유형의 연 

령별, 지역별 출현율을 파악하고 하반신 체형을 유 

형화하여 정면과 측면 실루엣을 제시와 함께 유형별 

특징을 고찰하며, 셋째, 각 유형간의 차이를 가장 잘 

밝혀주는 체형판별의 대표항목을 추출하여 집단구 

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 학령기 여아의 하 

반신 유형별 체형특징과 체형유형별 치수를 제시하 

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성장단계와 체형특징을 반영 

한 의류치수규격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자 한다.

n.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부산지역 9개 

구와 경남지역 4개 시 및 3개의 군의 초등학교 1 • 2 

학년(7〜8세) 여아를 대상으로 키 • 몸무게 • 가슴둘 

레 등 상호 관계가 크게 나타나는 변수들에 대하여 

각각 주요 부위의 평균±36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 

상치(outlier)를 제외한 269명을 대상을 하였으며 부 

산과 경남지역 여아의 연령별 인원분포는〈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및 연구항목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체형정보를 얻고자 연구 

항목으로 직접 및 간접측정치를 통합하여 분석하였 

다. 직접 측정법으로 공업진흥청의 KS A 7004의 인 

체측정방법에 준하여 R- Martin 인체측정을 실시하 

였고, 간접 측정법으로는 사진측정법을 사용하여 정 

면 및 측면 실루엣을 얻고자 하였다. 측정항목은 높 

이 9개 항목•길이 4항목•두께 3항목•너비 4항 

목 - 둘레 7항목 및 몸무게 등 28개의 직접 측정항목 

과 각도 2항목 및 돌출량 2개 항목의 4개 간접 측정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측정 항목은〈표 2>와 같다.

3. 분석방법

7~8세 여아의 하반신 체형특성과 유형을 분석하 

기 위하여 범용 통계자료용 package인 SAS를 이용 

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신 체형구성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32 

개 항목에 대하여 주성분법에 의한 인자분석을 실시 

하였다. 인자의 수는 Kaiser의 규칙에 따라 고유값 

(eigenvalue)이 1.0이상의 개수로 결정하였으며 추출 

된 인자와 각 변수들의 적재량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Varimax법에 의하여 직교회전하였다.

둘째, 하반신 체형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인자점수 

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2~5개의 임의의 군 

집의 인자점수에 대한 각 군집간의 차이검정 및 각 

군집의 분할표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군집수를 선정 

하였다. 그리고 체형의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기 위 

하여 인자점수 및 각 항목의 평균값에 대한 분산분

〈표 1> 측정대상의 연령별 인원분포

지 역 

연 령

부 산 경 남 합 계

인원수 백분율(%) 인원수 백분율(%) 인원수 백분율(%)

7 세 76 53.1 64 50.7 140 52.1
8 세 67 46.9 62 49.3 129 47.9

합계 143 100 126 100 26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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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

높이 항목
1. 키
5. 희음높이

2. 목뒤높이
6. 장골극높이

3. 허리높이
7. 장딴지높이

4. 배꼽높이
8. 무릎중앙높이 9. 밑위길이

길이 항목 10. 총길이 11. 바지길이 12. 밑위앞뒤길이 13. 엉덩이길이

직접측정 너비 항목 14. 허리너비 15. 엉덩이너비 16. 넓적다리너비 17. 장딴지너비

항 목 두께 항목 18. 허리두께 19. 배두께 20. 엉덩이두께

둘레 항목
21. 허리둘레
25. 장딴지둘레

22. 배둘레
26. 무릎둘레

23. 엉덩이둘레
27. 발목둘레

24. 넓적다리둘레

기 타 28. 몸무게

간접측정

항 목

각도 및

돌출 량
1. 배상부각 2. 엉덩이상부각 3. 배돌출량 4. 엉덩이돌출량

석과 Duncan방법에 의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분 

류된 하반신 체형의 각 유형에 분포하고 있는 학령 

기 여아의 연령별, 지역별 출현율의 유의차를 검정 

하기 위하여『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류된 하반신 각 유형에 분포하고 있는 학 

령기 여아의 체형판별의 대표항목을 추출하기 위하 

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판별변수의 집 

단구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 

준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m. 연구결과 및 고찰

1. 하반신 체형구성인자

체형구성인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반신 관 

련 32항목에 대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 

3>과 같다. 고유값 1.00 이상인 인자는 5개이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6.85%이다.

