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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2 S/S 이후 패션 트렌드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Y2K 패션이었으며, 해당 아이템의 하나인 크롭 티셔츠

는 10-20대 여성에게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F/W 시즌에도 크롭 기장의 상의 판매율은 80%를 

넘었다(Gwon, 2022; Kim, 2022; Park, 2023). 패션넷 데

이터에 따르면 2023 S/S 여성 패션 아이템의 증감률은 

전년 대비 탑(29.98%)이 가장 높았다(FASHIONNET, 

2023). 특히 20대 소비자의 주요 매체인 온라인 쇼핑에서

의 의류 거래액은 3년(2020년-2022년) 사이에 150,979 

억원에서 193,153억원으로 약 27.9% 증가하였고, 모

바일 거래액은 104,824억원에서 147,105억원으로 약 

40.3% 증가하였다(Kim, 2023). 판매액과 비교하면, 온

라인 쇼핑으로 인한 2021년 연간 반품액은 7,610억 달

러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품의 주요 요인은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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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핏이며, 이에 대한 반품률은 2020년 38%, 2021년 

42%, 2022년 4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Jang, 2023; 

Narvar, 2023). 이처럼 반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이즈와 핏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시 개

별 신체 비례에 적절한 맞음새를 예상하기 어렵다. 더

욱이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 반영하는 표준체형 치수 

체계는 개인마다 다양한 체형에 맞는 맞음새 의복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이즈와 핏, 맞음새 효과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우선 체형 치수를 그룹화하여 세

분화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제작하면, 보다 이

상적인 핏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형과 핏

에 민감한 아이템인 크롭 티셔츠를 대상으로 20대 여

성의 체형을 세분화하여 구분된 체형에 맞는 크롭 티

셔츠 디자인의 세부 요소를 개발하고 가상착의 평가

를 통해 각각 다른 체형에 적절한 맞음새 요소를 검증

하고자 한다.

크롭 티셔츠의 주요 소비자인 20대 여성은 생애주

기 중 가장 이상적인 성인 체형을 가지며 체형의 변화

가 가장 적은 집단이다(Cha, 2021). 20대 여성 체형에 

따른 상의류의 맞음새를 다룬 최근 7년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북목 증후군 체형을 위한 재킷 패턴 개발

(Seo, 2022) 외에 맞음새 개선을 위한 재킷 개발(Roh & 

Song, 2017), 신체 특성과 취향을 반영한 재킷 소매산 

높이 연구(Song & Lee, 2017) 등과 같이 겉옷류의 패턴

을 특별한 체형에 따라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디스 원형 개발 연구(Cha, 

2022a), 비만 여성의 체형별 보디스 원형을 제작하여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Cha, 2022b), 밀착형 토르소 원

형 개발 연구(Lee, 2017) 등과 같이 특별한 체형에 맞는 

보디스 원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의 연구는 비만, 거북목과 같은 특별한 체형에 적절한 

패턴을 개발하는 연구로 이루어졌으나, Y2K 패션의 

주요 아이템인 크롭 티셔츠와 같은 유행 아이템의 맞

음새 및 착의 효과를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미비

하였다.

크롭 티셔츠를 포함하여 티셔츠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패턴을 개발하여 티셔츠를 제시하는 디

자인 분야 연구와 판매 후기 및 판매 패턴을 연구한 마

케팅 분야 연구가 있다. 디자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티셔츠 개발 연구(Kim, 

2020),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티셔츠 디자인 연구

(Choi & Kim, 2019)와 미술 작품 이미지에 영감을 받

아 디자인한 연구(Yum, 2017) 등으로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온라인 쇼

핑몰 판매 후기와 판매 패턴에 관한 연구(Han, 2021), 

티셔츠 판매 패턴 유형을 분류한 연구(Chae & Kim, 

2020) 등 티셔츠 마케팅 관련 연구가 있었다. 티셔츠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에서 연

구가 진행된 반면, 티셔츠의 형태 및 실루엣, 내부 디

자인 등에 대한 세부 특성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크롭 티셔츠는 디자인 특성상 허리선 

위가 노출되어 다양한 체형에 따라 외관이 다르게 보

일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핏과 사이즈 만족도 효과에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 크롭 티셔츠는 일반 티셔츠

에 비해 기장이 짧은 스타일로 가슴과 허리 부위의 둘

레 사이즈와 신체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패턴 수정과 

밑단선, 옆선 등에서의 미세한 조정이 더 요구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크롭 티셔츠에 주로 수직, 수평, 사

선을 활용하여 조합한 기하 형태 프린트는 맞음새 효

과에 시각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선의 착시, 수

직과 둘레의 효과(Kan & Kim, 2006; Zou et al., 2023)

와 같은 의복의 시각효과 연구 외에는 기하 형태와 맞

음새의 연관성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파악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 효과에 따른 맞음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하 형태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을 가진 20대 여성들

이 사이즈와 핏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크롭 

티셔츠 패턴을 개선하고, 개선한 크롭 티셔츠는 기하 

형태 프린트를 접목하여 시각 효과에 따른 맞음새 효

과의 검증을 통해 체형 맞춤식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개인 체형을 이해

하고, 체형에 어울리는 패턴과 프린트를 가상착의로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온라인 구매 

단계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에게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 대상은 Y2K 패션의 주요 소비자이며, 연령

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성인 체형을 가진 20대 여성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20대 여성 체형 유형의 이

해, 티셔츠와 맞음새 효과에 따른 문헌 연구, 체형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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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적용 및 디자인 개선, 체형별 핏과 사이즈 점검, 가

상착의 효과를 위한 기하 형태 프린트를 접목하고, 디

자인한 크롭 티셔츠의 가상착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20대 여성에 대한 치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한

국인 인체치수 조사에서 제공하는 제8차 인체치수 데

이터(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n.d.)에서 20대 여성을 필터링하여 575명을 

선정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26.0 기술

통계분석,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거쳐 본 연구에 적

용할 아바타 신체 치수를 도출하였다.

 

2. 자료 분석에 따른 체형 분류 및 유형별 아바

타 제작

본 연구는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에서 20대 여

성의 체형을 구분하기 위해 실측치 데이터에서 높이 

항목 10개, 너비 항목 6개, 두께 항목 6개, 둘레 항목 19

개, 길이 항목 19개, BMI, 몸무게 등 62개와 지수치 25

개, 편평률 5개 등 30개로 총 92개 항목을 적용하였다. 

