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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due to increased income levels, lower birthrate, and increased marriage age, 
interest and investment in children has increased, and infant & children’s clothes has 
become more upgraded, differentiated, and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infant & children’s clothes market,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the papers in the 
journals. Used ‘KISS’, ‘DBpia’,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 the search system, and 137 papers were searched for by using key word, ‘infant’s 
clothes’ and ‘children’s clothes’. The year of publication is limited to 2001 to 2017, and 
they are classified into 5-year units and again the papers were classified by year, by 
journal, by field of clothing research (Technical Design & Production, Fashion Marketing, 
Textile System, Fashion Design), and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used as data 
analysis.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infant & children’s clothes increased such as 
39 in 2001∼2005, 43 in 2006∼2010, and 55 in 2011∼2017. The distribution of articles 
by journals has been published mainly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but as the journals were diversified, they were distributed evenly in other 
journals related to the apparel. In the presenta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eld by 
year, from 2001 to 2005, the ratio of apparel design and production was high, but since 
2006, many papers related to fashion marketing and fashion design have been published. 
The research contents of the field of clothing research are as follows: 41 articles in 
design production field, focusing on dimensional system and pattern design, 40 articles in 
fashion design field, focusing on design development and design preferences, 46 articles 
in fashion marketing field, focusing on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management. 
And 10 articles in apparel material system field, focusing on research on cloth science 
materials, but they are less well studied than others, but these studies should be actively 
pursu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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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유·아동복은 1970년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아복이 먼저 시장에 도입되어 
1990년대까지 다양화·세분화·고급화되며 급성
장하였으나 1997년 IMF 위기로 인해 많은 브
랜드가 정리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 저 출산
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패션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주정아 외, 2013).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3만명을 넘었던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명, 2002년에는 49만명으로 줄고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백명으로 전년
대비 4만8천5백명(11.9%) 감소했다. 혼인 건
수도 전년 동월대비 2.1%로 낮아졌다(통계청, 

2018). 

  저 출산으로 인해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생
겨난 ‘에잇포켓(eight pockets)’ 현상과 더불어 
구매자들의 소득 증대나 주부의 사회진출, 여
가생활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에 따라 고급화, 

차별화, 다양화되고 있다. ‘에잇포켓’ 현상이란 
저 출산으로 인해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로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부모 외에 조부모, 외조부모
와 이모나 고모까지 포함시킨 것을 말하며 자
녀에 대한 투자 심리의 증가로 유·아동복 구매
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에 맞춰 업계에서는 유·아동복 시장에 적극
적으로 나서는 추세이며 기성제품을 본 뜬 키
즈 제품을 출시하여 성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미니미 라인(Mini me line)’을 강화하거나 유
아가 선호하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출시하고 있
다(헤럴드경제, 2018). 

  유아복은 유아의 신체적 발달이나 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운동발달의 특성을 알고 신체에 적
합한 여유분을 주어 활동하기 편하고 스스로 입
고 벗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에게 있어 의복
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정신적인 성장
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도록 의복의 형태, 소재, 치수 맞음새가 
요구된다(오순, 노은호, 2012). 또한,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으로 급성장하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아동에게 
의복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그가 속한 집단에 일치하기를 원하

고, 입고 벗기 편안하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선
호하며 질기고 튼튼한 옷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인자 외, 2009). 따라서 유·아동의 신체적 
변화와 운동발달 특성, 심리적 발달 등을 고려
하여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
고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을 정확하
게 파악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이 높은 의복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아 및 아동의 신체적 변화와 정서
적·심미적 발달을 고려한 유·아동복은 패션성
과 기능성, 위생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소비 측면에서 실구매자와 착용자가 이원화되
어 있어 성인복 연구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김
희숙, 1994). 그러나 더욱 다양화되고 고급화
되어가는 유·아동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계에 발표된 유·아동복의 연
구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의류학에서 유아와 아동을 구분하는 연령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
동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연령대별로 신생아(0

∼1세), 베이비(1∼3세), 토들러(3∼7세), 아동(7

∼13세)으로 구분한 김양원(2005)의 연구를 토
대로 하여 유·아동의 연령 범위를 0세∼13세로 
하였다. 

