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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몸과 의상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만든

다. 패션 이미지에서 몸의 움직임과 의상은 매우 중요

한 시각적 구성요소로, 이러한 요소들은 패션 사진이

나 런웨이 쇼 등 패션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매체

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영상 기반의 이미지는 소비

자들에게 움직이는 패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패션문

화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동적이고 생생한 패션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Seixas, 2017). 패션 브랜드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동영상 중심의 디지털 패션 콘텐츠를 

제작하여 생동감 있는 패션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움직이는 디지털 패션 콘텐츠를 브랜드와 고객 간 중

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몸의 움직임과 의상이 만드는 조형성과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계에 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영상 기반의 디지털 패션 콘텐츠가 주목받는 이

유는 이미지에 움직임이 더해졌을 때 더욱 생생한 자

극을 소비자에게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패

션 동영상 콘텐츠는 스틸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션 이미지를 경험하게 하여 이전의 사진이

미지와는 다른 조형 미학을 보여준다(Seixas, 2017; 

Yun & Ko, 2021). 특히, 움직이는 패션 이미지에서는 

몸의 움직임과 의상이 상호작용하여 만드는 새로운 

움직임, 형태,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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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Robinson, 2019; Sampson, 2018), 신체 지각

(Bugg, 2009; Larsen, 2016; Fensham, 2015; Pantouva-

ki, 2013), 가상 의상(Adikari et al., 2020; Hu et al., 

2019), 무용의상(Bågander, 2017, 2020; Dean, 2012, 

2014, 2016; Fensham, 2015; Pantouvaki, 2013)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의상을 착용

하는 사람의 신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

찰자의 관점에서 몸의 움직임과 의상이 만드는 시각

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관찰자 입

장에서 몸의 움직임과 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 

움직임, 의상이 상호 연결된 조형적 구조로 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관찰자가 몸의 움직임과 의상

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것이다. 

또한, 몸의 움직임과 의상이 관찰자에게 미치는 시각

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몸의 움직임과 의상을 

관찰하기 위한 체계와 시각적인 분석 도구가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관찰자를 위해 몸의 움직임과 의상

의 관찰항목을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라반(Laban)의 움직임 분석이론을 중심으로 몸의 

움직임 관찰에 필요한 움직임 분석 방법을 고찰하였

고, 의상과 공간의 관찰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

로 들롱(Delong)의 인체-의복 구조의 지각체계를 살

펴보았다. 라반의 움직임 분석이론(Laban Movement 

Analysis; LMA)은 움직임 분석체계로, 라반의 공간 조

화이론(Space Harmony)과 에포트-쉐이프(Effort-Shape)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LMA는 무용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개방

형 형식의 분석 방법론으로서(Schwartz, 1995),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

하는 데에 적합하다. 또한 들롱의 ABC 지각체계는 몸

과 의상 형태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제시하

고 있어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체계 구축에 적용

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판단된다.

 

1. 라반의 움직임 분석이론

LMA는 몸(Body), 에포트(Effort), 쉐이프(Shape), 공

간(Space)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각각은 움직임

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식별 가능한 

정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움직임의 관찰과 분석에 적

합하다(Groff, 1995; Sandoval, 1985).

LMA에서는 몸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움직임의 

특징을 탐색하며(Prinsloo et al., 2019), 관찰자의 시각

과 관점에 따라 몸의 구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 할 

수 있다(Bartenieff, 1980). 일반적으로, 몸은 상반부로

서 탐색과 몸짓을 담당하는 부분, 몸통으로서 체중의 

중심과 운동의 핵심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앞면과 

뒷면 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으

로 구성된다(Levy & Duke, 2003). LMA에서는 몸 각 

부위의 기본동작을 열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이들 동

작은 뛰기(Jump), 정지하기(Stillness), 수축하기(Con-

tract), 늘리기(Extend), 접기(Fold), 펴기(Unfold), 모으

기(Gather), 흩뿌리기(Scatter), 무게 이동하기(Weight 

Shift), 지지하기(Support), 회전하기(Turn), 이동하기

(Locomote)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에포트는 움직임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움직임의 

동적이고 질적인 변수로 정의되며(Daly, 1988), 움직

임의 느낌, 질감, 톤 또는 색상과 같은 역동성을 나타낸

다. 에포트는 움직이는 사람의 내적 태도, 내부 의도, 

그리고 에너지를 발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Alaoui et al., 2012).

쉐이프(Shape)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몸이 가지

는 형태 변화에 관한 것으로, 움직임과 공간의 관계 또

는 움직임의 구조를 의미한다(Bernardet et al., 2019).

