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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2020 아시아트랙선수권대회가 우리나라에

서 개최되어 성인 국가대표와 주니어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한국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사이

클 강국으로 우뚝 섰다(Choi, 2019b). 특히 이번 아시

아선수권 주니어 부문에서는 한국 사이클의 기대주 

선수들이 남녀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Choi, 2019a). 

또한, 3D 입체 패션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기

술력과 품질에서 100% 국내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JK스포츠에서 고기능성의 사이클 웨어 

브랜드인 ‘헤스 102’를 런칭하였다. 이처럼, 사이클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에서 사이클 웨어의 개발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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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pper body types were classified to develop the sizing system of the cycling wear top for the high school male

cyclist. The research methods were performed using the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111 high school male 

cyclists that included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ype 1 (23.4%) has the

longest biocromion length, is the tallest of the three types and a proper body type. Type 2 (25.2%) has the largest

weight and developed muscles in the chest parts. Type 3 (51.4%) is the shortest of the three types and is a skinny

body with a bending back. In order to develop a sizing system, the 12 anthropometric measurements were selec-

ted for correlation analysis. The bust circumference and stature were presented as the control dimensions of siz-

ing system. The waist front, waist back length and biacromion length were less correlated with other items; con-

sequently, they were independent items and were set as referable dimensions. Therefore, it was proposed as a siz-

ing system because the 5 cm of bust and 5 cm of stature have a high coverage by body type. The total coverage

rate was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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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수입이 활발하며, 학계에서도 사이클 웨어

와 관련하여 발열, 심박, LED바가 장착된 재킷, 아두

이노를 활용한 방향지시, e-textile 적용의 스마트 웨어

와 주행동작에 따른 체표면을 분석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Hong, 2017; Kwon et al., 2019; Park & Kim, 2019; 

Park, 2017)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Park and Do

(2016)는 국내 브랜드는 보편적인 사이즈라 할 수 있

는 키와 체중을 중심으로 치수를 제시하고 있어 치수 

선택이 비교적 쉽지만, 브랜드마다 치수 표기 항목에 

따른 사이즈가 다르므로 국내 사이클 웨어 브랜드의 

치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날로 발전

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스포츠, 레저활동과 특수 환경

에 따른 의복이 필요함에 따라 구성 형태나 소재가 

일상복과는 차이가 있는 스포츠 의류 및 특수 기능복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들에 직접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Do & Lee, 2005).

스포츠 의류의치수체계에대한선행연구에는 Kim 

and Kim(2014)은 국제 공인 태권도복과 관련된 전반

적 실태조사를 위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태권도복의 

치수체계, 남녀별 치수 커버율 비교, 국제 공인 태권

도복의 실측을 통한 패턴 디자인 비교 및 고기능성 

소재의 도복에 착용자들의 인지 현황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Hur et al.(2015)은 웨트 수트의 구매와 착

용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브랜드의 웨트 수트의 치

수체계를 분석하였다. Kwon and Kim(2019)은 스키 

웨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도가 

높은 스키 웨어 브랜드 5개를 선정하여 각 브랜드의 

남성용 재킷과 팬츠의 치수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성

인 남성에게 적합한 치수범위에 속하는지 분석하였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스포츠 의류 분야에서 치수체계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이클 웨어의 

상의에 대한 연구(Cha, 2013; Kim & Kim, 2003; Kwon 

& Kim, 2017; Park & Yoo, 2012)는 3D 동작분석, 체표

면, 착의 실태, 발한에 대한 연구로 사이클 선수 체형

을 분석하여 상의의 치수체계를 개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

수의 상반신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

하고, 상반신 유형 분류에 따른 사이클 웨어 상의의 

치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며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에 적합한 선수용 사이클 웨어를 제작하는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에서 계측한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

수의 직접 계측치를 이용하여 상반신 유형 분류

를 하여 유형별 특징을 밝힌다.

2) 분류된 유형에 따라 유형의 분포율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이클 웨어 상의의 치수체계를 개발

한다.