 연도별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도의 분
류는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분류하여 2001∼
2005년, 2006∼2010년, 2011∼2017년으로 분류하
였다. 2016과 2017년에는 발표 논문 수가 적어 
2011년 이후에 포함시켰다. 

2. 유·아동복 논문의 의류학 연구분야의 분류

  의류학의 연구 분야별 분류는 유·아동복 관
련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한국의류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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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패션마케팅, 의류설계생산, 의류소재시스
템, 패션디자인, 한국·아시아복식)를 참고로 하
였다. 유·아동복 관련 논문 중 한국 전통 복식인 
한복에 관한 논문 2편은 연구 내용이 디자인 분
야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패션디자인에 포함하
였다. 따라서 연구 분야를 패션마케팅, 의류설
계생산, 의류소재시스템, 패션디자인의 4개 분
야로 분류하여 각 연구 분야별 연구주제의 발표 
현황을 살펴보았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연구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
내 학술지에 발표된 유·아동복 관련 논문을 
‘KISS’, ‘DBpia’, ‘과학기술학회마을’에서 ‘유아
복’과 ‘아동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총  

137편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도별, 

학회지별, 의류학 연구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
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회지에 따른 연도 및 연구 분야별 분포

  유·아동복 관련 논문이 발표된 학회지는 한
국의류학회지 외 26개의 학회지에 총 137편이 
발표되었고 학회지의 발표 연도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2001∼2005년 39편, 2006∼2010

년 43편, 2011∼2017년에 55편으로 유·아동
복 관련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주로 생활
과학이나 의상 분야의 학회지에 발표되었고 그 
외 디자인이나 미술분야, 경영학, 경제학, 사회
과학, 공학계열, 복합학 분야의 학회지에 발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과학이나 의상 분
야 외의 학회지를 기타 학회지로 분류하였다. 

기타 학회지는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산
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보육학회지, 소비자학
연구, 소비문화연구, 디자인지식저널, 한국실과
교육학회지, 한국색채학회논문집, 경영교육연
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한국디자인포
럼, 감성과학, 조형미디어학의 13개의 학회지
로 조사되었다. 의류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
서 연구되고 있어 인문사회과학, 조형예술, 자
연과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한 지혜경과 이수진
(2017)의 연구처럼 유·아동복과 관련된 논문
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표 1> 유·아동복 관련 논문의 학회지에 따른 연도별 분포

년도
학회지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대한가정학회지  4(2.9)  5(3.6)  9(6.6)

복식  2(1.5)  3(2.2)  7(5.1) 12(8.8)

복식문화연구  7(5.1)  5(3.6)  6(4.4)  18(13.1)

패션과 니트  2(1.5)  2(1.5)  4(2.9)

패션비즈니스  4(2.9)  1(0.7)  2(1.5)  7(5.1)

한국생활과학회지  3(2.2)  5(3.6)  1(0.7)  9(6.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7)  1(0.7)  5(3.6)  7(5.1)

한국의류학회지  12(8.8) 13(9.5) 11(8.0)  36(26.3)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1.5)  1(0.7)  3(2.2)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3(2.2)  7(5.1) 10(7.3)

한국패션뷰티학회지  1(0.7)  1(0.7)

한복문화  1(0.7)  1(0.7)  2(1.5)

기타  2(1.5)  5(3.6) 12(8.8)  19(13.9)

계(%) 39(28.5) 43(31.4) 55(40.1) 1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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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연구 분야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2001∼2005년에는 의류설계
생산,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순으로 높게 나
타났지만, 2006년 이후에는 패션마케팅, 패션
디자인, 의류설계생산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 본 지혜경
과 이수진(2017)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는 의류설계생산 분야의 연구가 높
게 진행되었지만 2006년 이후에는 패션디자인
과 패션마케팅의 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의

있다. 