쉐이프는 인간이 공간상에서 그리는 몸의 형태, 선

적, 면적, 그리고 입체적인 움직임의 형태로, 몸의 형

태나 움직임이 공간상에서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Groff, 1995). LMA에서 쉐이프는 

움직임의 구조와 형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

된다. 쉐이프의 변화와 다양성을 관찰하고 분석함으

로써 움직임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몸의 움직임

이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

식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간은 생성된 움직임의 패턴, 방향, 경로, 위치를 

나타낸다(Prinsloo et al., 2019). 라반은 공간을 개인공

간과 역동 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개인공간 

또는 키네스피어(Kinesphere)는 몸을 중심으로 한 지

점에 서서 팔과 다리를 가장 멀리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공간으로, 개인의 물리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으

며, 개인의 행동과 움직임에 따라 변할 수 있다(Block, 

1998). 역동 공간은 개인공간과 달리 움직임과 에너지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체계 연구

– 533 –

에 의해 발산되는 역동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

의 내적 상태에 따라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개

인이 움직이고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역동 공간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역동 공간과 상

호작용할 때 발생한다.  몸은 척추를 중심으로 회전하

고 팔다리와 함께 작동하여 몸통의 움직임을 통해 중

심을 기준으로 무한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Bar-

tenieff, 1980). 라반은 움직임의 방향을 높음(High), 중

간(Middle), 낮음(Low)의 높낮이로 분류하고, 각 높이

에 따라 수직(Vertical), 수평(Horizontal), 시상(Sagittal), 

대각선(Diagonal)의 네 가지 축을 따라 방향을 설정하

였다(Block, 1998). 이는 정육면체를 구성하는 각 꼭짓

점을 시각화한 27개의 방향과 3개의 높낮이로 나타난

다. 이는 움직임의 다양성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기술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움직임의 공간적 특성과 방향성

을 분석하고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2. 들롱의 인체-의복 구조의 지각체계

들롱은 의상과 몸이 형성하는 구조(Apparel-Body- 

Construct: ABC)의 지각체계에 관한 이론적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ABC 지각체계의 목표는 객관적인 관찰

자의 시각으로 생각하며, 의상을 입고 있는 몸의 형태

를 인식하고 지각과정을 전개하는 것이다. 들롱은 또

한 몸의 움직임에 주목하였는데, 몸의 움직임은 새로

운 시각적 효과를 형성하고 관찰자에게 시각적 다양

성을 제공하여 감상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주요한 특

성이라 하였다. 이는 의상과 몸의 움직임이 상호작용

하여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창조적인 표현

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 형태(visual form)는 관찰자가 직접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선, 형, 색채, 재질 등 형태를 

이루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시각 형태의 요소들은 관

찰자의 주의와 관심을 끌고 ABC 지각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부분을 명확히 지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

는 특징적인 선, 형, 재질, 색채 등이 발견되는 데 이를 

시각적 결정인자(visual definer)라 한다. 이러한 결정

인자들은 관찰자의 시선을 끌고, 특정한 부분을 강조

하거나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관찰자가 몸-의상-공

간의 관계와 몸과 의상의 특성을 결정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들롱이 언급한 것처럼, 관찰자가 ABC를 총체적으

로 관찰할 때 공간과 인접 주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은 중요하다. 들롱이 제시한 다섯 개의 단어 쌍은 ABC 

관찰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우선성을 파악하고 묘사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폐쇄형-개방형(Close or Open)

은 ABC와 주위 공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 관계는 주로 의상과 몸의 실

루엣을 통해 관찰된다. 폐쇄형은 의상과 몸의 실루엣

이 주위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뚜렷하게 보인다. 반

대로 개방형에서는 의상과 몸의 실루엣이 주위 공간

과 상호작용하며, 분리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보인다. 전체형-부분형(Whole or Part)은 ABC 관

찰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전체형은 ABC의 전체적인 형태

와 구성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경우이며, 부분형은 

ABC의 일부분이 먼저 눈에 띄는 경우이다. 공간 분리

형-공간 통합형 (Planer separation or Integration)은 관

찰자가 ABC의 공간적인 특징을 지각하는 방식에 초

점을 둔 것으로, 관찰자가 ABC의 가장자리와 표면을 

통해 공간을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이다. 공간 분

리형은 관찰자가 가장자리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표면

이 흩어져 분리된 형태에 주로 집중하여 인식한다. 반

면에 공간 통합형은 관찰자가 ABC의 가장자리가 불

분명하거나 표면이 꽉 차서 상호연관된 형태들에 주로 

집중하여 인식한다. 평면형-입체형(Flat or Rounded)

은 ABC의 형태가 관찰자에게 평면적으로 인식되는

지, 아니면 입체적으로 인식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는 ABC의 표면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평면

형은 관찰자가 ABC를 주로 2차원적인 평면으로 인식

하는 경우, 반면에 입체형은 관찰자가 ABC를 3차원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명료형-불명료형

(Determinate or Indeterminate)은 ABC의 표면과 관찰

자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찰자가 느끼는 

ABC의 표면과의 거리감을 의미한다. 이때 표면은 관

찰자가 느끼는 거리감과 시각적 명확성 모두 포함한

다. 명료형은 날카롭고 규칙적이고 깨끗하게 처리된 

표면을, 불명료형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방식이 덜 

명료한 것을 묘사한다.