측정 내용은 아래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으로 진

행하였다. 20대 여성의 실측치 데이터 62개 항목은 체

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

다. 기술통계분석으로 얻은 각 항목의 평균치는 가상

착의에 사용할 평균체형 아바타에 적용하였다.

20대 여성의 실측치 데이터 62개 항목과 체형분석 

항목 30개의 공동요인을 추출하고자 탐색적 요인분

석과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신뢰도 분

석을 하였다. 또한, 체형 유형에 따라 그룹을 나누기 위

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관련 20대 여성 체형의 그

룹 특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 Duncan’s 

test 등을 실시하였다. CLO(클로) 3D의 아바타 편집창

에서 군집분석을 통하여 얻은 각 그룹의 평균을 가상

착의 아바타에 적용하여 평균체형 외 4가지 유형의 체

형을 가진 아바타를 제작하였다.

 

Category Item

Direct- 

measurement 

item

H.(10)
Stature, Back neck H., Acromion H., Lateral shoulder H., Axilla H., Waist H., Waist H.(Omphalion), 

Hip H., Crotch H., Knee H.

B.(6) Chest B., Bust B., Waist B., Waist B.(Omphalion), Hip B., Bishoulder B.

D.(6) Axilla D., Chest D., Bust D., Waist D., Waist D.(Omphalion), Hip D.

C.(19)

Head C., Neck C., Neck base C., Axilla C., Upper-arm C., Chest C., Bust C., Waist C., Waist 

C.(Omphalion), Abdominal extension C., Hip C., Diagonal trunk C., Thigh C., Mid-thigh C., Knee 

C., Lower knee C., Calf C., Inferior leg C., Maximum ankle C.

L.(19)

Shoulder L., Across back shoulder W., Across back lateral shoulder W., Across back W., Across back 

W.(posterior axillary fold), Across front W., Across front W.(anterior axillary fold), Back neck point 

to wrist L., Hand L., Waist back L., Side neck point to bust point, Front neck point to waist, Total crotch 

L., Arm L., Side waist to hip L., Outside leg L., Torso H., Straight body rise, Back neck point to bust 

point

Other(2) BMI, Weight

Calculation 

item

Index value

(25)

Back neck H./Stature, Lateral shoulder H./Stature, Torso H./Stature, Front neck point to 

waist/Stature, Waist back L./Stature, Waist H.(Omphalion)/Stature, Chest C./Waist C., Bust C./Waist 

C., Abdominal extension C./Waist C., Hip C./Waist C., Thigh C./Waist C., Knee C./Waist C., Calf 

C./Waist C., Waist C.(Omphalion)/Waist C., Bishoulder B./Hip B., Waist B./Hip B., Chest B./Hip B., 

Bust B./Hip B., Waist B.(Omphalion)/Hip B., Across back W./Hip B., Across back shoulder W./Hip 

B., Across back lateral shoulder W./Hip B., Across back W.(posterior axillary fold)/Hip B., Across 

front W./Hip B., Across front W.(anterior axillary fold)/Hip B.

Flatness 

ratio(5)

Chest flatness ratio, Bust flatness ratio, Waist flatness ratio, Waist flatness ratio(Omphalion), Hip 

flatness ratio

H: Height; W: Width; B: Breadth; D: Depth; C: Circumference; L: Length 

Table 1. Measuremen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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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39.10 16.00 37.20 39.27 32.30 15.60 25.90 35.60 87.00 84.60

A. Shoulder; B. Sleeve; C. Interscye fold(back); D. Center back line; E. Interscye fold(front); F. Bust point-bust point; 

G. Cervical to breast point length; H. Centerfront line; I. Chest circumference; J. Bust circumference

Table 2. Body size to be applied to the pattern                                      (Unit: cm)

3. 패턴 제도 및 체형별 패턴 개발

본 연구는 크롭 티셔츠의 패턴을 제도하기 위해 

Choi(2017), Choi et al.(2010), Chun and Oh(2020), 

Jang(2011)과 Lee(1999)의 패턴 제도법을 참고하였다. 

위의 패턴 제도법에 따라 <Table 2>의 평균수치를 적

용하여 YUKA CAD로 다트가 없는 몸판 패턴을 제도

하였다. 제도한 패턴을 DXF 파일로 저장하고 CLO 3D

에 DXF 파일을 도입하여 아바타에 가상착의하였다. 

가상착의시킨 평균체형 패턴의 크롭 티셔츠는 CLO 

3D에서 제공하는 Fit map을 활용하여 맞음새의 검토 

단계를 거친 후, 유형화한 4가지 체형에 가상착의하

여 체형별 맞춤식 패턴으로 크롭 티셔츠를 최종 개발

하였다.

 

4. 가상착의 효과 분석

1) 가상소재

가상소재는 vmod library에서 제공하는 면(cotton 

100%)(두께 0.77mm, 중량 44gsm)(PD-00297299, n.d.)

을 적용하되 본 연구에서는 패브릭의 두께를 0.30mm

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여름용 반팔 티셔츠 사례조

사와 실측 조사를 통해 원단 두께가 0.30mm 내외인 점

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립(rib) 소재는 면

(cotton 60%), 재생 폴리에스터(recycled polyester, 

40%)(두께 0.59mm, 중량 169gsm)를 적용하였다

(PD-00411918, n.d.).

 

2) 가상착의

크롭 티셔츠는 YUKA CAD 프로그램에서 2D 패턴

을 제도하고 제도한 패턴을 DXF 파일로 저장하여 

CLO 3D에 불러오기 기능으로 불러온 2D 패턴을 봉제

과정을 거쳐 평균체형 아바타에 가상착의하였다. 평

균체형 아바타에 가상착의한 크롭 티셔츠의 변형률, 

피팅오류 검사, 여유분, 외관과 핏을 의복 패턴 전문가 

2인과 디자인 전문가 3인의 평가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검토된 평균체형 패턴의 크롭 티셔츠를 군

집분석으로 얻은 4가지 체형 아바타에 각각 가상착의

시켰다. 아바타에 가상착의한 티셔츠는 각 체형 유형

의 신체 사이즈가 다름으로 생기는 군주름, 당김, 밑단 

불균형 현상 등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체형에 맞게 수

정하였다.