  의류학 연구 분야별 학회지 발표 현황은 <표 2>

와 같다. 연구 분야별 발표된 논문은 패션마케팅 
분야 46편, 의류설계생산 분야 41편, 패션디자인 
분야 40편, 의류소재시스템 분야에는 10편으로 나
타났으며 자연과학 계열의 학회지인 한국의류학회

지에서는 4개의 분야별 연구가 타 학회지보다 많
이 발표되었다. 사회과학이나 복합학, 공학, 예술
체육학과 관련된 기타 학회지에 의류설계생산 분
야나 패션디자인, 패션 마케팅 분야의 논문이 발
표되었으나 의류소재시스템 분야는 기타 학회지에
는 발표된 논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동복관련 논문의 학회지에 따른 연구 분야별 분포

연구 분야
학회지

의류
설계생산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의류소재
시스템

계(%)

대한가정학회지  4(2.9)  2(1.5)  2(1.5) 1(0.7)  9(6.5)

복식  5(3.6)  5(3.6)  2(1.5) 12(8.8)

복식문화연구  3(2.2)  3(2.2) 10(7.3) 1(0.7)  18(13.1)

패션과 니트  1(0.7)  4(2.9)  4(3.0)

패션비즈니스  4(2.9)  2(1.5) 1(0.7)  7(5.1)

한국생활과학회지  4(2.9)  2(1.5)  3(2.2)  9(6.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9)  3(2.2)  7(5.0)

한국의류학회지  11(8.0)  7(5.1) 13(9.5) 5(3.6) 36(26.3)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1.5) 1(0.7)  3(2.2)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1.5)  4(2.9)  3(2.2) 1(0.7) 10(7.3)

한국패션뷰티학회지  1(0.7)  1(0.7)

한복문화  2(1.5)  2(1.4)

기타  3(2.2)  6(4.4)  10(7.3)  19(13.9)

계(%) 41(29.9) 40(29.2) 46(33.6) 10(7.3) 137(100)

  의류설계생산 분야는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순
으로 높게 발표되었고, 패션디자인 분야는 한국의
류학회지, 복식, 기타 학회지 순으로 발표되었고 
기타 학회지에 발표된 비율도 증가하였다. 패션마

케팅 분야는 한국의류학회지, 복식문화연구, 기타 
학회지에 주로 발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소
재시스템 분야는 한국의류학회지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3> 유·아동복관련 논문의 연구 분야에 따른 연도별 분포

년도
연구 분야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의류설계생산 18(13.2) 10(7.3) 13(9.4)  41(30.0)

패션디자인 7(5.1)  14(10.2)  19(13.9)  40(29.2)

패션마케팅 9(6.6)  16(11.7)  21(15.3)  46(33.6)

의류소재시스템 5(3.6)  3(2.2) 2(1.5) 10(7.3)

계 39(28.5)  43(31.4)  55(40.1) 1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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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재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2001∼2005년 이후 
최근으로 갈수록 논문 편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동복에 사용되는 소재가 성인 의류에 
사용되는 소재에 비해 제한적인 이유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각 연구 분야별 현황

1) 의류설계생산 분야

  유아동복 관련 의류설계생산 분야의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총 41편으로 2001∼2005년에 18

편, 2006∼2010년에 10편, 2011∼2017년에 13편이 
발표되었으며 학회지에 따른 연도별 발표 현황은 
<표 4>와 같다.

  2001∼2005년에는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
회지, 패션비즈니스, 2006∼2010년에는 한국의류
학회지, 복식, 한국생활과학회지 순으로 높게 나
타났고, 2011년 이후 13편의 논문은 대한가정학회
지학회지, 복식, 한국생활과학회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11년 이후 13편의 논문은 대한가정학
회지와 한국생활과학회지를 제외한 7개 이상의 
다양한 학회지에 발표되었다. 

<표 4> 유·아동복관련 논문 의류설계생산 분야 학회지에 따른 연도별 분포

년도
학회지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대한가정학회지  3(7.3) 1(2.4) 4(9.7)

복식  1(2.4) 2(4.9) 2(4.9)  5(12.2)

복식문화연구  2(4.9) 1(2.4) 3(7.3)

패션과 니트  1(2.4) 1(2.4)

패션비즈니스  3(7.3) 1(2.4) 4(9.8)

한국생활과학회지  2(4.9) 2(4.9) 4(9.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4) 1(2.4) 2(4.9) 4(9.8)

한국의류학회지   6(14.6) 3(7.3) 2(4.9) 11(26.8)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4) 1(2.4) 2(4.8)

기타 3(7.3) 3(7.3)

계(%) 18(43.9) 10(24.4) 13(31.7) 41(100)

<표 5> 의류설계생산분야의 학회지에 따른 연구주제별 분포

연구주제
학회지

패턴설계 체형 치수 착의평가 기타 계(%)