제 1인자는 둘레 • 너비 • 두께 항목 등 16항목에 

걸쳐 높은 적재량을 보여 하반신의 수평크기를 나타 

내는 인자로 여겨지며 고유값은 16.48이고 전체변량 

에 대한 설명력은 51.50%이다. 이들 항목의 가중치 

는 넓적다리둘레(0.88), 허리둘레(0.88), 엉덩이둘레 

(0.87) 등으로 여혜린(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 

고 체지부의 경우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무릎둘 

러】, 발목둘레의 순으로 골격과 관련 있는 부위의 가 

중치보다 피하지방의 침착이나 근육의 부착과 관련 

있는 부위의 적재량이 높아서 조윤주(1994), 서은정 

(1995), 여혜린(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제 2인자는 하반신 높이 • 길이 등 11개 항목의 적 

재량이 높게 나타나 하반신의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인자로 여겨지며 고유값은 3.80이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1.87%이다. 이 중 배꼽높이(0.92), 회음높 

이(0.91), 허리높이(0.90), 목뒤높이(0.88), 키(0.86) 등 

높이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보여 하반신 수직크기를 

대표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인체의 수직크기와 관 

련된 높이항목을 제 2인자로 포함시킨 서은정(1995), 

윤정혜(1豹8), 여혜린(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제 3인자는 배상부각도 • 배돌출량의 2개 항목으 

로 나타나 배돌출 형태를 나타내는 인자로 여겨지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21%이다.

제 4인자는 엉덩이돌출량 • 엉덩이 상부각도의 2개 

항목으로 나타나 엉덩이돌출 형태를 나타내는 인자 

로 여겨지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90%이다.

제 5인자는 엉덩이길이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 

에 대한 설명력은 3.36%이다.

2. 하반신 체형유형화

하반신 체형을 유형화 하기 위하여 인자 분석에 

서 추출된 5개의 인자점수를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임의의 군집 2〜5개에 대하여 각각의 

인자점수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별 인원수의 분포 및 군집수 간의 차이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군집간의 차이가 뚜렷하여 분류에 

적합한 군집 수를 3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하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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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반신 인자분석 결과

계측 항목 인자 1 인자 2 인자 3 인자 4 인자 5 공통도（『）

넓 적다리 둘 레 amii 031918 -0.02155 0.03134 0.03458 0.886171
허 리 둘 레 0.17677 -0.02269 0.05598 0.06874 0.818416
엉 덩 이 들. 레 OJ7237 035729 0.04433 0.10S87 0.06212 0.906364
배 두 께 OM761 0.09788 0.11166 023821 0.07887 0.803458
목 무 게 OJ44O2 0.44282 0.00404 0.05435 0.10126 0.921690
배 들 래 （違坦3 030834 0.13138 0.10111 0.05094 0.822925
엉 덩 이 ■드 깨 0.27116 0.06299 0.12302 0.12161 0.746488
넓 적다리 너 비 027950 -0.12070 -0.04504 -0.02782 0.754206
장 딴 지 둘 레 033333 -0.06264 -0.02952 -0.02972 0.758159
엉 덩 이 너 비 039664 0.12256 O.O4S71 0.13448 0.826508
장 딴 지 너 비 021865 -0.01436 0.00027 0.02299 0.667662
허 리 ■두 깨 0.05457 -0.03958 0.11493 0.07960 0.641911
허 리 너 비 030904 0.10404 0.14429 0.08790 0.749236
무 _르 둘 레 033667 -0.0H17 0.0K301 -0.14965 0.655895
발 목 둘 레 。오8944 -0.18854 -0.18992 -022101 0.6294S5
밑 위 앞뒤길 이 0.42571 -0.09565 -020032 031694 0.706080

