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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

도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

회(Ageing Society)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하게 되었으며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노년층 인구와 비

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

회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 의복의 문제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

이다(Kim, 1998). 이는 과거와 달리 2014년 기준 도시

거주 노인 인구가 76.6%나 되고 중고등학교 졸업 이

상자가 37.6%에 이르면서(Chung et al., 2017), 노년층

의 사회, 문화적 활동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노년층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

기 때문이다(Kim & Lee, 2005).

경제력과 활동력을 가진 노년층이 새로운 소비층

으로 등장하면서 실버 마켓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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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년층 소비자를 붙잡기 위

해 노년 패션 광고 모델로 시니어 모델을 기용하고 있

다(Cha, 2019).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패션 산업은 아직 특화되

어 있지 않고 대부분 청년층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년 여성에 비해 남성을 대

상으로 한 시장은 더 부족하며(Seong & Kim, 2018) 노

년 남성을 위한 사이즈체계나 의복 생산은 중년과 구

분하여 배려하지 않고 있어 기성복 구입 시 치수에 대

한 부적합성이 가장 높은 불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Kim & Lee, 2002). 

섬유-피복제품 치수 관련 KS 규격을 보면 여성복

(KS K 0051)(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 

ards [KATS], 2019a)의 경우 만 18∼59세까지의 성인 

여성과 60세 이상의 노년 여성을 구분하여 치수 규격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달리 남성(KS K 0050) 

(KATS, 2019b)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에 

노년 남성을 포함하여 치수 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년 남성을 위한 치수 체계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성인 남성의 하반신 체형을 엉덩이둘레와 허

리둘레 차인 하드롭에 따라 허리가 굵은 체형과 보통 

체형으로 구분하여 허리둘레-엉덩이둘레 순으로 호칭

을 표기하고 KS 규격을 정의하면서 노년 남성을 청⋅
중년층 소비자와 동일한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허리부위가 엉덩이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노년 남성의 경우 현행 KS 규격에서는 자신에게 맞

는 호칭의 의복을 찾기 어렵다. 노년층에 있어 패션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행복감을 주며 자존감을 높여주

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므로 실버 패션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Cha, 2019)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년 남성의 체

형 특성을 고려한 치수 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노년 남성의 

체형 및 패턴 연구(Jung, 2007; Kim & Lee, 2003; Seok 

& Im, 2009; Seong & Kim, 2018; Shim et al., 2007)가 진

행되어 왔다. 노년 남성의 치수 체계에 대한 연구로 Kim 

and Lee(2005)는 체형별 상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였

고, Seong and Ha(2015)는 상의 및 하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였으나 새로운 치수 체계보다는 기본 신체 치

수의 분포율이 높은 호칭 구간을 참고부위의 치수와 

함께 제시한 것으로 노년 남성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S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 남성의 치수 체계와 차별화된 치수 체계 개

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료(KATS, 

2004)를 기초로 노년 남성의 하반신 체형을 분석하고 

치수 분포를 고찰하여 체형에 적합한 커버율이 높은 

하의류 치수 체계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노년 남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

과 노년 남성에 적합한 치수 체계는 실버 산업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년기 소비자의 기

성복 맞음새 향상과 더불어 의복의 합리적 생산 계획

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KS 의류 치수 규격(KS K 0050)(KATS, 2019b)에서

는 성인 여성복의 치수(KS K 0051)(KATS, 2019a)와는 

달리 성인 남성복의 치수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를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복의 치수로 광범위하게 정의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년 남성을 

위한 정장 하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므로 노

년의 연령 기준(Statistics Korea, 2011)에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년으로 정의하고 만 65세 이상 노년 남성의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6차(KA- 

TS, 2010)와 제7차(KATS, 2015)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에서는 남성 피험자의 범위를 만 69세로 제한하

고 있으므로 노년 남성의 연령대를 확대하고자 제5차 

인체치수조사사업(KATS, 2004) 결과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3,463명 중 만 65세 이상 노년 남성 535명을 