대한가정학회지 1(2.4) 1(2.4) 2(4.9) 4(9.7)

복식 1(2.4) 3(7.3) 1(2.4)  5(12.2)

복식문화연구 1(2.4) 1(2.4) 1(2.4) 3(7.3)

패션과 니트 1(2.4) 1(2.4)

패션비즈니스 1(2.4) 2(4.9) 1(2.4) 4(9.8)

한국생활과학회지 2(4.9) 2(4.9) 4(9.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4) 2(4.9) 1(2.4) 4(9.8)

한국의류학회지 3(7.3)  5(12.2) 1(2.4) 2(4.9)  11(26.8)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4) 1(2.4) 2(4.8)

기타 1(2.4) 2(4.9) 3(7.3)

계(%) 8(19.5) 6(14.6) 18(43.9) 1(2.4) 8(19.5) 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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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설계생산 분야의 연구주제의 분류는 김선영
(2016)과 이정순 외(2001)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
구에서는 패턴설계, 체형, 치수체계, 착의평가, 기
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학회지에 따른 연구 
주제별 논문의 분포<표 5>는 치수 관련 논문이 18

편(43%)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주제에 따른 발표 학회지로 패턴 설
계에서는 한국의류학회지, 체형연구는 한국생활과
학회지, 치수는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착의평가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류학회
지에서만 발표되었고, 기타 연구는 한국생활과학
회지, 한국의류학회지에 주로 발표되었다. 패턴 설
계의 세부 연구 내용은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CAD 시스템이나 3D 프로그램을 활용에 관한 연

구로 분류하였고 체형에 관한 연구는 체형분석 및 
체형분류, 치수설정을 위한 체형연구와 인체 계측
치 분석, 인상형성, 인대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분
류하였다.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치수체
계 비교, 업체 치수실태 조사, 치수시스템 개발 및 
치수 인지도와 치수 적합성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
였고, 착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착의량과 여유량
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기타 연구에서 다뤄
진 연구로는 운동복과 섬유를 소재로 하여 제작하
는 신발이나 모자에 관한 논문으로 유·아동의 발
이나 머리 형태 및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로 나타
났다. 연구 주제에 따른 발표 연도별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의류설계생산분야 연구주제에 따른 발표 연도별 현황

년도
연구주제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패턴설계 3(7.3)  3(7.3) 2(4.9)  8(19.5)

체형  5(12.2) 1(2.4)  6(14.6)

치수  8(19.5)  4(9.8)  6(14.6) 18(43.9)

착의평가 1(2.4) 1(2.4)

기타 2(4.9)  3(7.3) 3(7.3)  8(19.5)

계(%) 18(43.9) 10(24.4) 13(31.7) 41(100)

<표 7> 유아동복 관련 논문의 패션디자인분야 학회지에 따른 연도별 분포

년도
학회지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대한가정학회지 1(2.5) 1(2.5) 2(5.0)

복식 1(2.5)  4(10.0)  5(12.5)

복식문화연구 1(2.5) 2(5.0) 1(2.5)  4(10.0)

패션과 니트 2(5.0) 1(2.5) 3(7.5)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1(2.5) 2(5.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7.5) 3(7.5)

한국의류학회지 2(5.0)  5(12.5)  7(17.5)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5) 1(2.5) 2(5.0)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5) 3(7.5)  4(10.0)

한복문화 1(2.5) 1(2.5) 2(5.0)

기타 2(5.0)  4(10.0)  6(15.0)

계(%) 7(17.5) 14(35) 19(47.5)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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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에 관한 논문은 전 연도별로 높게 나타났
고, 체형에 관한 논문은 2001∼2005년에 5편의 논
문 발표 이후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아동의 체형에 관한 논문이 감소 경향
을 보이는 이유는 사이즈코리아의 7차 인체치수조
사(2015)가 16∼69세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최근의 
유·아동의 신체계측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연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는 패턴 제작과 업체 패턴 제작 실태에 관한 
연구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한 국내 의류 치수 
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안 개정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패턴설계에 관한 연구의 경우 꾸준히 연구 논문
이 발표되고 있지만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착
의나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레이딩에 관한 연
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면 미흡하게 

나타나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착의를 통하여 
체형 특성에 맞는 원형을 설계하고 의복의 착의적
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패션디자인분야

  패션디자인 분야에 발표된 논문은 총 40편으로 
2001∼2005년 7편, 2006∼2010년 14편, 2011이후
에는 19편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요구나 선호도
를 파악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
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관련 논문의 발표 편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연구가 학회지에 발표된 연도별 변화는 
<표 7>과 같다. 