 

III. 연구문제및연구방법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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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지각요인을 바

탕으로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항

목을 도출한다. 

연구문제 2.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항목을 실

증적으로 고찰하고 몸의 움직임과 의

상의 관찰체계를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체현연구를 기반으로 실험연구를 설

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체현연구는 문헌 연

구와 설문조사를 포함한다. 체현(體現, Embodied)은 

사상, 관념 등의 정신적인 요소를 구체적인 형태나 행

동으로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개념으로(National Insti-

tute of Korean Language, n.d.), 체현연구는 주로 사람

의 몸과 그 몸의 활동,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다. 체현 

연구에서는 사람의 몸이 어떤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

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이는 신체적

인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신체적 행동의 다양성

과 창의성을 탐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몸-

움직임-의상을 움직이는 조형의 구조로 인지하고 의

상을 착용한 움직이는 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리

고 몸의 움직임과 의상에 관한 관찰자의 경험이 연구

에 활용되므로 체현연구를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스파츠 벤(Spatz Ben)은 체현연구의 기본조건에 따

라 체현연구의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Spatz, 2017). 이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

며,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라 연구를 설계하

였다(Fig. 1). 그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그에 따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첫 단계인 Framing 

your project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

과 의상의 지각원리와 요인을 바탕으로 몸의 움직임

과 의상 관찰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Working with people, space, and time에서는 체현연구

의 필수 요소인 사람, 공간, 시간 요소를 적용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몸-움직임-의상이 

움직이는 조형 구조로 인식되는 영상 형태의 자극물

을 개발하고 몸, 움직임, 의상의 시각적 경험을 수집하

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과정을 자료화 문서화하는 

단계로, 의상과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자료로 기록하였다.

무용의상은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형태를 조화롭

게 결합하여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된

다. 이에 몸의 움직임이 극대화하여 나타나는 무용동

작과 무용의상을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극물 제작과 설문조사를 수행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극물 제작 단계에서 자유로

운 몸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전문 무용인 1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은 

들롱의 ABC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는 의류학과 대학

원생과 졸업생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9

월 06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다. 라반의 움직임 이론을 

기반으로 신체 움직임을 관찰 실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선행 연구(Bernardet et al., 2019)의 참여자 수

는 18인이며 신체의 움직임과 의상의 상호관계에 관

한 질적연구(Bugg, 2009; Robinson, 2019) 참여자 수는 

3~5인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 참여자를 11명으로 설

정하였다. 자극물 제작과 설문조사는 IRB 심의 승인

(IRB No. 2108/002-003)을 받은 후 윤리규정을 준수하

여 실행되었다.

자극물은 총 6개의 짧은 영상의 형태로 각 영상은 

9-10초 내외의 길이이다. 여섯 개의 영상에서 무용수

Fig. 1. Research process for observation system of body movement and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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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용한 의상은 같은 디자인이지만, 세 가지 동작과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각 영상에 차별을 두었다. 소

재의 물성은 의상 공간, 실루엣, 신체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 결과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이에 적절한 소재의 선정을 위해 물성이 

다른 소재 5가지 소재 크레이프 더 신(Crepe de Chine), 

쉬폰(Chiffon), 더블새틴(Double Satin), 타프타(Taffe-

ta), 오간자(Organza)에서 의상공간과 실루엣에서 가

장 큰 차이를 보이는 소재 16 mm 크레이프 드 신과 더

블새틴을 의상 제작을 위한 소재로 선택하였다. 16 mm 

크레이프 드 신은 얇고 부드러우며 드레이프성이 잘 

표현되는 소재로 표면에는 광택이 없고 더블새틴보다 

거친 표면 질감을 갖는다. 더블새틴은 두껍고, 뻣뻣하

여 드레이프성이 없으며 표면에 광택이 있고 부드러

운 표면 질감이 있다. 동작은 예비 촬영을 통해 무용수

가 각 의상을 착용하고 의상을 탐색하는 자유로운 움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움직임에 고유의 코딩번호로 

자료화하여 총 24개의 동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

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 의상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동작의 크기와 역동성 등에서 차별성을 