빼 꼽 높 이 Q2336Q 09JS50 0-01<»7 0.01227 -0.01451 0.898685
회 으 높 이 020193 0.91050 0.06665 0.123S3 -0.02323 0^90110
허 리 높 이 028924 UI922 -0.02205 0.06775 0.117X2 0.893337
목 뒤 높 이 035853 017962 0.0441S 0.04195 0.10467 0^16941

키 034356 086197 0.Q3S7S 0.08093 0.13286 0.886727
바 지 길 이 029404 0LM091 -0.08111 -0.00392 022015 0J48645
장 골 극 높 이 025447 tWB 0.00555 0.05732 0.00S54 0.772283
총 길 이 039344 OI945 0.10623 0.14047 0.14674 0.S78836
T3 릎 중앙 높 이 025450 벼朝Z -0.04916 0.02703 -O.1OS23 @734638
장 딴 지 높 이 0.18016 0u610U -0.16445 -0.11942 -034513 0365564
밑 위 길 이 030600 一0긔 130 -031865 0544735

베 상 부 각 도 0.04556 -0.00178 OJ1499 -0.18583 -0.05820 0.7042H
배 돌 출 량 0.06395 0.01124 0X1204 -0.14775 0.(6015 0.686359

엉 덩 O 돌 출 량 022615 0.14771 -026767 이 9"7 0.706210
엉덩이 상부 각도 020110 0.10440 -029125 wm -0.18458 0.644028

엉 덩 이 길 이 0.12848 0.11800 -0.02643 -0.00642 QJB2S5 0.724S07

고 유 값 16.4808 3.79생9 1.9885 12485 1.0741
기 여 율 %) 51.50% 11.87% 621% 3_90% 336%
누 적 기 여 율 （%） 51.50% 6337% 69.59% 73.49% 76.85%

인 자 트_
성 수평크기 수직 크기

배돌출 

형태

엉덩이돌출 

형태
엉덩이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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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반신 체형구성 인자

하반신 고유값 기여율（%） 누적기 여율（%）

인자 1 수평 크기

수직 크기

16.48 51.50 51.50

인자 2 3.80 11.87 63.37

인자 3 배돌출 형태 1.99 6.21 69.59
인자 4 엉덩이돌출형태 1.25 3.90 73.49

인자 5 엉덩이길이 1.07 3.36 76.85

체형구성인자의 각 유형별 차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인자점수에 각 유형별 분산분석과 다중비교（Dwi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5>와 같으며, 

각 유형별 인자점수에 의한 특징을〈그림 1>의 레 

이더 차트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을 평 

균집단과의 모리슨 편차절선을 이용하여〈그림 2> 

에 비교하였으며 각 유형의 연령별 인원분포와 지역 

별 인원분포는〈그림 3 • 4>와 같다.

유형 1은 하반신 수평크기가 가장 크며 수직크기 

는 평균집단과 비슷하며 배돌출량이 가장 많은 체형 

이고 학령전기 여아의 26.79%가 이 유형에 속하고 

연령별로는 7세 여아가 28.57%, 8세 여아가 24.80% 

로, 7세의 분포가 더 많으며 지 역별로는 부산지 역 여 

아가 23.08%, 경남지역 여아가 31.15%로 부산지역 

여아에 비해 경남지역 여아가 배돌출이 더 많은 체

I—♦■■■■유형1 • ■- 유형2—유형이

《그림 1> 하반신 체형의 유형별 레이더 차트

〈丑 5> 하반신 체형의 유형별 인자점수 차이검증

유 형

인 원 （%）

유형 1
71(26.79)

유형 2 
98(36.98)