<표 8> 패션디자인분야 학회지에 따른 연구주제별 분포

연구주제
학회지

디자인개발 디자인 
선호도

동서양의
아동복식변천

계(%)
디자인개발 디자인요소 리폼

대한가정학회지 1(2.5)  1(2.5) 2(5.0)

복식 3(7.5) 1(2.5)  1(2.5)  5(12.5)

복식문화연구 1(2.5) 1(2.5)  2(5.0)  4(10.0)

패션과 니트 1(2.5) 1(2.5)  1(2.5) 3(7.5)

한국생활과학회지 2(5.0) 2(5.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5) 2(5.0) 3(7.5)

한국의류학회지 3(7.5) 2(5.0)  2(5.0)  7(17.5)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5) 1(2.5) 2(5.0)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5.0) 1(2.5) 1(2.5)  4(10.0)

한복문화 1(2.5) 1(2.5) 2(5.0)

기타  4(10.0) 1(2.5)  1(2.5)  6(15.0)

계(%) 15(37.5) 10(25.0) 2(5.0) 5(12.5)  8(20.0) 40(100)

<표 9> 패션디자인분야의 연구주제의 발표 연도별 현황

년도
연구주제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디자인개발

디자인개발 1(2.5) 3(7.5)  11(27.5)

27(67.5)
디자인요소 1(2.5)  5(12.5)   4(10.0)

리폼  2(5.0)

계 2(5.0)  8(20.0) 17(42.5)

디자인 선호도 2(5.0) 1(2.5) 2(5.0) 5(12.5)

동서양의 아동복식변천 3(7.5)  5(12.5) 8(20.0)

계(%) 7(17.5) 14(35) 19(47.5)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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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0년까지 한국의류학회지에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던 것이 2011년 이후에는 복식, 한국의류
산업학회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외 의류학 관
련 학회지에 고르게 발표되었고 기타 학회지에서
도 유·아동복 관련 발표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연구주제는 최해주(2012)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학회지에 따른 연구주제별 
분포는  <표 8>과 같다. 연구주제는 디자인 개발, 

디자인 선호도, 아동복식의 변천으로 분류하였다.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요소, 리폼
으로 세부 연구를 분류하여 체형이나 아이템에 따
른 디자인 개발과 문화상품 개발, 컬렉션 분석을 
연구한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의 요소인 색채, 소
재, 문양, 형태(디테일)에 관한 연구를 ‘디자인 요
소’와 ‘리폼’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주
제별 논문의 발표 현황은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
구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서양의 아동
복식 변천 20%, 디자인 선호도 12.5% 순으로 나타
났다. 디자인 개발 관련 논문은 의류학 관련 학회
지와 기타 학회지에는 발표되고 있었지만 대한가
정학회지와 한국생활과학회지에는 발표되지 않았
다. 이것은 가정학 분야의 한 분야에서 속해 있던 
의류학이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주제에 따른 연도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동서양의 아동 복식의 변천에 관

한 연구는 2011년 이후 발표 논문이 없었고 디자
인 개발이나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논문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류 문화에 관한 관
심이 고조되면서 유·아동복에서도 한국적 이미지
나 소재를 대상으로 캐릭터화하여 의복에 접목시
킨 문화상품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또 
2011년 이후 길이와 너비의 성장이 빠른 유·아동
들의 성장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재 표현 기
법을 활용하여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의 품이나 길
이를 늘여서 의복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리폼에 관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유·아동의 선호 색채나 
문양 등의 디자인 요소나 선호도에 관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
다.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유·아동이 정확한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구매자인 유·아동의 
부모나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법이 사
용되고 있었다. 유·아동복의 경우 구매 결정자가 
주로 양육자이기 때문에 양육자와 착용자 간의 차
이를 보이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착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을 
개발하거나 실제 착용하는 유·아동과 부모가 함
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선호도는 마케팅 분야와 연관성이 
높아 선호도 조사 연구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
도록 의류학 연구 분야 내에서 상호 연계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패션마케팅 분야의 학회지에 따른 발표 연도별 분포