추출하여 분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2. 하반신 체형 분석 

노년 남성을 위한 정장 하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

기 위해 성인 남성의 하반신 체형과의 차이를 분석하

였다. 분석항목은 <Table 1>에 제시한 높이 7항목, 길

이 5항목, 너비 3항목, 둘레 7항목, 두께 3항목과 몸무

게, 기타 계산 6항목의 총 32항목으로 구성하였다. SP- 

SS 24를 사용하여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노년 남성과 성인 남성의 하반신 체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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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의류 치수 체계 설정

노년 남성을 위한 하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기 위

하여 먼저 KS 규격(KS K 0050)(KATS, 2019b)의 신사

복 바지 호칭 간격에 따라 노년 남성의 허리둘레와 엉

덩이둘레를 빈도 분포를 고찰하여 현행 치수 체계에

서 노년 남성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분포율과 커

버율을 조사하였다.

노년 남성을 위한 새로운 치수 체계 설정 방법은 

노년 남성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각각의 평균값 

86cm, 92cm를 중심으로 표준편차/2를 급간으로 최소

값과 최대값이 포함되도록 치수 간격을 설정한 후 치

수 분포를 고찰하고 치수 분포표에서 빈도 분포율이 

높은 구간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새로운 

치수 체계 설정을 위해서는 치수 간격 설정이 중요한

데 본 연구에서는 복부비만의 비율이 높은 노년 남성

의 체형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편차를 설정하고 빈도 분포에 따른 커버율을 고려하

여 최종 치수 간격을 설정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이원분포에서 출현율 2% 

이상과 출현율 3%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의 커

버율을 고려하여 효율이 높은 구간을 치수 체계 호칭 

구간으로 채택하고 참고 치수로는 각 구간에 해당되

는 배꼽수준허리둘레, 넙다리둘레, 다리가쪽길이, 샅

앞뒤길이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및고찰 

1. 노년 남성의 하반신 체형 분석

노년 남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반신 각 항목 및 계산항목의 평균을 성인 남성의 평

균과 비교하였으며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엉덩이편평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간 

평균 치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하반신 수직크기

인 높이와 길이 항목의 경우 노년 남성의 평균 치수가 

성인 남성의 치수보다 유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반신 수평크기는 허리 및 배꼽수준허리 부위

의 둘레, 너비, 두께 항목에서 노년 남성의 평균 치수

가 성인 남성의 치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엉덩이부위에서 샅부위, 넙적다리부위 등의 크기는 

노년 남성의 평균 치수가 성인 남성보다 더 작은 것으

로 나타나 노년기가 되면서 허리부위의 치수는 오히

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 남성에 비해 

노년 남성의 BMI 지수가 낮으나 허리엉덩이둘레비

는 유의적으로 큰 값으로 비만 정도는 낮으나 복부비

만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에서 엉덩이부

위까지의 편평율은 노년 남성의 평균 치수가 큰 값으

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단면 형태가 둥글고 허리

둘레 치수가 커지고 엉덩이둘레 치수가 작아지면서 

하드롭 값이 작은 H형 실루엣임을 알 수 있다. 노년기

의 하반신 체형은 하의류 설계에 중요한 기초부위가 

되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치수가 비례적으로 커

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 되면서 허리둘

레 치수는 증가하고 엉덩이둘레 치수는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 노년기 의복 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임

을 알 수 있다.

노년 남성과 성인 남성의 비만도와 하반신 형태를 

나타내는 지수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노년 남성

의 경우 성인 남성에 비해 BMI 25 이상의 비만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

Items Measurement Items

Height Stature, Waist Height, Waist Height (Omphalion), Hip Height, Crotch Height, Knee Height, Lateral Malleolus Height

Length Body Rise, Thigh Vertical Length, Waist to Hip Length, Outside Leg Length, Crotch Length 

Breadth Waist Breadth, Waist Breadth (Omphalion), Hip Width

Cir. Waist Cir.,Waist Cir. (Omphalion), Hip Cir., Thigh Cir., Knee Cir., Calf Cir., Ankle Cir.

Depth Waist Depth, Waist Depth (Omphalion), Hip Depth

Others
Weight, BMI, Waist Cir./Hip Cir. (WHR), Waist Depth/Breadth, Waist Depth(Omphalion)/Breadth (Omphalion), Hip 
Depth/Breadth, Hip Cir.-Waist Cir. (Drop)

Cir.: Circumference

Table 1. Lower-body measure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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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tems

Elderly Males (n=535) Adult Males (n=2,928)
t

Mean S.D. Mean S.D.