유형 3 
96(36.23) F-Value

인 자 평 균 평 균 평 균

인 자 1
（수 평 크 기）

0.93259 
A

-0.3666 
B

一 0.3155
B

61.64***

인 자 2
（수 직 크 기）

-0.1924
B

0.44827 
A

-0.3153
B

17.98***

인 자 3
（배 돌 출 형 태）

0.77072 
A

0.02178
B

-0.5055
C

52.85***

인 자 4
（엉덩이돌출형태）

-0.222
B

0.81699 
A

-0.6698
C

96.50***

인 자 5
（엉 덩 이 길 이）

-0.1245 
A

0.15786 
A

-0.0691 
A

2.02

叩<0.05, **P<0.01, ***P<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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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반신 체형의 지역별 인원분포

별로는 부산지역 여아가 26.57%, 경남지역 여아가 

49.18%로 부산지역 여아에 비해 경남지역 여아가 배 

돌출이 더 많은 체형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은 하반신 수평 크기 수직 크기 가 모두 작 

은 왜소한 체형이고 학령전기 여아의 36.23%가 이

면 면

〈그림 2> 하반신 체형의 유형별 모리슨 편차절선

〈그림 3> 하반신 체형의 연령별 인원분포

형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하반신 수평크기는 평균집단과 비슷하 

며 수직 크기는 다소 우위를 나타내며 엉덩이 돌출 

량이 가장 많은 체형이고 학령 전기 여아의 36.98% 

가 이 유형에 속하고 연령별로는 7세 여아가 23.57%, 

8세 여 아가 52.00%로, 8세 의 분포가 더 많으며 지 역 〈그림 5> 하반신 체형의 유형별 실루엣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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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속하고 연령별로는 7세 여아가 47.86%, 8세 

여아가 23.20%로, 7세의 분포가 더 많으며 지 역별로 

는 부산지역 여아가 50.35%, 경남지역 여아가 19. 

67%로 부산지역 여아의 분포가 더 많았다.

하반신 유형별 실루엣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면 

및 측면 실루엣을〈그림 5＞에 나타내었으며, 산업체 

에서 필요한 아동복 치수를 계측항목별로 제시해 주 

기 위해〈표 6＞에 하반신 유형별 계측치를 나타내 

었다.

3. 유형판별을 위한 기준

유형간의 차이를 가장 잘 밝혀주는 판별변수（대

〈표 6＞ 하반신 체형의 유형별 계측치 비교

유 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인자 인 원 (%) 71(26.79) 98(36.98) 96(36.23) F-vaule

측정 항목 평 균 평 균 평 균

넓적다리 둘레 40.74 A 37.75 B 36.86 B 34.21***
허 리 둘 레 56.02 A 52.30 B 51.82 B 35.38***
엉 덩 이 둘 레 68.25 A 64.94 B 63.13 C 38.52***
배 두 께 16.58 A 15.41 B 14.84 C 46.70***
몸 무 게 27.25 A 24.58 B 22.89 c 34.83***
배 둘 레 65.22 A 61.22 B 59.47 c 47.03***
엉덩이두 께 17.28 A 16.03 B 15.50 c 38.46***

이기• 1 넓적다리 너비 10.86 A 10.03 B 10.00 B 18.76***
장딴지 둘레 26.83 A 25.22 B 25.00 B 27.62***
엉덩이 너비 23.78 A 22.56 B 22.01 C 36.14***
장딴지 너비 7.74 A 7.15 B 7.00 B 32.34***
허 리 두 께 14.27 A 13.30 B 13.14 B 23.47***
허 리 너 비 19.18 A 18.09 B 17.33 C 39.44***

무 릎 둘 레 28.36 A 27.00 B 26.06 C 27.05***

발 목 둘 레 18.95 A 17.96 B 18.29 B 14.03***

밑위 앞뒤길 이 52.97 A 51.11 B 51.11 B 10.00***

배 꼽 높 이 71.07 72.26 A 69.38 C 15.15***
희 음 높 이 54.63 55.83 A 52.89 C 23.08***
허 리 높 이 74.02 75.55 A 72.37 C 20.17***
목뒤 높 이 103.24 103.84 A 100.48 B 14.94***