갖는 움직임 3가지를 최종적으로 추출하고 움직임 1, 

2, 3으로 지정하여 재촬영을 하였다. 완성된 자극물 

A1은 가장 복잡하고 역동적인 움직임 1에 크레이프 

드 신 소재 A로 제작된 의상, B1은 동작 1에 더블새틴 

소재 B, 자극물 A2는 세 가지 자극물에서 중간 정도의 

역동성을 가지는 움직임 2에 A 소재로 제작된 의상, 

B2는 움직임 2에 소재 B, 자극물 A3는 가장 단순한 움

직임인 3과 소재 A로 제작된 의상, B3는 움직임 3에 소

재 B로 제작된 의상으로 움직임 3가지에 다른 물성으

로 제작된 의상 2가지를 착용하여 소재에 따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완성된 영상의 이미

지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은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

찰 구성 항목을 따라 움직이는 몸, 움직이는 의상, 몸과 

의상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공간인 네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다(Table 2). 움직이는 몸, 몸과 의

상의 움직임에 관한 설문지 문항은 라반의 LMA 중 몸, 

쉐이프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움직이는 의

상에 관한 문항은 들롱의 시각적 결정인자와 무용의

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들롱

의 �The Way We Look�의 예제에 있는 문항을 참고하

여 완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관찰항목이 관찰되는 

위치와 부위, 관찰되는 순서, 의상의 변화, 공간 유형

에 관한 것으로 설문지 문항은 의미 서술형, 선다형으

로 구성하였다. 신체 부위 방향에 관한 문항은 방향이 

표기된 정육면체 모형을 제시하였고, 모형에 선과 화

stimulant Visual Image

A1 

Fabric A

Movement 1

B1 

Fabric B

Movement 1

A2 

Fabric A

Movement 2

B2 

Fabric B

Movement 2

A3

Fabric A

Movement 3

B3 

Fabric B

Movement 3

Table 1. Visual image of stimulant



한국의류학회지 Vol. 47 No. 3, 2023

– 536 –

살표와 같은 그림으로 방향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몸

의 움직임과 의상의 공간 유형에서는 제시된 두 쌍의 

공간에 관한 답변에서 답변자가 선택한 단어를 분석

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같이 문항은 글과 그림으로 답

변할 수 있고, 관찰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하

지 않는 열린 구성을 취한다. 이에 서술형 답변은 문항

과 참여자에 따라 답변하는 형식이 단어, 문구, 문장, 그

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림 형식의 답변은 

글로 변환하였다. 설문내용은 아래 <Table 2>와 같다. 

관찰항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내용분

석을 수행하여 관찰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설문 답

변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내용분석은 방법론적 측

면에서 크게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으로 분

류된다(Berelson, 1952; Kim & Yoon, 2009). 양적 내용

분석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분석하

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며, 어휘의 빈도수, 출현 빈도, 

통계량 등을 분석하여 주제나 패턴을 도출해낸다(Lee 

et al., 2018). 이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량화하

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질적 연구에서 내용분

석 방법은 주로 텍스트나 멀티미디어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 

방법은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의미를 확인하

며, 주제나 패턴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확인

classification question content

moving body

1.Which part of the body is moving? If multiple moving body parts are observed, please write the moving parts 

in the order of observation. (e.g. head, torso, legs, arms, wrists, shoulders, left pelvis, both wrists)

2. Please describe the movements of the body parts observed above by referring to the basic movements of 

the 12 bodies presented below.

Jump, Stillness, Contract, Extend, Fold, Unfold, Gather, Scatter, Weight Shift, Support, Turn, Locomote

3. Please mark the moving body part or the direction of the overall movement 

with lines and arrows on the division model.

moving clothing

1. Please write down the position (whole or partial) and changes of observed lines in the order of observation.

2. Write down the location (whole or partial) and change of the form observed in the order of observation.

3. Write down the location (whole or partial) of the change on the surface of the material in the order of 

observation.

movement of the 

body and clothing

1. Describe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movement of the body and clothing.

2. Please describe the change in direction of the ‘movement of the body and clothes’ according to the position 

and order of the movement.

3. Please describe or draw the changes in the form of ‘movements of the body and clothes’ that you 

observed earlier.

If several forms are observed, please describe or draw them in the order of observation. (including 

shape and volume)

body movements 

and clothing

space type

1. Select the five spatial types to be observed.

 Personal - Dynamic 

 Closed - Opened

 Determinated  - Indeterminated

 Layer Separated Cloth - One Layered Cloth

 Apparel body priority - Body apparel priority

Table 2. Surveyed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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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석에 집중한다(Kim, 2017). 본 연구에서는 답

변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관찰항목별로 내용의 

일관성이 있는 문항은 관찰항목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항목

대상의 움직임 지각은 시간 및 공간 흐름 구조에 의해

서 결정되며 형태의 변화로 나타난다(Zack & Tversky, 

2001). 의상을 착용한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은 몸과 의

상의 형태 변화와 공간 이동을 끌어내며, 이를 통해서 

몸과 의상의 움직임 지각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움

직임과 의상의 지각원리를‘형태 변화 지각’과 ‘공간

과의 상호작용 지각’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지각요인

에 따라 관찰항목을 도출하였다. 