 

3) 맞음새 효과 분석

맞음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 의복 스타일

에 많이 사용하는 프린트 기법을 활용한 기하 형태

(Park, 2014)를 고찰하였다. 기하 형태를 이루는 원, 삼

각형, 사각형 등은 형태 자체에 자연의 질서와 수학적 

질서를 내포하며, 질서에 의한 규칙성은 기계화되어 

비정서적이고 도식화된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형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Im & Park, 2007). 특히 칸딘스키

(Kandinsky)는 제한된 기하 형태와 컬러 간의 시각적 

상관관계를 작가의 내적 필연성에 근거하여 주관적인 

조형 구축을 강조하였다(Kim & Park, 2021). 칸딘스키

의 기초평면(Grundfläche) 이론에 따르면, 사각형인 

기초평면은 두 개의 수평선과 두 개의 수직선에 의해 

한계 지어지고, 구획됨으로써 가장 자립적인 본질로 

표현된다. 특히 정사각형은 가장 객관적인 형태라 하

였으며, 가장 완벽하고 독립적인 만큼 차가움이 생겨

난다고 하였다(Kandinsky, 1926/2021). 이러한 기초평

면에 대각선이 더해지면, 긴장도를 나타내게 되고, 수

직선이나 수평선으로부터 벗어나 에너지를 가지며, 

추상예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Kandinsky, 1926/2021). 기하 형태의 작도법에 있어 

삼각형은 다각형을 드로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며, 원

에 이르기까지 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

의 다각형을 드로잉할 수 있다(Joo & Kim, 1999). 수평

선은 넓어 보이거나 짧아 보이고, 수직선은 좁아 보이

거나, 길어 보이며, 사선은 수평에 가까우면 수평적 효

과, 수직에 가까우면 수직적 효과로 보인다(Kan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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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에서는 칸딘스키(Kandinsky, 1926/2021)

의 기하 형태에 대한 내적 주관성 견해와 패션디자인

에서의 선 착시 효과(Kan & Kim, 2006)를 접목하여 티

셔츠 중앙에 기초 도형을 배치하여 개발한 크롭 티셔

츠를 아바타에 착장하여 맞음새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한 크롭 티셔츠에 대한 가상착의 효

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딥 브라운 피티드 레

깅스와 크롭 티셔츠를 함께 착용한 아바타를 제작하

였고, 체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3D 이미지

를 디지털 화면으로 제시하였다. 기하 형태의 프린트

가 포함된 크롭 티셔츠의 맞음새 효과를 검토하기 위

해 20대 여성 총 43인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

사 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행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서 조건상 부합되지 않거나 응

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응답이 잘못되어 본 연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최종 30부

에 대한 데이터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개발한 크롭 티셔츠를 체형별 아바타에 가상착의

하여 맞음새 효과를 서열척도로 빈도분석을 하였고, 

둘레 효과, 길이 효과 차이는 비모수 검정 방법인 프리

드먼 검정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하

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체형 맞춤식 아바타

1) 평균체형

평균체형 아바타를 제작하기 위해, 20대 여성 575

명을 대상으로 실측치의 절대적 크기 요인인 높이 항

목 10개, 두께와 너비 각 6개 항목, 둘레와 길이 각 19개 

항목, BMI, 몸무게 등 62개 항목의 데이터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볼 

수 있었다. 62개 항목을 기술통계분석한 결과 중 체

형 맞춤식 아바타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 18개를 선택

한 항목은 높이 3개, 둘레 8개, 길이 7개를 <Table 3>

과 같이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Table 3>에서의 평

균 치수를 아바타에 적용하여 평균체형 아바타를 제

작하였다.

 

Measurement items Min Max M SD

H.

Stature 143.80 177.00 161.25 51.10

Back neck height 119.80 153.10 136.25 48.66

Crotch height 60.40 87.00 73.13 34.98

C.

Bust circumference 67.70 116.40 84.60 78.02

Neck base circumference 31.80 46.50 37.65 25.49

Upper-arm circumference 18.50 35.70 26.16 28.73

Waist circumference 57.50 101.20 72.79 78.86

Head circumference 51.00 61.70 56.39 15.63

Abdominal extension circumference 64.70 116.50 82.54 82.94

Hip circumference 75.00 121.80 93.76 64.29

Thigh circumference 42.40 79.00 56.12 51.96

L.

Side neck point to bust point 21.40 35.70 25.86 22.49

Back neck point to wrist length 65.30 86.20 76.14 30.86

Front neck point to waist 30.60 43.40 35.60 20.59

Waist back length 34.60 49.70 39.27 22.41

Total crotch length 53.50 82.80 66.18 43.18

Hand length 14.30 18.80 16.82 7.17

Across back lateral shoulder width 33.20 49.80 39.09 21.24

H: Height; C: Circumference; L: Length 

Table 3. Average body                                                 N=575,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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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형 분류

본 연구는 제8차 20대 여성의 인체측정 치수 데이터

에서 체형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Varimax에 의한 

주성분 분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 값이 낮은 항목과 항목 간의 관련성

이 적은 어깨 길이, 엉덩이 옆길이, 엉덩이 수직길이, 

허리 너비/엉덩이 너비의 지수치 등 4개의 항목을 제

외하였다. 이외 고유치 1.0을 기준으로 88개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최종 1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체형의 

측정 항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항

목 간 내적 일관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고자 신

뢰도 분석(Cronbach’s α)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

인 1(설명력 34.92%, 신뢰도 97.5%)은 41개의 항목, 요

인 2(설명력 16.37%, 신뢰도 97.4%)는 5개의 항목, 요

인 3(설명력 6.43%, 신뢰도 89.7%)은 6개 항목, 요인 4

(설명력 6.23%, 신뢰도 91.5%)는 7개 항목으로 이루어

졌다. 요인 5(설명력 5.41%, 신뢰도 65.8%)는 6개 항

목, 요인 6(설명력 4.75%, 신뢰도 93.5%)은 2개 항목, 

요인 7(설명력 3.28%, 신뢰도 91.9%)은 3개 항목, 요인 

8(설명력 2.28%, 신뢰도 79.1%)은 2개 항목으로 이루

어졌다. 요인 9(설명력 2.33%, 신뢰도 70.2%)는 2개 항

목, 요인 10(설명력 1.88%, 신뢰도 69.6%)은 2개의 항

목, 요인 11(설명력 1.81%, 신뢰도는 87.9%)은 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고, 11개 요인의 전체 누적 설명력

은 85.5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측정치 데이터로 체형을 분

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집단 수를 2-6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그룹의 특성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4개의 그룹으로 결정하였다. 그룹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점수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를 