년도
학회지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대한가정학회지  2(4.3) 2(4.3)

복식  1(2.2)   1(2.2) 2(4.3)

복식문화연구  3(6.5)  3(6.5)   4(8.7) 10(21.7)

패션비즈니스  1(2.2)  1(2.2) 2(4.3)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2(4.3) 3(6.5)

한국의류학회지  1(2.2)  4(8.7)   8(17.4) 13(28.6)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3(6.5) 3(6.5)

한국패션뷰티학회지  1(2.2) 1(2.2)

기타  2(4.3)  3(6.5) 5(10.9) 10(21.6)

계(%) 9(19.6) 16(34.8) 21(45.6) 4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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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마케팅 분야

  유혜경과 이승희(2004)는 1990년대 이후에 
패션마케팅에 관한 논문들이 괄목한 만한 증가
를 보인 이유로는 시대적으로 1990년대 전면적
인 유통개방과 더불어 국내 패션 산업이 제조업 
중심산업에서 상품 기획 및 광고, 유통에 이르
는 다차원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환하였으
며, 이로 인해 의류학 관련 학자들의 관심과 연
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고 하였다. 의류 및 패션 관련 학문에서 패션
마케팅 분야는 패션기업이 시장에서 생존과 성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를 만
족시키는 제품, 서비스, 가격, 유통, 촉진, 유통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패션산업
이 발전할수록 패션시장에서의 패션마케팅의 
역할은 더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지혜경, 이

수진, 2017).

  유·아동복과 관련된 패션마케팅 분야의 논문은 
2001∼2005년 9편, 2006∼2010년 16편, 2011∼
2017년 21편으로 총 46편이 발표되고 있었고 학회
지에 따른 발표 연도별 분포는 <표 10>과 같이 나
타났다. 2001∼2005년에는 복식문화연구, 2006년 
이후에는 한국의류학회지에서 높게 발표되었고 
2001년 이후에는 의류학 관련 학회지 외에도 기타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 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주제는 한국의류학회
지, 대한가정학회지, 복식지를 중심으로 학회지
의 마케팅 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유혜경과 
이승희(200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패션마케
팅 환경과 패션마케팅 관리, 특수마케팅으로 분
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연구주제별 내용

<표 11> 패션마케팅 분야 학회지에 따른 연구주제별 분포

연구주제
학회지

마케팅환경 마케팅관리 특수마케팅 계(%)

대한가정학회지  1(2.2) 1(2.2) 2(4.3)

복식  2(4.3) 2(4.3)

복식문화연구   5(10.9) 2(4.3) 3(6.5) 10(21.7)

패션비즈니스  2(4.3) 2(4.3)

한국생활과학회지  3(6.5) 3(6.5)

한국의류학회지   7(15.2)  5(10.8) 1(2.2) 13(28.6)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4.3) 1(2.2) 3(6.5)

한국패션뷰티학회지  1(2.2) 1(2.2)

기타  2(4.3)  8(17.4) 10(21.7)

계(%) 25(54.3) 17(37) 4(8.7) 46(100)

<표 12> 패션마케팅 분야 연구주제에 따른 발표 연도별 분포

년도
연구주제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마케팅 
환경

포지셔닝 1(2.2) 2(4.3)

25(54.3)소비자구매행동 3(6.5)  9(19.6) 10(21.7)

계 4(8.7)  9(19.6) 12(26.1)

마케팅 
관리

제품 1(2.2) 4(8.7)  5(10.9)

17(37)
유통 2(4.3)

촉진 1(2.2) 2(4.3) 2(4.3)

계 4(8.7) 6(13)  7(15.2)

특수마케팅 1(2.2) 1(2.2) 2(4.3)  4(8.7)

계(%) 9(19.6) 16(34.8) 21(45.6) 4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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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패션마케팅 환경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중
심으로 포지셔닝, 소비자 구매결정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하였고, 패션마케팅 관리에는 마케팅 
4P’s를 중심으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으로 분
류하였는데 유아동복 관련 논문에서 가격에 관
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특수 마케팅에는 
기능성 소재나 친환경 소재에 관한 마케팅에 관
한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패션
마케팅 환경에 대한 연구는 54.3%, 패션마케팅 
관리 37%, 특수 마케팅 8.7%로 나타났고, 학회
지에 발표된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주제별 현
황은 <표 11>과 같다. 