 

1) 형태 변화 지각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형태 변화는 움직이는 몸, 움

직이는 의상, 몸과 의상의 움직임으로 구분하여 관찰

한다. 움직이는 몸은, 형태 변화와 공간의 이동을 수반

하는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의 몸이다. 움직이는 

의상은, 움직이는 몸에 의해 생성되는 의상의 움직임

이다. 그리고 움직이는 몸과 움직이는 의상의 상호관

계로 몸과 의상의 움직임이 생성된다.

LMA가 적용된 선행연구(Gross et al., 2010; Kang, 

2004; Kim, 2013; Seo, 2019)에서 세부 관찰항목으로 

몸의 부위, 동작,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무용의 

신체 동작을 관찰·분석하기 위해 라반의 열두 가지 기

본동작을 적용하였다. 라반의 열두 가지 기본동작은 

무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몸의 움직임을 분석하

는데 적용되어 왔으며, 본 연구의 몸의 움직임은 신체

의 물리적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활용

하기에 적합하다 판단된다. 이에 라반의 열두 가지 기

본동작인 뛰기, 정지하기, 수축하기, 늘리기, 접기, 펴

기, 모으기, 흩뿌리기, 무게 이동하기, 지지하기, 회전

하기, 이동하기를 몸의 움직임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무용의상과 관련한 선행연구(Schlaich & DuPont, 

1988; Jung, 2013; Kim, 1993; Kim, 1994; Kim, 2003; 

Kim, 2004; Kim, 2008; Kim, 2015; Potter, 1990; Tri-

mingham & Barbieri, 2016; Yun, 2002)에서 무용의상

의 시각화를 구성하기 위한 요인으로 선, 형, 재질, 의

상공간을 추출하였다. 이들은 움직임과 결합한 의상

의 시각적 효과에 관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반 의

상디자인 요소와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움직이는 

의상의 관찰항목으로 적합하다.

라반의 흔적 형태(Trace Form)는 공간상에 그려지

는 조형적 형태로, 조형의 기본 요소와 같이 몸이 그리

는 점, 선, 면, 입체로 나타난다(Ma, 2020). 몸의 움직임

과 의상의 움직임은 흔적 형태와 같이 의상을 착용한 

몸의 움직임이 공간상에 그리는 형태와 이것을 만들

어가는 행위로 관찰한다. 몸의 움직임 형태 변화를 설

명하는 LMA의 쉐이프를 관찰항목에 적용하여 몸과 

의상의 움직임 세부 관찰항목으로 움직임 크기변화, 

움직임 방향변화, 움직임 형태변화를 도출하였다. 움

직임 크기변화는 신체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펼쳐진, 

열린, 밖으로, 멀리와 같이 커지는 움직임과 접힌, 닫

힌, 안으로, 가까이와 같이 작아지는 움직임으로 표현

된다. 그리고 방향변화는 직선적, 곡선적과 같이 경로

를 비롯하여 앞, 뒤, 옆, 좌, 우, 위, 아래 방향으로 표현

된다. 그리고 형태 변화는 몸이 공간의 특정한 지점들

에서 그려지는 형태로, 변화하는 모양을 중심으로 관

찰한다. 형태 변화는 몸과 공간 사용의 범위를 넓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공간을 사용하며 다양하고 입

체감 있는 움직임으로 관찰된다.

 
2) 공간과의 상호작용 지각

들롱은 ABC 공간을 관찰하기 위해서 ABC와 ABC

가 인접한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 몸과 의

상, 그리고 이들의 배경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점유하는 공간’, ‘몸과 의상 사이의 공간’, ‘관찰자

와의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점유하는 공간’은 몸과 

의상이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으로, 몸과 의상의 

360도 모든 면이 지각되는 확장된 공간이다.

‘몸과 의상 사이의 공간’은 선행연구에서 의상공간

(Formative Costume Space)(Jung, 2013), In-Between 

(Bågander, 2017), 시각 공간(Delong, 1987)으로 설명

하고 있다. 이는 의상을 걸친 몸의 표면과 의상의 내부 

사이의 공간이다. 의상에서 공간적 긴장감과 거리감

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조형성을 만들고 의

상의 물질성과 인간의 신체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패션의 새로운 몸 이미지를 생성한다.