각각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

로 Duncan’s test를 실시한 결과에서 본 연구의 아바타 

제작에 필요한 수치를 아래 <Table 4>와 같이 제시하

였다. <Table 4>에서 제시한 그룹별 데이터를 CLO 3D

의 아바타 편집창에서 편집하여 4가지 체형 유형의 아

바타를 분류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할 아바타의 체형을 <Table 4>의 데

이터에 따라 제작한 아바타의 특징은 <Table 5>와 같

다. 유형1 체형의 특성은 상체와 하체가 튼실하고, 어

깨너비와 허리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상체와 하체 모

 

Measurement items M
Type1

N=77

Type2

N=131

Type3

N=145

Type4

N=222
F

Bust circumference 84.60 98.22A 88.29B 83.51C 78.41D 462.38***

Thigh circumference 56.12 56.81A 50.77B 48.62C 45.48D 285.99***

Hip circumference 93.76 104.46A 95.72B 94.26C 88.55D 350.29***

Abdominal extension circumference 82.54 97.24A 85.81B 82.21C 75.72D 486.51***

Waist circumference 72.79 87.00A 76.34B 71.73C 66.45D 530.77***

Upper-arm circumference 26.16 30.56A 27.29B 26.00C 24.06D 238.01***

Total crotch length 66.18 72.82A 67.15B 66.85B 62.86C 244.22***

Side neck point to bust point 25.86 29.07A 26.63B 25.79C 24.34D 173.81***

Neck base circumference 37.65 40.64A 38.10B 37.98B 36.14C 94.90***

Head circumference 56.39 57.57A 56.52B 56.67B 55.73C 34.81***

Crotch height 73.13 73.07B 71.53C 76.56A 71.85C 99.38***

Back neck height 136.25 138.26B 133.94C 141.35A 133.60C 166.91***

Stature 161.25 162.89B 158.76C 166.81A 158.54C 172.00***

Back neck point to wrist length 76.14 77.80B 75.48C 78.71A 74.27D 110.30***

Hand length 16.82 17.09B 16.62C 17.33A 16.51C 59.50***

Waist back length 39.27 40.56A 38.71B 40.21A 38.53B 32.40***

Front neck point to waist 35.60 37.46A 35.48C 36.28B 34.58D 57.99***

Across back lateral shoulder width 39.09 40.94A 38.98C 39.98B 37.94D 66.4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 B > C > D

Table 4. Body grouping                                                 N=575,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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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ame

Avatar by body type
Characteristics by body type

Front Side Back

Average 

body 

An avatar based on the average measurements 

for each body part from a dataset of 575 women 

in their 20s

Type1

Minimal difference between shoulders and 

waist Leg length similar to average Both upper 

and lower body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average Largest hip circumference Leg length 

similar to average

Type2

Short height and leg length Larger-than-aver-

age upper body circumference Smaller-than- 

average lower body circumference Similar 

shoulder width to average

Type3

Tallest height Upper body circumference sim-

ilar to average Slender lower body and waist 

Larger-than-average shoulder width height 

Type4

Short height and smallest shoulder width 

Narrowest upper and lower circumference 

Table 5. The body type based on the 8th Size Korea anthropometr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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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평균체형에 비해 둘레 사이즈가 큰 편이며, 앞뒤 밑

위 길이가 제일 길며, 키(162.9cm)와 하체 길이(73.1 

cm)는 평균체형과 비슷하였다. 유형2 체형은 키(158.8 

cm)가 작고, 하체 길이(71.5cm)가 짧은 체형이며, 상체

의 둘레가 평균체형보다 크고, 하체 둘레가 평균체형

에 비해 작으며, 어깨너비(39.0cm)는 평균체형과 비

슷하였다. 유형3 체형은 그룹 중 하체 길이와 키(166.8 

cm)가 가장 컸고, 평균체형과 비교했을 때 상체 둘레

가 비슷하고, 하체 둘레는 가늘며, 어깨너비(40.0cm)

는 크고, 허리에 굴곡이 생겼다. 유형4 체형은 어깨너

비(37.9cm)가 가장 작고, 키(158.5cm)가 작으며, 상체

와 하체의 둘레가 가장 작았으며, 하체 길이(71.8cm)

도 짧아 외소한 체형이었다.

 

2. 가상착의 효과 분석

1) 체형 맞춤식 기본 디자인 전개 및 수정

평균체형 아바타에 기본 티셔츠를 가상착의하여 

변형률과 피팅오류검사, 외관평가를 통해 평균체형 

패턴(Table 6)의 맞음새를 검토하였고 <Table 7>의 상

단에 평균체형에 맞는 크롭 티셔츠를 제작하였다. 다

음으로 기본 티셔츠를 4가지 체형 아바타에 가상착의

했을 때 티셔츠에 군주름이 생기거나, 둘레 및 길이가 

세부적으로 크거나 작게 느껴지는 여유분을 체크하

고, CLO 3D에서 제공하는 Fit map을 활용해 지나치게 

타이트한 부분을 각각의 체형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체형에 비해 유형1 체형에서는 전체

둘레 여유분을 앞뒤 패턴 기준 각 4cm 정도씩 늘렸으

며, 둘레 증가에 맞추어 가슴둘레선을 3cm 정도 내려 

진동둘레선을 수정하였다. 또한 가슴둘레선을 내리

므로 인하여 티셔츠 앞뒤 밑단선을 3cm 정도 내려 티

셔츠의 전체 기장을 맞추었다. 유형2 체형에서는 기본 

티셔츠에 비해 옆선 주변에 군주름을 없애기 위해 가

슴둘레선을 1cm 정도 내려 설정했고, 앞뒤 진동둘레

에 맞게 소매산 부분을 수정하였다. 유형3 체형에서는 

기본 티셔츠와 비슷한 가상착의 효과를 나타내 수정

하지 않았다. 유형4 체형에서는 기본 티셔츠에 비해 

어깨 길이를 1cm 줄였고, 둘레 여유분을 앞뒤 패턴 기

준 각 4cm 정도씩 줄였으며, 진동둘레와 소매를 이에 

맞게 수정하였다. 체형 유형별로 패턴을 수정한 크롭 

티셔츠의 패턴과 이미지는 <Table 6>과 <Table 7>에

서 제시한 것과 같다.