  마케팅 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의류학 관련 학
회지와 기타 학회지에 고르게 발표되었고 마케
팅 관리 연구는 한국의류학회지와 기타 학회지
에 발표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수 마케팅
에 관한 연구는 복식문화연구와 한국의류학회
지에만 발표되고 있었다.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주제별 세부 연구내
용과 연도별 발표 현황은 <표 12>와 같다. 

  마케팅 환경에 관한 25편의 논문은 브랜드의 
다양화와 세분화에 따른 브랜드의 포지셔닝 관
련 연구(3편)와 유·아동복에 대한 실구매자의 
쇼핑 성향이나 라이프 스타일, 소비 가치 등을 
분석한 유아복의 소비자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22편)로 이루어졌다. 

  마케팅 관리에 관한 17편의 논문은 제품 10

편, 유통 2편, 촉진 5편으로 나타났고 유통에 
관한 연구는 2006년 이후에는 발표된 논문이 
없지만 유·아동복에서도 글로벌 SPA브랜드와
의 경쟁과 국내 SPA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한 효
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
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마케팅의 연구 내용은 기능성 소재나 친
환경 소재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 섬유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실구매자인 보호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전략에 
사용하고 시장 세분화를 위한 친환경 유아복에 
대한 인식이나 구매행동을 파악한 연구로 이루
어 졌다. 최근 환경오염이나 환경 호르몬, 식습
관의 변화로 인해 아토피나 알레르기 같은 질환
과 저 출산과 소득 증대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
인 면에서 아동복의 고급화되고 있다. 특히 피
부가 약한 유아에게 친환경 소재에 대한 인식과 
땀이나 냄새를 잘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기능성
이 요구되어지고 있어 섬유업체 측에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성 소재의 개
발과 함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매출을 상승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의류소재시스템 분야 

  학회지에 발표된 의류소재시스템 관련 논문
은 2001∼2005년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6∼2010년 3편, 2011∼2017년 2편이 발표
되어 최근으로 갈수록 발표 논문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의류소재시스템 분야의 연구주제는 소재와 
피복과학으로 분류하였고 소재에 관한 연구(4

편)는 소재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개발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피복과학 관련 연구(6

편)는 소재 개발이나 안전성과 유해성에 관한 
연구로 실험이나 문헌 조사 방법으로 연구되었
다 <표 13>.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8)에 따르면 2017

년 6월 기준 봉제의류의 해외투자는 전년 수준
을 이어가고 있으며, 봉제보다는 섬유소재의 해
외진출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거
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은 흡습성, 통
기성,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유아복 시장
에서 친환경 섬유에 대한 관심과 기능성 섬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능성 섬유는 천

<표 13> 의류소재시스템 분야 연구주제의 연도별 발표 현황

년도
연구주제

2001∼2005 2006∼2010 2011∼2017 계(%)

소재 3(30.0)  1(10.0) 4(40.0)

피복과학 2(20.0)  2(20.0) 2(20.0) 6(60.0)

계(%) 5(50.0)  3(30.0) 2(20.0) 10(100)



최근 유아동복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185

- 185 -

연 섬유의 장점을 특성에 섬유의 강도를 유지하
면서 항균, 자외선 차단, 생분해성, 아토피 피부
염 개선 등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홍경희와 
이윤정, 2005). 박성진 외 (2015)는 연구에서 
의류학 소재 대학에서 고가의 실험 시설 구축 
미비로 인한 섬유소재의 인체 생리 관련 실험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섬유소재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자녀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고급화, 차별화, 

다양화 되어가는 유·아동복 시장변화에 따른 학
계의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유·아동복 관
련 논문을 연구 조사하였다. 유·아동복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학회지는 한국의류학회지 외 26개
의 학회지에서 총 137편의 논문이 조사되었고 이
를 5년 단위로 분류하고 한국의류학회지의 연구 
분야의 분류를 참조하여 패션마케팅, 의류설계생
산, 의류소재시스템, 패션디자인 분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연도별로 발표 현황과 학회지의 분포 현
황을 살펴본 결과 2001∼2005년에 39편, 2006∼
2010년에 43편, 2011∼2017년에는 55편으로 유·