Height

Stature 163.05 5.71 170.48 6.24 25.609***

Waist Height 101.16 4.29 105.07 5.01 10.625***

Waist Height (Omphalion) 95.81 4.15 100.18 4.65 20.261***

Hip Height 80.38 4.05 83.38 4.24 15.139***

Crotch Height 74.30 3.76 77.54 4.19 16.649***

Knee Height 42.16 2.35 43.76 2.52 13.600***

Lateral Malleolus Height 6.65 0.56 6.83 0.50 7.757***

Length

Body Rise 26.68 3.59 27.53 3.46 3.297***

Thigh Vertical Length 27.36 2.04 28.78 2.24 8.607***

Waist to Hip Length 19.84 2.59 20.67 2.68 4.202***

Outside Leg Length 101.76 4.28 105.40 5.15 9.647***

Crotch Length 74.52 6.50 76.28 6.56 3.634***

Breadth

Waist Breadth 28.37 2.34 28.02 2.45 –3.079***

Waist Breadth (Omphalion) 29.42 2.13 29.15 2.40 –2.483***

Hip Width 32.21 1.49 33.04 1.65 10.839***

Cir.

Waist Cir. 85.55 8.39 82.13 8.58 –8.449***

Waist Cir. (Omphalion) 86.43 8.51 83.59 8.34 –7.189***

Hip Cir. 91.69 4.24 94.58 4.42 11.394***

Thigh Cir. 50.60 4.56 55.58 4.55 23.249***

Knee Cir. 35.74 2.03 36.93 2.08 12.196***

Calf Cir. 33.92 2.87 37.21 2.74 25.389***

Ankle Cir. 25.58 1.23 26.03 1.26 4.805***

Depth

Waist Depth 23.53 3.23 21.75 3.09 –12.097***

Waist Depth (Omphalion) 22.96 2.95 21.31 2.84 –12.274***

Hip Depth 23.56 2.48 24.02 2.27 4.240***

Others

Weight (kg) 62.51 9.48 69.75 9.73 15.879***

BMI 23.46 2.98 24.00 3.11 3.712***

Waist Cir./Hip Cir. (WHR) 0.93 0.06 0.86 0.06 –21.570***

Waist Depth/Breadth 0.83 0.07 0.77 0.07 –16.812***

Waist Depth (Omphalion)
/Breadth (Omphalion)

0.78 0.06 0.73 0.06 –17.401***

Hip Depth/Breadth 0.73 0.07 0.73 0.06 –1.630***

Hip Cir.-Waist Cir. (Drop) 6.15 5.32 12.45 5.89 23.092***

*p<.05, **p<.01, ***p<.001
Cir.: Circumferenc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result by age group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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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그러나 허리엉덩이둘레비인 WHR은 노년 남

성의 90% 이상이 복부비만의 기준이 되는 0.85 이상

이며, 하드롭 –12.0∼11.6cm까지의 허리가 굵은 체형

에 속하는 비율 또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년 남성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4.5%, 성인 남

성은 조사대상자의 43.8%가 허리가 굵은 체형에 속하

고 연령이 높을수록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가 

커지면서 복부비만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비만 정도가 낮아

지나 복부비만 정도는 높아진다고 한 선행연구(Kim 

& Lee, 2003; Lim, 2009; Seong & Ha, 2015) 결과와 일

치한다.

<Fig. 1>은 노년 남성과 성인 남성의 인체 계측치를 

적용한 가상 모델이다. 노년 남성의 경우 성인 남성에 

비해 하반신 높이가 낮고 허리부위가 더 비만하며 엉

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가 큰 복부비만의 H형 체

형임을 알 수 있다.