 

2) 기하 형태 포함 크롭 티셔츠의 체형별 가상착의 효과

솔리드 크롭 티셔츠를 각 체형에 가상착의하여 체

형에 맞도록 수정한 크롭 티셔츠는 칸딘스키의 기초

평면 이론에 따라 기하 형태의 삼각형과 사각형을 프

린트하여 최종 크롭 티셔츠를 디자인하였다. 기하 형

태를 프린트한 5가지 종류의 크롭 티셔츠와 솔리드 크

롭 티셔츠는 체형별로 가상착의하여 맞음새 효과를

 

Average body & Type 3 Type 1 

Type 2 Type 4 

Table 6. Basic patterns and modified patterns for each bod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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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correction

Front Back

A.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Front Back Side Front Back Side

T.1

T.2

T.3 No correction

T.4

A: Average body; T: Type

Table 7. Customized basic design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분석하였다. 

디자인한 크롭 티셔츠의 맞음새 효과는 핏이 ‘예쁘

다’에서 ‘예쁘지 않다’를 1-6순위의 순으로 서열척도

로 나열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열척도의 순

위 수가 6이므로 순위를 50:50의 비율로 나누었다. 이

에 순위 1-3까지는 핏이 ‘예쁘다’, 3-6까지는 핏이 ‘예

쁘지 않다’로 판단하고, 순위 1-3까지의 누적 퍼센트

로 맞음새 효과를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

다(Table 8).

유형1 체형에서 가상착의한 각 티셔츠의 3순위까

지 누적 빈도는 솔리드 크롭 티셔츠 10.00%, 삼각형 크

롭 티셔츠 46.67%,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 36.67%, 가

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93.33%,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43.33%,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 70.00%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유형1 체형에서 가로 직사각형 크

롭 티셔츠가 핏이 가장 예쁘고, 솔리드 티셔츠가 가장 

예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유형2 체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착의한 각 

티셔츠의 3순위까지 누적 빈도는 솔리드 크롭 티셔츠 

6.67%, 삼각형 크롭 티셔츠 53.33%, 정사각형 크롭 티

셔츠 30.00%,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80.00%, 세

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63.33%, 역삼각형 크롭 티셔

츠 66.67%로 나타났다. 유형2 체형에서 가로 직사각

형 티셔츠의 3순위까지의 누적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핏이 가장 예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체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착의한 각 

티셔츠의 3순위까지 누적 빈도는 솔리드 크롭 티셔츠 

6.67%, 삼각형 크롭 티셔츠 66.67%, 정사각형 크롭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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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type

Ran
king

T-shirts design type

S-t-s T-c-t S-c-t H-r-c-t V-r-c-t I-t-c-t

N
(%)

Total
(%)

N
(%)

Total
(%)

N
(%)

Total
(%)

N
(%)

Total
(%)

N
(%)

Total
(%)

N
(%)

Total
(%)

Type1

1
1

(3.33) 3.33
2

(6.67) 6.67
16

(53.33) 53.33
4

(13.33) 13.33
7

(23.33) 23.33

2 1
(3.33)

6.67 4
(13.33)

20.00 5
(16.67)

16.67 7
(23.33)

76.67 5
(16.67)

30.00 8
(26.67)

50.00

3 1
(3.33) 10.00 8

(26.67) 46.67 6
(20.00) 36.67 5

(16.67) 93.33 4
(13.33) 43.33 6

(20.00) 70.00

4
1

(3.33) 13.33
9

(30.00) 76.67
3

(10.00) 46.67
2

(6.67) 100.00
8

(26.67) 70.00
7

(23.33) 93.33

5 1
(3.33)

16.67 6
(20.00)

96.67 14
(46.67)

93.33 7
(23.33)

93.33 2
(6.67)

100.00

6 25
(83.33) 100.00 1

(3.33) 100.00 2
(6.67) 100.00 2

(6.67) 100.00

Type2

1
1

(3.33) 3.33
5

(16.67) 16.67
1

(3.33) 3.33
10

(33.33) 33.33
5

(16.67) 16.67
8

(26.67) 26.67

2 5
(16.67)

33.33 4
(13.33)

16.67 8
(26.67)

60.00 8
(26.67)

43.33 5
(16.67)

43.33

3 1
(3.33) 6.67 6

(20.00) 53.33 4
(13.33) 30.00 6

(20.00) 80.00 6
(20.00) 63.33 7

(23.33) 66.67

4
3

(10.00) 16.67
9

(30.00) 83.33
2

(6.67) 36.67
4

(13.33) 93.33
7

(23.33) 86.67
5

(16.67) 86.67

5 4
(13.33)

96.67 17
(56.67)

93.33 2
(6.67)

100.00 3
(10.00)

96.67 4
(13.33)

96.67

6 25
(83.33) 100.00 1

(3.33) 100.00 2
(6.67) 100.00 1

(3.33) 100.00 1
(3.33) 100.00

Type3

1
7

(23.33) 23.33
2

(6.67) 6.67
16

(53.33) 53.33
1

(3.33) 3.33
4

(13.33) 13.33

2 5
(16.67)

40.00 6
(20.00)

26.67 11
(36.67)

90.00 5
(16.67)

20.00 3
(10.00)

23.33

3 2
(6.67) 6.67 8

(26.67) 66.67 7
(23.33) 50.00 1

(3.33) 93.33 8
(26.67) 46.67 4

(13.33) 36.67

4
4

(13.33) 13.33
3

(10.00) 76.67
4

(13.33) 63.33
1

(3.33) 96.67
8

(26.67) 73.33
10

(33.33) 70.00

5 7
(23.33)

100.00 11
(36.67)

100.00 1
(3.33)

100.00 6
(20.00)

93.33 5
(16.67)

86.67

6 24
(80.00) 100.00 2

(6.67) 100.00 4
(13.33) 100.00

Type4

1
1

(3.33) 3.33
4

(13.33) 13.33
4

(13.33) 13.33
13

(43.33) 43.33
3

(10.00) 10.00
5

(16.67) 16.67

2 1
(3.33)

6.67 7
(23.33)

36.67 5
(16.67)

30.00 6
(20.00)

63.33 5
(16.67)

26.67 6
(20.00)

36.67

3 1
(3.33) 10.00 6

(20.00) 56.67 9
(30.00) 60.00 5

(16.67) 80.00 3
(10.00) 36.67 6

(20.00) 56.67

4
2

(6.67) 16.67
6

(20.00) 76.67
5

(16.67) 76.67
4

(13.33) 93.33
6

(20.00) 26.67
7

(23.33) 80.00

5 7
(23.33)

100.00 6
(20.00)

96.67 1
(3.33)

96.67 10
(33.33)

90.00 6
(20.00)

100.00

6 25
(83.33) 100.00 1

(3.33) 100.00 1
(3.33) 100.00 3

(10.00) 100.00

S-t-s: Solid cropped t-shirt T-c-t: Triangular cropped t-shirt S-c-t: Square cropped t-shirt 