‘관찰자와의 공간’은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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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찰자는 자신과 움직이는 몸과 의상 사이의 관계

를 설정하여 대상의 위치, 방향, 거리를 평가한다. 그

리고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하면서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근 감각적(kinaesthetic)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세 가지 공간 분류에 들롱이 제시한 ABC의 공간을 

관찰하는 방법인 다섯 개의 단어 쌍과 라반의 LMA 공

간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공간(Personal Space)-역동 

공간(Dynamic Space), 개방형 공간(Opened Space)-폐

쇄형 공간(Closed Space), 명료형 공간(Determinated 

Space)- 불명료형 공간(Indeterminated Space), 분리형 

의상 공간(Layer Separated Cloth Space)- 통합형 의상 

공간(One Layered Cloth Space), 의복 우선형 공간(Ap-

parel-body priority Space)-신체 우선형 공간(Body-ap-

parel priority Space)을 도출하여 몸의 움직임과 의상

의 공간 유형 관찰항목에 포함하였다.

 

2.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항목에 대한 실증

적 고찰

1) 움직이는 몸 

움직이는 몸 관찰항목을 고찰한 결과 첫째, 움직이

는 신체 부위에 관한 빈도는 소재와 동작의 구분 없이 

모든 자극물에서 ‘팔’ 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

체 부위 ‘팔’은 팔뚝, 손목, 손, 손가락 등의 신체 부위

를 포함한다. 둘째, 움직이는 몸의 동작에 관한 고찰 결

과 동작 1, 2, 3 모두 확장의 동작으로 관찰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답한 확장 동작은 늘리기, 

흩뿌리기, 펴기, 올리기, 벌리기, 뻗기로 나타났다. 이

들 중 올리기, 벌리기, 뻗기는 라반의 12가지 동작에 포

함되지 않는 동작이다. 셋째, 방향은 정육면체 모형에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이 답변지에 표

기한 방향의 그림만으로는 신체 어느 부위의 방향인

지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향과 관련

된 모형을 제시하는 경우 <Fig. 2>와 같이 정육면체 모

형에 인체의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여, 관찰자가 관찰

하는 대상의 방향을 모형의 비율에 맞추어 표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2) 움직이는 의상

움직이는 의상의 관찰항목의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의 변화가 관찰되는 위치는 소매 75개, 

스커트 59개, 전체 실루엣 14개, 목 8개, 형의 변화가 관

찰되는 위치는 소매 67개, 스커트 42개, 전체 19개의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선과 형의 변화가 소매와 스커

트에서 주로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움직임 범위

가 큰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관찰자의 이목을 끌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선의 변화에 대한 답변의 내용분석에서 선의 

변화는 실루엣, 움직이는 선, 의상 내부의 선으로 관찰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루엣과 관련한 어휘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실루엣은 전체 실루엣, 의상 실루

엣, 신체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루엣은 대상의 

전체적인 외곽선을 의미하며, 의상 실루엣은 ‘팔 아래

의 소매 둘레 선’, ‘치마 밑단의 반원 모양의 선’과 같은 

의상 부분의 외곽선이다. 그리고 신체 실루엣은 팔위

의 실루엣’, ‘긴 다리선’과 같은 신체의 외곽선으로 신

체 실루엣은 소재가 얇고 드레이퍼리 한 의상에서 주

로 관찰되었다. 움직이는 선은 공간에 그려졌다 사라

지는 선의 흔적과 자취이다. 이는 ‘오른쪽 위로 움직이

는 선’, ‘위·아래로 움직이는 선’ 등으로 서술되며 의상 

부분의 실루엣 다음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움직이는 

의상 내부에서 관찰된 선은 목둘레선과 같은 몸과 옷

의 경계선 그리고 소재의 표면에서 발행하는‘구김 선, 

주름 선, 드레이프 선’과‘허리띠의 선’과 같은 봉제선 

등으로 몸과 의상의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선이다. 이

는 의상의 고정된 선 또한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

에서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형의 변화에서 형태는‘부채꼴, 사다리꼴’과 

같은 단순한 도형, ‘옷감이 여러 겹 겹친 형태, 구름 같

은’ 등과 같은 비정형의 복잡한 도형, 또는‘반원, 원

형’과 같은 평면의 도형과‘원뿔, 원통형’과 같은 입

체형으로 나타났다. 넷째. 형의 변화는 형이 발생하

Fig. 2. Directional model of body movement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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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를 함께 설명하고 있었는데 형의 변화를 만

드는 근원은 실루엣과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실루엣에 관한 어휘의 빈도가 높아 실루

엣이 형의 변화 관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재가 신체에 밀착되는 경우와 몸의 노출

로 몸의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몸의 실루엣에 의한 형

이 관찰된다. 형의 변화를 생성하는 근원인 움직임은

‘한쪽 다리 뻗을 때 생기는 반원, 펼치면서 생기는 부

채꼴’ 등 신체 동작에 의한 움직임과‘회오리 모양에

서 반달 모양으로 변화’,‘오므려져 있다가 부채처럼 

펼쳐짐’과 같은 의상의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움직임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찰자는 표면의 변화를 관찰할 때 재질감, 