2. 노년 남성의 하반신 치수 분포 고찰

<Table 4>는 KS 의류 치수 규격(KS K 0050)(KATS, 

2019b)의 신사복 바지 치수 간격에 따라 노년 남성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각 구간별 빈도 분포를 고찰

한 결과이며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KS 의류 치수 규

격에 제시된 호칭이다. 밝은 음영 구간은 하드롭 11.7

∼30.0cm까지의 보통 체형, 어두운 음영 구간은 하드

롭 –12.0∼11.6cm까지의 허리가 굵은 체형에 해당되

는 호칭 구간이다. 노년 남성 535명의 11.0%가 보통 체

형의 호칭 구간에 포함되었고 43.7%는 허리가 굵은 

체형의 호칭 구간에 포함되었다. 노년 남성의 하반신 

체형은 허리엉덩이둘레비가 큰 복부비만형으로 성인 

남성에 비해 허리둘레는 크지만 엉덩이둘레는 작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원분포표를 보면 동일한 허리

둘레 구간에서 엉덩이둘레가 작은 구간에서는 KS 호

칭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구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구간의 의복을 생산하는 것은 생산 효

율과 기성복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노년 남성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참고하여 커버율이 높은 새로운 치수 간격

을 설정하였다.

노년 남성의 하반신 치수 체계 제안을 위한 허리둘

레와 엉덩이둘레 치수 간격은 각각의 평균값을 중심

Group
Index

Elderly Males Adult Males Total χ2

BMI

≧25.0 190 (035.5) 1,116 (038.1) 1,306 (037.7)

001.302***<25.0 345 (064.5) 1,812 (061.9) 2,157 (062.3)

Total 535 (100.0) 2,928 (100.0) 3,463 (100.0)

WHR

≧0.85 492 (092.0) 1,749 (059.7) 2,241 (064.7)

205.759***<0.85 043 (008.0) 1,179 (040.3) 1,222 (035.3)

Total 535 (100.0) 2,928 (100.0) 3,463 (100.0)

Drop
(cm)

–12-11.6 452 (084.5) 1,281 (043.8) 1,733 (050.0)

300.254***11.7-30 083 (015.5) 1,647 (056.3) 1,730 (050.0)

Total 535 (100.0) 2,928 (100.0) 3,463 (100.0)

***p<.001

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s by age group                 (Unit: n (%))

Elderly Male Adult Male

Fig. 1. Body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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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WG

72 74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Total

62 
1

(0.2)
1

(0.2)
2

(0.4)

64 
2

(0.4)
1

(0.2)
1

(0.2)
1

(0.2)
5

(0.9)

66 
2

(0.4)
1

(0.2)
3

(0.6)

68
2

(0.4)
2

(0.4)
2

(0.4)
2

(0.4)
8

(1.5)

70
1

(0.2)
4

(0.7)
5

(0.9)
1

(0.2)
1

(0.2)
12

(2.2)

72 
1

(0.2)
2

(0.4)
3

(0.6)
7

(1.3)
4

(0.7)
2

(0.4)
19

(3.6)

74 
1

(0.2)
2

(0.4)
6

(1.1)
4

(0.7)
13

(2.4)

76 
1

(0.2)
3

(0.6)
3

(0.6)
6

(1.1)
5

(0.9)
7

(1.3)
4

(0.7)
4

(0.7)
33

(6.2)

78 
1

(0.2)
1

(0.2)
9

(1.7)
11

(2.1)
5

(0.9)
1

(0.2)
1

(0.2)
29

(5.4)

80 
4

(0.7)
5

(0.9)
9

(1.7)
7

(1.3)
8

(1.5)
4

(0.7)
37

(6.9)

82 
3

(0.6)
6

(1.1)
10

(1.9)
8

(1.5)
7

(1.3)
4

(0.7)
3

(0.6)
41

(7.7)

84 
3

(0.6)
3

(0.6)
4

(0.7)
14

(2.6)
10

(1.9)
10

(1.9)
2

(0.4)
46

(8.6)

86 
1

(0.2)
2

(0.4)
8

(1.5)
10

(1.9)
21

(3.9)
8

(1.5)
7

(1.3)
1

(0.2)
58

(10.8)

88 
2

(0.4)
5

(0.9)
9

(1.7)
5

(0.9)
9

(1.7)
5

(0.9)
1

(0.2)
1

(0.2)
1

(0.2)
38

(7.1)

90 
1

(0.2)
2

(0.4)
10

(1.9)
8

(1.5)
5

(0.9)
6

(1.1)
1

(0.2)
33

(6.2)