H-r-c-t: Horizontal rectangle cropped t-shirt V-r-c-t: Vertical rectangle cropped t-shirt I-t-c-t: Inverted triangular cropped t-shirt 

Table 8. Frequency analysis of the effects of cropped T-shirts with solid and geometr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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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50.00%,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93.33%, 세

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46.67%, 역삼각형 크롭 티셔

츠 36.67%로 나타났다. 유형3 체형에서 가로 직사각

형 티셔츠의 3순위까지의 누적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핏이 가장 예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4 체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착의한 각 

티셔츠의 3순위까지 누적 빈도는 솔리드 크롭 티셔츠 

10.00%, 삼각형 크롭 티셔츠 56.67%,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 60.00%,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80.00%,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36.67%, 역삼각형 크롭 티

셔츠 56.67%로 나타났다. 이에 유형4 체형에서 가로 

직사각형 티셔츠의 3순위까지의 누적 빈도가 가장 높

으므로 핏이 가장 예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형별 

맞음새의 효과가 가장 좋은 디자인은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이고, 솔리드 티셔츠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크롭 티셔츠는 체형별 아바

타에 가상착의시켜 빈도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의 맞음

새 효과 차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크롭 티셔츠의 이미

지는 <Table 9>와 같다. 기하 형태 프린트 크롭 티셔츠

는 착의 후 맞음새의 효과를 체형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고, 유형1 체형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역삼각

형, 삼각형, 세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로 높

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2 체형에서의 맞

음새의 효과는 가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세로 직사각

형, 삼각형,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3 체형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세

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났

다. 유형4 체형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역삼각

형, 삼각형,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

났다. 솔리드 티셔츠는 모든 체형에서 기하 형태 프린

트 티셔츠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Type1

Type2

Type3

Type4

Table 9. The cropped T-shirts arranged in order of the fit effect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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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기하 형태 크롭 티셔츠를 각 

체형 아바타에 가상착의했을 때 솔리드 크롭 티셔츠

의 둘레와 길이의 효과 차이는 프리드먼 검정의 이원

분산분석으로 도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각 

디자인을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의 가상착의 효과 중 

‘날씬해 보인다’, ‘통통해 보인다’와 같은 둘레 효과 차

이를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x2=21.49, p<.001). 둘레 효과의 결과는 정

사각형 크롭 티셔츠(M=.84, SD=.19),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71, SD=.21), 삼각형 크롭 티셔츠(M= 

.67, SD=.21),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M=.65, SD=.19),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59, SD=.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비교한 둘레 효과의 

차이 결과는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가장 날씬

한 효과가 나타났고,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가장 통

통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티셔츠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착의한 각 디자인의 크롭 티셔츠와 솔리드 크

롭 티셔츠의 가상착의 효과 중 키가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와 같은 길이 효과 차이를 프리드먼 검정의 결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2=14.66, 

p<.01). 길이 효과의 결과는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

(M=.84, SD=.19),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82, 

SD=.25),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M=.75, SD=.22), 삼각

형 크롭 티셔츠(M=.73, SD=.20), 정사각형 크롭 티셔

츠(M=.67, SD=.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비교한 길이 효과의 차이 결과는 가로 직사

각형 크롭 티셔츠가 키가 가장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

났고,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키가 가장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체형별 아바타에 가상착의한 디자인 

크롭 티셔츠와 솔리드 크롭 티셔츠를 비교하였을 때 

프리드먼 검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가상착의의 길이

와 둘레 효과 차이의 순서로 <Table 11>과 같이 이미지

 

Ⅰ Ⅱ Ⅲ Ⅳ Ⅴ x2 p Ranking

Circumference

effect

M

(SD)

.67

(.21)

.84

(.19)

.59

(.13)

.71

(.21)

.65

(.19)
21.49 *** .000 Ⅱ>Ⅳ>Ⅰ>Ⅴ>Ⅲ

Length effect
M

(SD)

.73

(.20)

.67

(.14)

.84

(.19)

.82

(.25)

.75

(.22)
14.66 ** .005 Ⅲ>Ⅳ>Ⅴ>Ⅰ>Ⅱ

Ⅰ. The virtual fit effect difference between solid and triangle cropped T-shirts on avatar. 

Ⅱ. The virtual fit effect difference between solid and square cropped T-shirts on avatar.

Ⅲ. The virtual fit effect difference between solid and horizontal rectangle cropped T-shirts on avatar.

Ⅳ. The virtual fit effect difference between solid and vertical rectangle cropped T-shirts on avatar.

Ⅴ. The virtual fit effect difference between solid and inverted triangle cropped T-shirt on avatar.

**p<.01, ***p<.001

Table 10. Comparing the virtual fit effects of cropped T-shirts                                   N=30

1 2 3 4 5

Circumference

effect

Length 

effect

Table 11. The T-shirts images arranged in order of virtual fi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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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열하였다. 디자인한 기하 형태 크롭 티셔츠는 가

상착의 후 솔리드 티셔츠와 비교하였을 때 가상착의 

둘레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가로 직사각형, 역

삼각형, 삼각형, 세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티셔츠의 순

으로 ‘날씬함’-‘통통함’으로 나타났다. 길이 효과는 

‘작아 보임’-‘커 보임’으로 평가하였으며, 가로 직사각

형, 세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티셔

츠의 순으로 ‘커 보임’-‘작아 보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크롭 티셔츠를 체형별 아바

타에 가상착의하였을 때의 둘레 효과 차이는 프리드

먼 검정의 이원분산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유형1 체형에서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x2=14.30, p<.01). 둘레 효과의 결과는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M=3.43, SD=1.25), 삼각형 크롭 티셔츠(M= 

2.93, SD=1.17),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2.60, 

SD=1.19),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M=2.50, SD=1.17),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2.33, SD=.92)의 순으

로 나타났다. 유형1 체형에서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둘레 효과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가장 날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사각형 크

롭 티셔츠가 제일 통통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티

셔츠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2 체형에서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는 유의하였

고(x2=11.86, p<.05),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M=3.47, 

SD=1.17),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2.83, SD= 

1.18), 삼각형 크롭 티셔츠(M=2.67, SD=1.40), 역삼각

형 크롭 티셔츠(M=2.63, SD=1.16), 가로 직사각형 크

롭 티셔츠(M=2.57, SD=.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2 체형에서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둘레 효과 차이를 비