배치, 명암, 신체 동작을 주의 깊게 보았고 신체 동작을 

표면의 변화를 만드는 근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면에서의 변화는 촉감, 무게감, 두께. 광택, 비침 등 소

재의 재질감 또는 소재의 드레이프성, 주름, 원단의 층

과 같은 배치로 관찰되었다. 그리고‘흔들거리는 가벼

움’, ‘펴지는 주름’,‘무겁게 따라가는’과 같이 움직임

에 관한 설명은 움직임이 표면의 변화를 만드는 근원

임을 설명한다. 이같이 선의 변화, 형의 변화, 표면에

서의 변화에 관한 관찰 문항에서는 답변의 빈도수와 

내용에서 일관성 있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몸과 의상의 움직임

몸과 의상의 움직임 관찰항목인 크기의 변화, 방향

의 변화, 형태의 변화를 고찰 한 결과 모든 관찰항목에

서 일관성이 부재하였다. 관련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찾을 수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몸과 의상의 움직임에

서 위치-방향, 형태-크기를 몸의 움직임과 함께 설명하

였다. 움직임의 위치와 방향 관찰에서는 전체 움직임

의 진행 순서가 영향을 주었고, 형태와 크기는 몸과 의

상의 움직임과 관찰자의 경험에 의한 연상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몸과 의상의 움직임 관찰항목을 움직임

의 위치와 방향, 움직임의 형태와 크기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답변의 빈도는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있는

‘소매, 치마’와 관련한 의상 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왔

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전체 실루엣, 신체 전체’와 같

은 실루엣에 관한 답변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몸과 의

상의 움직임 관찰에는 팔, 다리와 같이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신체 부위뿐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 또한 

주요하게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공간유형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다섯 개의 유형에서는, 각 유

형을 이루는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 중 답변의 빈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이때 각 

유형의 상반되는 단어의 빈도가 같게 나온 것은 중간

space type stimulant result stimulant result

Personal

-Dynamic 

A1 Dynamic B1 median

A2 Dynamic B2 median

A3 Personal B3 Personal

Opened

-Closed

A1 Opened B1 median

A2 Opened B2 Closed

A3 Closed B3 Closed

Determinate

-Indeterminate

A1 Indeterminate B1 Determinate

A2 Indeterminate B2 Determinate

A3 Determinate B3 Determinate

Layer Separated Cloth

-One Layered Cloth

A1 median B1 median

A2 One Layered Cloth B2 median

A3 median B3 median

 Apparel-body priority

-Body-apparel priority

A1 Apparel-body priority B1 Apparel-body priority

A2 Apparel-body priority B2 Apparel-body priority

A3 Apparel-body priority B3 Apparel-body priority

Table 3. Result on space type of body movement and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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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median)으로 표기하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인공간-역동공간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자극물 

A1, A2는 역동 공간으로 자극물 A3은 개인공간, 자극

물 B1, B2는 중간값, B3은 개인공간으로 나타났다. 소

재가 가볍고 드레이퍼리한 의상의 경우 동작이 역동

적이고 입체적이면 역동 공간으로, 동작이 단순하고 

평면적이면 개인공간으로 관찰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소재가 무겁고 빳빳한 경우 동작이 단순하고 평

면적이면 개인공간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지만, 동

작이 역동적이고 입체적이면 소재가 관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다.

개방형 공간-폐쇄형 공간의 분석 결과는 자극물 

A1, A2는 개방형 공간, A3은 폐쇄형 공간, 자극물 B1

은 중간값, B2와 B3은 폐쇄형 공간으로 나타났다. 소

재가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유연하고 동작이 입체적

인 경우는 개방형 공간으로, 동작이 단순하고 평면적

인 경우는 개인에 따라서 관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

다. 소재가 무겁고 뻣뻣한 경우 역동적인 움직임과 평

면적 움직임 모두 폐쇄형 공간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다.

명료형 공간-불명료형 공간의 분석에서 자극물 A1, 

A2는 불명료형 공간으로, A3은 명료형 공간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자극물 B1, B2는 모두 명료형 공간으로 

나타났다. 소재가 가볍고 드레이퍼리 하면서 동작이 

역동적이면 불명료형 공간으로 관찰되고, 동작이 단

순하고 평면적이면 명료형 공간으로 관찰된다. 하지

만 명료형 공간과 불명료형 공간은 동작보다 소재가 

관찰에 더 영향을 주는데, 소재가 무겁고 뻣뻣한 경우

는 대부분의 동작에서 명료형 공간으로 관찰되는 경

향이 있었다.