92 
1

(0.2)
6

(1.1)
8

(1.5)
16

(3.0)
4

(0.7)
11

(2.1)
5

(0.9)
51

(9.5)

94 
2

(0.4)
8

(1.5)
7

(1.3)
6

(1.1)
9

(1.7)
1

(0.2)
2

(0.4)
35

(6.5)

96 
2

(0.4)
4

(0.7)
6

(1.1)
5

(0.9)
1

(0.2)
1

(0.2)
2

(0.4)
21

(3.9)

98 
1

(0.2)
1

(0.2)
1

(0.2)
2

(0.4)
8

(1.5)
5

(0.9)
4

(0.7)
2

(0.4)
24

(4.5)

100 
1

(0.2)
1

(0.2)
2

(0.4)
3

(0.6)
3

(0.6)
2

(0.4)
12

(2.2)

102 
1

(0.2)
1

(0.2)
3

(0.6)
1

(0.2)
2

(0.4)
8

(1.5)

104 
1

(0.2)
1

(0.2)
2

(0.4)

106 
2

(0.4)
2

(0.4)

108 
1

(0.2)
1

(0.2)
1

(0.2)
3

(0.6)

Total
1

(0.2)
1

(0.2)
1

(0.2)
12

(2.2)
16

(3.0)
36

(6.7)
46

(8.6)
60

(11.2)
72

(13.4)
86

(16.1)
75

(14.0)
48

(9.0)
45

(8.4)
21

(3.9)
11

(2.1)
2

(0.4)
2

(0.4)
535

(100.0)
Light shade: KS size system normal body type 
Dark shade: KS size system big waist body type 

Table 4. Frequency distribution by KS clothing size specification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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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호칭 간 간격을 설정하였

다. 엉덩이둘레의 경우 노년 남성의 엉덩이둘레 평균 

92cm를 중심으로 표준편차 ±2cm로 치수 간격을 설정

하였다. 노년 남성의 허리둘레 표준편차는 8cm인데 

치수 간격을 표준편차 그대로 적용할 경우 커버율이 

높아지나 여유량 허용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되어 피트

성을 필요로 하는 의복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

서 KS 의류 치수 규격(KS K 0050)(KATS, 2019b)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복종의 부위별 치수 간격을 참고하

여 허리둘레 평균 86cm를 중심으로 치수 간격 3cm, 

4cm, 5cm로 편차를 설정하고 엉덩이둘레 편차와 교

차분석한 후 출현율 2% 이상과 출현율 3% 이상 빈도

를 나타내는 구간의 커버율과 커버효율을 조사하였

다(Table 5).

허리둘레 5cm 치수 간격일 경우 2% 이상 빈도율

을 보이는 호칭 구간은 16개 구간이며 이때 커버율은 

83.2%, 커버효율은 5.2%로 허리둘레 3cm 및 허리둘

레 4cm 간격일 때보다 커버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 이상 빈도율에서도 허리둘레 5cm 치수 간

격일 경우 커버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허리

둘레 호칭 간 간격은 평균 86cm를 중심으로 최종 

±2.5cm로 치수 간격을 설정하였다. 노년 남성의 체형

은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가 큰 체형으로 허리

둘레 치수 간격을 엉덩이둘레 치수 간격보다 더 넓게 

설정함으로써 허리부위의 여유량 허용 범위가 더 넓

어지고 이는 복부비만율이 높은 노년기의 활동의 편

이성을 고려한 의복 제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Table 5>에서 가장 높은 커버율은 허리둘레 편차

가 5cm인 경우로 허리둘레 편차 5cm일 때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이원분포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분

포율 상위 5위 이내에 해당되는 구간은 86-92, 91-96, 

91-92, 81-92, 81-88 구간이며 이들 구간 중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구간은 86-92 구간으로 전체 대상자

의 12.7%가 구간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구간별 분

포율은 노년 남성의 기본 신체 치수가 어느 구간에 많

이 분포되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특정 사이즈에서

의 생산량 계획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노년 남성의 하반신 치수 체계 제안

커버율만을 고려하여 많은 호칭 구간의 의복을 제

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구간수 즉, 호칭수와 커

버율을 모두 고려한 개념인 커버효율이 높은 호칭 구

간을 치수 체계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치수 체계 

제안을 위한 선행연구(Baek & Song, 2018; Choi & Do, 

2012) 결과를 보면 3% 이상 출현율이 나타난 구간을 

호칭 구간으로 제안하였을 때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허리둘레 5cm 치수 간격

에서 3% 이상 분포율이 나타난 구간에서의 커버효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구간을 치수 체계 제안

을 위한 호칭 구간으로 채택하였다.