교한 결과는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가장 날씬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제일 통

통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티셔츠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체형에서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M=3.07, SD=.91),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

셔츠(M=3.10, SD=1.00), 삼각형 크롭 티셔츠(M=2.47, 

SD=1.04),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M=2.47, SD=.97), 가

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2.53, SD=.90)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8.28, 

p=.082). 이에 유형3 체형에서 기하 형태 티셔츠와 솔

리드 크롭 티셔츠를 비교했을 때 둘레 효과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유형4 체형에서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 정사각형 크

롭 티셔츠(M=3.47, SD=1.04),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

츠(M=2.87, SD=1.07),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M=2.83, 

SD=1.32),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2.77, SD= 

1.01), 삼각형 크롭 티셔츠(M=2.70, SD=1.12)의 순으

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8.89, 

p=.064). 이에 유형4 체형에서 기하 형태 티셔츠와 솔

리드 크롭 티셔츠를 비교했을 때 둘레 효과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체형별 아바타에 가상착의한 디자인 

크롭 티셔츠와 솔리드 크롭 티셔츠를 비교하였을 때 

프리드먼 검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가상착의의 둘레 

효과 차이의 순서로 <Table 13>과 같이 이미지를 배열

 

Ⅰ Ⅱ Ⅲ Ⅳ Ⅴ x2 p Ranking

Type1
M

(SD)

2.93

(1.17)

3.43

(1.25)

2.33

(.92)

2.60

(1.19)

2.50

(1.17)
14.30 ** .006 Ⅱ>Ⅰ>Ⅳ>Ⅴ>Ⅲ

M

(SD)

2.67

(1.40)

3.47

(1.17)

2.57

(.68)

2.83

(1.18)

2.63

(1.16)
Type2 11.86 * .018 Ⅱ>Ⅳ>Ⅰ>Ⅴ>Ⅲ

M

(SD)

2.47

(1.04)

3.07

(.91)

2.53

(.90)

3.10

(1.00)

2.47

(.97)
Type3 8.28 .082

M

(SD)

2.70

(1.12)

3.47

(1.04)

2.77

(1.01)

2.87

(1.07)

2.83

(1.32)
Type4 8.89 .064

Ⅰ. The circumference effect of virtual fit for triangl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Ⅱ. The circumference effect of virtual fit for squar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Ⅲ. The circumference effect of virtual fit for horizontal rectangl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Ⅳ. The circumference effect of virtual fit for vertical rectangl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Ⅴ. The circumference effect of virtual fit for inverted triangl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p<.05, **p<.01

Table 12. The analysis of circumference effect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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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Type1

Type2

Table 13. The T-shirts images arranged in order of circumference effects

Ⅰ Ⅱ Ⅲ Ⅳ Ⅴ x2 p Ranking

Type1
M

(SD)

2.57

(1.19)

2.23

(.97)

3.57

(.90)

3.33

(1.24)

3.20

(1.19)
31.64 *** .000 Ⅲ>Ⅳ>Ⅴ>Ⅰ>Ⅱ

Type2
M

(SD)

3.00

(1.11)

2.50

(.94)

3.07

(.94)

3.20

(1.324)

2.87

(1.04)
8.73 .068

Type3
M

(SD)

3.07

(1.17)

3.00

(.91)

3.37

(1.13)

3.37

(1.07)

3.20

(1.22)
4.07 .396

Type4
M

(SD)

3.10

(1.06)

2.93

(.98)

3.40

(1.00)

3.20

(1.16)

2.77

(1.36)
5.78 .216

Ⅰ. The length effect of virtual fitting for triangl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Ⅱ. The length effect of virtual fitting for squar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Ⅲ. The length effect of virtual fitting for horizontal rectangl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Ⅳ. The length effect of virtual fitting for vertical rectangl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Ⅴ. The length effect of virtual fitting for inverted triangle cropped T-shirts compared to solid cropped T-shirts. 

***p<.001

Table 14. The analysis of length effect difference                                              N=30

하였다. 디자인한 기하 형태 티셔츠는 가상착의 후 솔

리드 티셔츠와 비교했을 때 체형별 둘레 효과를 분석

한 결과 유형1, 유형2 체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유형1 체형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세

로 직사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

났다. 유형2 체형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삼

각형, 세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크롭 티셔츠와 솔리드 크롭 

티셔츠를 체형별 아바타에 가상착의하여 길이 효과를 

비교한 차이는 프리드먼 검정의 이원분산분석으로 결

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유형1 

체형에서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2=31.64, p<.001). 길이 효과 결과는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3.57, SD=.90), 세로 직

사각형 크롭 티셔츠(M=3.33, SD=1.24), 역삼각형 크

롭 티셔츠(M=3.20, SD=1.17), 삼각형 크롭 티셔츠

(M=2.57, SD=1.19),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M=2.23, 

SD=.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1 체형에서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길이 효과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

났고,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키가 가장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티셔츠별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2 체형에서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 세로 직사



20대 여성 체형별 크롭 티셔츠의 가상착의 효과 분석

-기하 형태 효과의 활용-

– 481 –

각형 크롭 티셔츠(M=3.20, SD=1.32),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3.07, SD=.94), 삼각형 크롭 티셔츠

(M=3.00, SD=1.11),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M=2.87, 

SD=1.04),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M=2.50, SD=.94)의 순

이었고 유의하지 않았다(x2=8.73, p=.068). 이에 유형2 

체형에서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길이 효과 차이를 비

교한 결과 티셔츠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3 체형에서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 세로 직사

각형 크롭 티셔츠(M=3.37, SD=1.07), 가로 직사각형 크

롭 티셔츠(M=3.37, SD=1.13),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

(M=3.20, SD=1.22), 삼각형 크롭 티셔츠(M=3.07, SD= 

1.17),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M=3.00, SD=.90)의 순이

었고 유의하지 않았다(x2=4.07, p=.396). 이에 유형3 체

형에서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길이 효과 차이를 비교

한 결과 티셔츠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4 체형에서 프리드먼 검정의 결과, 가로 직사

각형 크롭 티셔츠(M=3.40, SD=1.00), 세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M=3.20, SD=1.16), 삼각형 크롭 티셔츠

(M=3.10, SD=1.06),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M=2.93, SD 

=.98), 역삼각형 크롭 티셔츠(M=2.77, SD=1.36)의 순

이었고 유의하지 않았다(x2=5.78, p=.216). 이에 유형4 

체형에서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길이 효과 차이를 비

교한 결과 티셔츠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체형별 아바타에 가상착의한 디자인 크