통합형 의상 공간- 분리형 의상 공간에서 자극물 

A1, A2를 제외하고 모두 중간값으로 나타났으며, 의

복 우선형 공간-신체 우선형 공간은 소재와 동작에 관

계없이 모두 의상 우선형 공간으로 나타났다. 소재와 

동작에 관계없이 모든 자극물의 답변이 같은 경우 제

시한 쌍의 단어가 관찰항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자

극물 설정이 잘못되어 관찰과 식별이 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므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움직이는 

몸과 의상의 공간 유형을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공간

은 점유하는 공간,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공간, 관찰자

와의 공간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몸의 움직

임과 의상 공간 유형은 <Table 4>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체현연구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수행

하여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항목을 도출하여 실

증적 고찰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지각원리와 관련된 요인

Space Type Definitions and Concepts

Space occupied

Personal 

 Space that can be reached by extending the extremities of the body

 The space within the range where the arms and legs can reach the farthest in a 

three-dimensional space centered on the body

Dynamic 

 A space that contains the energy and dynamism created by movement

 There is no limit to space, and it can be extended beyond personal space to spaces that 

the body cannot reach

Space to interact 

with the outside

Open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 space from the outside because the boundaries of the 

moving clothes are unclear or flui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space of moving clothes is active

Close

 The boundary between the outer space and the space of the moving clothes is clear, 

so the separation between the moving clothes and the space is clea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oving clothes and the space is not active

Space with the 

Observer

Determinate 
 Observed flat due to clear outlines and clean surfaces

 Feeling close to the observer

Indeterminate  

 Unclear outlines and the multiplicity of space on the surface of the clothes make it 

obscure

 Feeling distant from the observer

Table 4. Space type of body movements and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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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태 변화 지각’과‘공간과의 상호작용 지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형태 변

화를 지각하는 요인은 몸의 움직임, 움직이는 의상, 몸

과 의상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몸, 의상, 공간과의 상

호작용은 움직이는 몸과 의상이 점유하는 공간, 외부

와 상호작용하는 공간, 관찰자와의 공간을 관찰함으

로써 지각할 수 있다. 

둘째,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각 항목의 관찰에서 나

타나는 일정한 패턴과 특성 에 따라 따른 세부 관찰항

목을 도출하였다.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항목은 

크게 움직이는 몸, 움직이는 의상, 몸과 의상의 움직

임,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움직

이는 몸의 세부 관찰항목은 움직이는 신체의 부위, 신

체의 동작, 움직이는 방향이며 움직이는 의상의 세부 

관찰항목은 선의 변화, 형의 변화, 표면의 변화이다. 

그리고 몸과 의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세부 항목은 

움직임의 위치와 방향, 형태와 크기이다. 몸의 움직임

과 의상의 공간은 점유하는 공간, 외부와 상호작용하

는 공간, 관찰자와의 공간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공간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반되는 형용사 쌍을 제시

하였다. 점유하는 공간은 개인공간과 역동공간, 외부

와 상호작용하는 공간은 개방형 공간 폐쇄형 공간, 관

찰자와의 공간은 명료한 공간과 불명료한 공간으로 

관찰한다. 의상 내부의 공간인 분리형 의상공간- 통합

형 우선공간과 몸과 의상 사이의 공간인 의복 우선형 

공간-신체 우선형 공간은 문항의 타당성이 고찰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몸의 움직임과 의상 관찰항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혔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움직이는 신체 

부위 관찰에는 시각효과가 뚜렷한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고, 신체의 동작을 관찰에는 의상의 형태 변화가 

영향을 준다. 몸과 의상의 움직임과 소재의 물성은 의

상의 선, 형, 표면의 변화 관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

고 몸과 의상의 움직임은 의상 선의 변화 관찰에, 몸의 

실루엣과 의상의 실루엣은 의상 형태의 변화 관찰에 

영향을 준다. 몸과 의상의 움직임 형태와 크기 관찰에

는 관찰자의 지각 경험과 움직임이 그리는 형태와 자

취가 영향을 미친다. 몸의 움직임과 의상이 공간유형

에서 개인공간-역동공간과 개방형 공간-폐쇄형 공간 

관찰에는 소재와 동작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명료한 

공간-불명료한 공간 관찰에는 동작보다 소재가 미치

는 영향이 컸다.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체계는 몸과 의상의 움

직이는 조형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미디

어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움직이는 의상의 조형성을 

구축하는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다. 몸의 움직임과 의

상의 관찰체계는 패션 뿐 아니라 무용의상과 같은 움

직이는 몸과 의상이 적용된 다양한 분야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론적 프레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체현 

연구를 사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현 연구의 수행과정을 따라 몸의 움직임과 의상에 

대한 관찰 항목을 도출하였고, 의상과 영상의 자극물

을 제작하여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

해 몸의 움직임과 의상의 관찰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이 몸의 움직임과 의상에 관

한 후속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11인의 의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 결과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용 전문가나 모션 전문가와 같이 몸의 움직임과 의

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여

자를 확대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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