<Table 7>은 <Table 6>에서 3% 이상의 빈도 분포를 

나타내는 구간을 치수 체계로 제안하고 각 구간별로 

참고 치수를 제시한 결과이다. 3% 이상의 분포율을 보

이는 구간은 71-84, 76-84, 76-88, 81-88, 81-92, 86-88, 86- 

92, 86-96, 91-92, 91-96, 91-100, 96-96, 96-100의 총 13개 

구간으로 총 커버율은 77.2%이며 커버효율은 5.9%이

다. 13개 구간 중 KS 치수 규격에 해당되는 구간은 76- 

88, 86-92, 86-96, 96-100의 4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Table 8>에 제시하였듯이 KS 치수 규격에 포함

되어 있는 구간이라도 구간별 참고 신체 치수가 본 연

구결과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 남성

을 위한 하의류 제작 시 성인 남성의 치수 규격과는 서

로 다른 규격을 적용하여 생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및제언

본 연구목적은 만 65세 이상 노년 남성의 하반신 체

형을 분석함으로써 성인 남성의 치수 체계와는 다른 

노년기 체형에 적합한 커버율이 높은 정장 하의류 치

Size Interval
Over 2% Over 3%

Cover Ratio No. of Interval Cover Efficiency Cover Ratio No. of Interval Cover Efficiency

Hip
4cm

Waist 3cm 66.4% 16 4.2% 61.1% 14 4.4%

Waist 4cm 76.4% 17 4.5% 69.2% 14 4.9%

Waist 5cm 83.2% 16 5.2% 77.2% 13 5.9%

Table 5. Cover ratio by siz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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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ize
(WG-HG)

Reference Size Cover
Ratio (%)

Cover 
Efficiency (%)Stature Waist Cir. (Omphalion) Outside Leg Length Thigh Cir. Crotch Length 

71-84 161.64 72.88 103.53 44.68 68.05

77.2 5.9

76-84 159.06 77.06 099.43 45.01 67.85

76-88 161.56 78.50 101.66 47.52 71.04

81-88 160.65 82.47 099.12 48.41 70.70

81-92 163.59 83.31 102.19 50.62 73.32

86-88 160.59 86.15 099.31 49.38 73.12

86-92 162.99 86.89 101.83 51.23 75.18

86-96 166.39 88.36 104.06 52.54 75.90

91-92 163.09 91.55 103.09 52.01 75.91

91-96 164.86 91.87 101.67 53.75 76.50

91-100 166.82 94.36 104.16 55.89 79.98

96-96 164.66 95.85 102.99 54.15 76.68

96-100 166.37 96.70 102.87 56.32 78.90

Dark shade: Same size system as the KS size system 
Cir.: Circumference

Table 7. Size system of elderly men's bottoms                   (Unit: cm)

 HG
WG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12 Total

61 
1 

(0.2)
1 

(0.2)
2

(0.4)

66 
4

(0.7)
4

(0.7)
1

(0.2)
9

(1.7)

71 
1

(0.2)
10

(1.9)
25

(4.7)
6

(1.1)
1

(0.2)
43

(8.0)

76 
1

(0.2)
3

(0.6)
16

(3.0)
33

(6.2)
11

(2.1)
64

(12.0)

81 
15

(2.8)
34

(6.4)
35

(6.5)
8

(1.5)
92

(17.2)

86 
4

(0.7)
30

(5.6)
68

(12.7)
22

(4.1)
1

(0.2)
125

(23.4)

91 
3

(0.6)
38

(7.1)
47

(8.8)
16

(3.0)
104

(19.4)

96 
12

(2.2)
33

(6.2)
16

(3.0)
6

(1.1)
67

(12.5)

101 
1

(0.2)
1

(0.2)
8

(1.5)
10

(1.9)
2

(0.4)
22

(4.1)