키 123.95 124.80 A 120.73 B 19.20***
인자 2 바 지 길 이 69.41 70.35 A 67.97 B 9.93***

장골 극높이 67.03 67.92 A 64.93 B 16.00***
총 길 이 105.40 105.92 A 101.36 B 25.55녀1*

무릎 중앙 높이 32.84 33.37 A 32.22 B 7.29***

장딴지 높이 24.17 24.31 A 24.14 A 0.19

밑 위 길 이 18.93 18.70 A 19.10 A 1.42

ol -zl q 배상 부각도 10.47 A 5.71 B 4.54 B 35.62***
인，사 J

배 돌출 량 1.23 A 0.69 B 0.48 C 27.80***

엉덩이 돌출 량 3.59 B 4.49 A 3.38 B 33.97***
엉덩이 상부 각도 19.26 B 22.37 A 18.33 B 26.66***

언자 5 엉덩이길 이 13.97 AB 14.16 A 13.81 B 2.49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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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항목)를 찾기 위하여 분류된 하반신 유형을 기준 

으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대표 

항목의 집단구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반신 체형구성인자의 인자점수를 이용하여 군 

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류된 체형집단에 대해 소속 

집단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개체가 주어졌을 

경우 체형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의 고유값 

및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는〈표 7>과 같으며, 인자 

5개에 의한 체형판별 확률은〈표 8>과 같다.〈표 

8>에서 인자 5개에 해당하는 항목 32개에 대해 인체 

측정에 사용되는 시간적 • 경제적 손실과 측정오차 

의 염려로 유형간의 차이를 가장 잘 밝혀주는 판별 

변수를 찾기 위해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분류된 집단의 수가 3개 이 

므로 판별함수는 2개가 도출되었고, 도출된 판별함 

수의 고유값과 상대 백분율, 정준상관계수는〈표 9> 

와 같다. 일반적으로 판별함수의 고유값이 클수록 

좋은 판별함수이므로 고유값 0.75를 가진 판별함수 1 

이 상대백분율 55.27%로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판 

별함수 2가 44.73%의 기여도를 가진다. 단계적 판별 

분석의 결과 선택된 대표항목과 그 항목들의 표준화

〈표 9> 하반신 유형의 판별함수 고유값 및 정준 

상관계수

판별함수 고유값 상대 백분율(%) 정준상관계수

1 0.7474 55.27 0.6539

2 0.6047 4473 0.6138

〈표 10> 하반신 유형 의 판별변수와 표준화된 정 

준판별계 수

판별변수

판별함수
1 2

배 둘 레 0.4187 0.6918
허 리 높 이 -1.3127 -0.3899
밑 위 길 이 0.5574 -0.4547
발 목 둘 레 0.5819 -0.2922
무 릎 둘 레 -0.3623 0.3387
장딴지 둘 레 0.3504 0.2331
배 두 께 -0.5152 0.3410
허 리 둘 레 0.7180 -0.2360
몸 무 게 -0.7312 0.4583
밑위 앞뒤길 이 0.4768 0.0633
엉덩이 길 이 -0.2594 -0.0556

〈표 7> 하반신 유형의 판별인자와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

판별함수

판별인자

1 2

고유값 상대 백분율(%) 고유값 상대백분율(%)

1.54 54.60 1.28 45.50

인자 1 -0.6766 0.9197
인자 2 0.6871 0.1698
인자 3 -0.0820 1.0734
인자 4 1.2332 0.4850
인자 5 0.2503 -0.0177

단위: 명(%)〈표 8> 판별인자에 의한 각 유형의 판별확률

예측유형

실제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합계

유형 1 70(98.59) 0( 0.00) 1( 1.41) 71(100.00)
유형 2 0( 0.00) 97(98.98) 1( 1.02) 98(100.00)
유형 3 4( 4.17) 2( 2.08) 90(93.75) 96(100.00)