아동복 관련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학회지
별로는 한국의류학회지에 가장 높게 발표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속하는 학회
지에 발표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의류학 연구 분야별 논문 발표 현황으로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46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의류설계생산 분야에는 41편, 패션디
자인 분야에는 40편, 의류소재시스템 분야에는 10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셋째, 연도별 연구 분야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2001∼2005년에는 의류설계생산 분야의 논
문의 발표 빈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패션마케
팅과 패션디자인 분야의 논문의 발표 빈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의류소재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2001∼2005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마케팅과 패션
디자인 분야의 논문 편수의 증가는 패션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바뀌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패션 산
업이 내수 시장만이 아닌 국제화 되어 가면서 
패션마케팅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는 이유로 사료된다.

  넷째, 각 연구 분야별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의
류설계생산 분야에 발표된 논문은 41편으로 2001

∼2005년 18편, 2006∼2010년 10편, 2011∼2017년
에 13편이 발표되었다. 연구주제는 패턴 설계, 치
수, 체형, 착의평가, 기타로 분류하여 치수 18편
(43%), 패턴 설계가 8편(19.5%), 기타 8편(19.5%), 

체형 6편(14.6%), 착의평가 1편(2.4%)의 논문이 발
표되었다. 최근 국제 표준화를 위한 치수 정립을 
위한 치수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치수 표
준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체형 연구를 위해서 
유·아동의 정확한 실측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또
한 CAD나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가 미비하
여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연구는 2001∼2005년 7편, 

2006∼2010년 14편, 2011이후에는 19편으로 조사
되었다. 패션 디자인 분야의 연구주제는 디자인개
발, 디자인 선호도, 동서양 아동복식변천으로 분류
하였다. 연구 주제별로는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
구가 67.5%로 가장 높았고, 동서양의 아동복식 변
천 20%, 디자인 선호도 12.5%로 나타났다. 디자인 
개발 관련 논문은 2001년 이후 발표 논문수가 증
가하였고, 동서양의 아동 복식의 변천은 2010년 
이후 발표 논문이 없었다. 최근 패션에서 3D 프린
터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이 발표되고 있어 유·

아동복에서도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
인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패션마케팅 분야의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수는 
2001∼2005년 9편, 2006∼2010년 16편, 2011∼
2017년 21편이 발표되어 총 46편으로 나타났다. 

패션마케팅 분야의 논문은 의류학 관련 학회지 외
에도 다른 학문 분야의 학회지에 발표되는 편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주제는 패션마케팅 환경과 
패션마케팅 관리, 특수마케팅으로 분류하여 각 주
제별로는 패션마케팅 환경에 대한 연구는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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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마케팅 관리 37%, 특수 마케팅 8.7%로 나타났
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에잇포켓’ 현상으로 인
하여 구매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소비자 행동에 관
한 연구와 유·아동복에 있어서 SPA브랜드 활성화
를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회지에 발표된 의류소재시스템 관련 논문은 
2001∼2005년에 5편의 논문이 발표된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에는 발표된 논문이 없었다. 

의류소재시스템 분야의 연구주제는 소재(40%)와 
피복과학(60%)으로 분류하였고 소재 개발이나 안
전성과 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
학의 실험 시설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개
발된 섬유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
록 판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디자인 분야
와 패턴설계 분야 및 마케팅 분야와 협력하여야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동복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패션디자인 분야와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의류설계생산 분야에서는 
기초 연구 자료가 되는 유·아동 체형에 대한 최
근 자료가 없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미
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류소재시스템 분야
의 연구도 성인 의복 소재에 비하여 소재가 제한
적인 이유로 관련 연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의복 
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논문 검색 시스템 ‘KISS’, ‘DBpia’, ‘과
학기술학회마을’의 3개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
하였기 때문에 다른 검색 사이트에 등록된  논문
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제한점이 있고, 각 연
구 분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각 연구 분야의 전
문가와 관점이 다를 수 있으나 유·아동복과 관련
된 의류학 전 연구 분야에 대한 동향을 살펴본 것
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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