롭 티셔츠와 솔리드 크롭 티셔츠를 비교하였을 때 프리

드먼 검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길이 효과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순서로 <Table 15>와 같이 이미지를 나열하였

다. 디자인한 기하 형태 티셔츠는 가상착의 후 솔리드 

티셔츠와 비교하여 유형별 키의 효과를 ‘작아 보임’과 

‘커 보임’으로 분석한 결과 유형1 체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1 체형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세

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티셔츠의 순

으로 ‘커 보임’과 ‘작아 보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하 형태 프린트 크롭 티셔츠의 전반적인 맞음새, 

둘레 효과, 길이 효과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얻은 결

과이다. 이는 가로 직사각형 티셔츠의 맞음새와 둘레 

효과는 유형 1과 유형 2 체형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

되었고, 역삼각형 티셔츠의 효과도 좋음으로 판단되

었다. 정사각형 티셔츠는 다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기본 

변의 길이 및 비례만을 조정하여 정사각형보다는 가

로 직사각형 티셔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20대 

여성 소비자 특성이 반영되어 역삼각형과 같은 역동

적인 기하 형태에 대한 선호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기하 형태는 모듈의 사이즈, 

색, 위치 등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본 연

구가 가지는 한계점이다. 사각형과 삼각형 변의 가로, 

세로 변의 길이 및 비례에 따라 둘레 효과와 길이 효과

를 평가할 수 있었고, 수평선은 키가 작아 보이고 수직

선은 키가 커 보이는 것과 같은 Kan and Kim(2006), 

Zou et al.(2023)의 수직, 수평 효과 이론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은 선의 컬러나 굵기가 영향을 미치거

나, 응답자의 주관적인 무늬 선호도가 일부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대 여성의 체형 유형, 

티셔츠, 맞음새, 크롭 티셔츠 및 티셔츠 관련 학술지 문

헌 연구, 기하 형태 효과에 관한 문헌 연구, 가상 피팅

의 패턴 수정 연구, 체형별 디자인 개선 연구, 패턴 관

련 서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동

향을 살펴보면서 반품에 미치는 것은 사이즈와 핏이 

가장 큰 요인인 것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사

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제8차 인체측정 치수 데이

터에서 20대 여성으로 정하였고, 이 데이터로 기술통

1 2 3 4 5

Type1

Table 15. The T-shirts images ranked in order of length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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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을 실행하여 평균체형의 데이터를 추출하였

다. 또, 요인분석,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증

을 통하여 체형을 4개 유형으로 그룹화하고, 체형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평균체형과 그룹화된 4개 유형의 

체형 인체치수 데이터의 아바타는 CLO 3D에서 아바

타 편집창을 통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YUKA 

CAD로 2D 패턴을 제작하고, CLO 3D에 도입하여 평

균체형 아바타에 가창착의하여 변형률과 피팅오류검

사, 외관평가를 하여 맞춤식 크롭 티셔츠를 개발하였

다. 개발한 크롭 티셔츠를 4가지 체형에 가상착의하여 

각 체형에 맞도록 맞춤식 크롭 티셔츠를 개발하였다. 

체형별 개발한 맞춤식 크롭 티셔츠는 기하 형태 효과

를 관찰하기 위해 칸딘스키의 기초평면 이론에 의한 

사각형과 삼각형의 중앙배치를 접목하여 착의 효과 

분석을 위한 최종 티셔츠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 개발한 솔리드와 기하 형태 프린트 

티셔츠를 체형별 가상착의 후 맞음새, 둘레 효과, 길이 

효과에 대한 효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크롭 티셔츠

를 가상착의한 후의 맞음새 효과는 빈도분석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맞음새 효과는 유형1 체형에서는 가

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세로 직사각형, 정사

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2 체형에서

는 가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세로 직사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3 체형

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수직선, 역

삼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4 체형에

서는 가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세

로 직사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솔리드 

티셔츠는 모든 체형에서 기하 형태 프린트 크롭 티셔

츠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솔

리드 크롭 티셔츠와 대비한 둘레 효과는 비모수 검정 

방법의 프리드먼 검정을 통해 얻은 결과, 유형1, 유형2 

체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1 체형에서

는 가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세로 직사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2 체형

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세로 직사각

형, 정사각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솔리드 크롭 티셔츠와 대비한 길이 효과도 둘레 효과

와 같은 검정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유형1 체형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1 체형에서는 가로 

직사각형, 세로 직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정사각

형 크롭 티셔츠의 순으로 ‘커 보임’에서 ‘작아 보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기하 형태 프린트 크

롭 티셔츠의 디자인은 전반적인 맞음새, 둘레와 길이 

효과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로 직사각형 크롭 티

셔츠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정사각형 크롭 티셔

츠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가장 객관적이고 절대

적인 기하로 인식하는 정사각형을 티셔츠 중앙에 배

치한 경우, 20대 여성 체형의 굴곡에 의해 다소 매력적

이지 않은 요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가로 직

사각형 크롭 티셔츠가 맞음새 효과에서 긍정적인 결

과를 보인 요인에는 ‘수평선이 넓어 보이는’ 디자인 효

과 이론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크롭 

티셔츠의 비례 특성상 20대 여성 인체에 착용하였을 

때의 분할과 비율에 따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크롭 티셔츠를 그룹화한 체

형 아바타에 가상착의하여 기하 형태 프린트 크롭 티

셔츠 디자인의 맞음새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된 크롭 

티셔츠 디자인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인 비모수 검정 방법인 프리드먼 검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의류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추후 가상착의 평가 시 참고

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상

착의 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티셔츠의 도안 및 

텍스트 디자인 시 체형에 따라 맞춤식 도형을 고려할 

수 있는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의 제한점은 기하 형태의 다양한 크기와 위치 변화

를 테스트하지 못한 데 있으므로, 기하 형태 효과를 관

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착시 효과 및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하 형태 원리와 의복 간의 관계의 연구

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다양한 체형을 반영한 맞춤

식 가상 크롭 티셔츠 개발 연구는 온라인 구매가 증가

하는 시대에 맞춤식 핏 만족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1. 사사

본 연구는 2023학년도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교신

저자가 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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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비 지원

본 연구는 2023학년도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6. 저자의 기여

JH는 연구 계획, 자료 수집,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해석 

및 원고 작성을 담당하였고, JR는 연구 계획, 설문조사, 

원고 수정 및 검토를 주로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

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한금화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노주현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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