적중률 257(96.98) 26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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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표 11＞ 판별변수에 의한 각 유형의 판별확률

측유형
실제유형'*7 유형 1 유형 2 유형 3 합계

유형 1 48(67.61) 12(16.90) 11(15.49) 71(100.00)
유형 2 11(11.22) 79(80.61) 8( 8.16) 98(100.00)

유형 3 11(11.46) 7( 7.29) 78(81.25) 96(100.00)

적중률 205(77.36) 265(100.00)

된 정준판별함수의 계수는〈표 10＞과 같다. 판별함 

수 1에서는 허리높이, 몸무게, 허리둘레에서 계수값 

이 크게 나타나고 판별함수 2에서는 배둘레에서 계 

수값이 큰 값을 나타내어 각 판별함수에 있어서 판 

별력이 높은 항목임을 알 수 있다.

단계적 판별분석에 의해 선택된 11개의 대표항목 

으로 학령전기 하반신 유형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 

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분류표는〈표 

11＞과 같다. 선택된 11개 항목이 가지는 체형 판별 

의 적중률이 유형 1은 67.61%, 유형 2는 80.61%, 유 

형 3은 81.25%로 전체적인 적중률은 77.36%이다. 

이상에서 마틴식 인체측정을 보안해 줄 수 있는 새 

로운 인체 측정방법의 개발로 인체 측정에 소요되는 

손실이 극소화되고 인체 형상의 3차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소비자의 체형판별은 보다 쉽고 정 

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적중률 96.98%에 대해 선택 

된 11개의 대표항목이 가지는 체형판별의 적중률이 

77.36%로 다소 떨어지지만 체형판별을 보다 쉽게 하 

기 위해 판별변수를 사용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지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7〜8세 여아를 대상으로 하반신 관련 28개 직접측정 

항목과4개 간접측정 항목에 대 하여 체 형특성을 고찰 

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 고찰을 통한 하 

의류 치수규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1) 학령전기 여아의 하반신 체형구성인자는 5개 

로 추출되었으며 제 1인자에 하반신 수평크기가 전 

체 변량의 50% 이상을 설명하고 있어 학령전기 여아 

의 하반신 체형은 주로 제 1인자에 의해 설명되어졌 

고, 그 외 하반신의 수직 크기, 배 돌출형태, 엉덩이 

돌출형태, 엉덩이길이 등이 제 2인자에서 5인자에 

걸쳐 나타났다.

2) 학령전기 여아의 하반신 체형은 3개로 구분되 

었으며, 유형 1은 하반신 수평크기가 가장 크며 수직 

크기는 평균집단과 비슷하며 배 돌출량이 가장 많은 

체형이며 연령별로는 7세의 분포가 더 많으며 지역 

별로는 부산지역 여아에 비해 경남지역 여아의 분포 

가 더 많았다.

유형 2는 하반신 수평크기는 평균집단과 비슷하 

며 수직크기는 다소 우위를 나타내며 엉덩이 돌출량 

이 가장 많은 체형이고 연령별로는 8세의 분포가 더 

많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여아에 비해 경남지역 

여아의 분포가 더 많았다.

유형 3은 하반신 수평 크기와 수직 크기가 모두 

작은 왜소한 체형으로 연령별로는 7세의 분포가 더 

많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여아의 분포가 더 많 

았다.

따라서 연령별로는 7세 여아가 8세 여아에 비해 

왜소한 반면 배돌출량이 많아 배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체형이며, 8세 여아는 엉덩이돌출량이 많은 체 

형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여아에 비해 

경남지역 여아가 배돌출과 엉덩이돌출량이 많은 체 

형으로 나타났다.

3) 학령 전기 여아의 하반신 체형판별의 대표항목 

은 판별함수 1에서는 허리높이•몸무게•허리둘레 

어】서, 판별함수 2에서는 배둘레 나타내어 각 판별함 

수에 있어서 판별력이 높은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재학중인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 

고 있으므로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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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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