106 
1

(0.2)
3

(0.6)
2

(0.4)
1

(0.2)
7

(1.3)

Total
1

(0.2)
2

(0.4)
18

(3.4)
64

(12.0)
108

(20.2)
166

(31.0)
119

(22.2)
46

(8.6)
10

(1.9)
1

(0.2)
535

(100.0)

Light shade: Frequency more than 2%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3% 

Table 6. Frequency distribution for waist and hip circumference interval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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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체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반신 수직크기인 높이와 길이 항목의 경우 노

년 남성의 평균 치수가 성인 남성의 치수보다 유의적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 수평크기는 허리 

및 배꼽수준허리 부위의 둘레, 너비, 두께 항목에서 

노년 남성의 평균 치수가 성인 남성의 치수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가 되면서 대부분 항목

의 치수가 줄어들지만 허리부위의 치수는 오히려 증

가함으로써 허리엉덩이둘레비가 큰 복부비만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리에서 엉덩이부위까지

의 편평율은 노년 남성의 평균 치수가 큰 값으로 허리

에서 엉덩이까지의 단면 형태가 둥글고 하드롭 값이 

작은 H형 실루엣임을 알 수 있다.

2. KS 의류 치수 규격(KS K 0050)(KATS, 2019b)의 

신사복 바지 치수 간격에 따라 노년기 남성의 허리둘

레와 엉덩이둘레 각 구간별 빈도 분포를 고찰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4.7%가 KS 규격의 호칭 구간에 포함

되었다. KS 의류 치수 규격은 허리둘레가 커지면 엉덩

이둘레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치수 체계로 하반신 치

수 분포가 크고 복부비만의 체형이 많은 노년 남성의 

경우 KS 호칭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이 4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 남성의 하의류 치수 체계 제안을 위한 허리

둘레와 엉덩이둘레 치수 간격은 각각의 평균값을 중

심으로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호칭 간 간격을 설정하

였다. 즉, 허리둘레는 평균 86cm를 중심으로 ±2.5cm, 

엉덩이둘레는 평균 92cm를 중심으로 ±2cm으로 호칭 

간 간격을 설정하였다.

4. 노년 남성을 위한 하의류 치수 체계는 커버율과 

커버효율을 고려하여 해당 구간에서 3% 이상의 빈도 

분포율을 나타내는 13개 호칭 구간을 채택하고 각 구

간에서의 참고 신체 치수를 제시하였다. 13개 호칭 구

간에서의 커버율은 77.2%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년 남성을 위한 치수 체계 중 

KS 치수 규격에 해당되는 구간이 76-88, 86-92, 86-96, 

96-100의 4개 구간으로 나타났으나 KS 치수 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라도 제시된 참고 신체 치수가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 남성의 기성복 맞음새 향상을 위해서는 의복 제

작 시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성인 남성의 

치수 규격과는 서로 다른 규격을 적용하여 생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결과에서 제시한 구간별 분포율

은 노년 남성의 기본 신체 치수가 어느 구간에 많이 분

포되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특정 사이즈에서의 생

산량 계획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합리적 생산을 가

능하게 할 것이다.

 Items
WG-HG

Reference Size

Stature Waist Cir. (Omphalion) Outside Leg Length Thigh Cir. Crotch Length 

76-88

KS 168.70 76.50 104.50 52.20 71.90

Elderly Males 161.56 78.50 101.66 47.52 71.04

t 046.255** 077.500*** 072.592*** 21.308* 166.209**

86-92

KS 165.40 85.70 101.80 53.00 74.30

Elderly Males 162.99 86.89 101.83 51.23 75.18

t 131.261** 145.034*** 787.667*** 58.887* 169.864**

86-96

KS 170.00 86.90 105.00 55.90 76.60

Elderly Males 166.39 88.36 104.06 52.54 75.90

t 093.183** 120.041*** 222.404*** 32.274* 217.857**

96-100

KS 168.10 95.40 103.50 59.10 79.30

Elderly Males 166.37 96.70 102.87 56.32 78.90

t 193.335** 147.769*** 327.571*** 41.518* 395.500**

*p<.05, **p<.01, ***p<.001
Cir.: Circumference

Table 8. Reference size according to the KS size-system and t-test result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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