II. 연구방법

1.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상반신 유형 분

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용 사이

클 웨어의 상의 치수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반신 

유형을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계측한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 111명의 인체계측치를 이용하였

고, 인체계측 50항목 중 상반신에 해당하는 높이 5항

목, 둘레 12항목, 너비 5항목, 두께 6항목, 길이 7항목, 

기타 1항목의 총 36항목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요인의 고유치가 1.00 이상인 주성

분을 베리맥스(Varimax) 방법의 직교회전을 실시하

였으며,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던컨테스트(Duncan 

test)를 통하여 각 군집에 따른 유형의 차이를 검증하

였다. 또한, 유형별 체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CLO 5.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형에 따른 사이즈를 입력하

여 아바타를 생성한 후 각 유형을 제시하였다.

2.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선수용 사이클 

웨어 상의 치수체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자 선수용 사이클 웨어 

중 상의의 치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며, 치수체계 설

정에 필요한 항목은 패턴 설계 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인체계측 항목 중 12항목을 두 변수 간에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KS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규격의 

KS K 9400:2009(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9)를 참고하여 기본항목을 설

정하였다. 상반신 분류에 따른 분포율을 살펴보아 

치수간격을 설정하였으며, 커버율 및 업체의 생산적

인 면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치수체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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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상반신 유형 분

류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상반신 체형을 구성

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인체계측 항목 중 상반

신에 해당하는 총 36항목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고유치가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항

목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

과 총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76.59%

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고유치와 전체 변

량의 기여율 및 누적 기여율은 <Table 2>에 나타냈으

며, 요인의 부하량은 <Table 3>에 나타냈다.

각 요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요인 1은 배꼽

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둘레, 허리두께, 허리둘

레, 젖가슴두께, 엉덩이두께, 엉덩이너비, 허리너비, 

엉덩이둘레, 몸무게, 젖가슴둘레, 가슴둘레, 배꼽수

준허리너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상반신의 횡적 크

기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고유치가 8.10이고, 전체 변

량의 22.50%를 설명한다.

요인 2는 목뒤높이, 허리높이, 어깨높이, 키, 엉덩이

높이, 팔길이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상반신의 종적 

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고유치가 5.30이고, 전체 

변량의 14.71%를 설명한다.

요인 3은 손둘레, 가슴너비, 가슴두께, 손목둘레 항

목으로 나타났으며, 가슴너비와 두께 및 손목둘레 요

인으로 고유치가 3.18이고, 전체 변량의 8.84%를 설

명한다.

요인 4는 팔꿈치둘레, 겨드랑두께, 겨드랑둘레, 위

팔둘레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상지 부분의 둘레 요

인으로 고유치가 2.89이고, 전체 변량의 8.02%를 설

Category Measurements items Number

Height Stature, Cervical Height, Acromion Height, Waist Height, Hip Height  5

Circumference

Neck Circumference, Neck Base Circumference, Chest Circumference,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Hip Circum- 

ference, Armscye Circumference, Upper Arm Circumference, Elbow Circumference, Wrist Cir- 

cumference, Hand Circumference

12

Breadth
Chest Breadth, Bust Breadth, Waist Breadth (Natural Indentation), Waist Breadth (Omphalion), 

Hip Width
 5

Depth
Armscye Depth, Chest Depth, Bust Depth ,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Waist Depth 

(Omphalion), Hip Depth
 6

Length
Interscye Fold,front, Waist Front Length,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Waist Back 

Length, Biacromion Length, Interscye Fold,back, Arm Length
 7

Others Weight  1

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upper body

Factor Factor contents Eigenvalue Contribution proportion (%) Cumulative contribution proportion (%)

1 Horizontal dimension of upper body 8.10 22.50 22.50

2 Vertical dimension of upper body 5.30 14.71 37.21

3
Breadth and depth of chest 

& wrist circumference
3.18   8.84 46.05

4 Circumference of upper limb 2.89   8.02 54.07

5 Back length of upper body 2.23   6.18 60.25

6 Front length of upper body 2.16   5.99 66.25

7 Front breath of upper body 2.00   5.56 71.81

8 Neck circumference 1.72   4.78 76.59

Table 2. Eigenvalue and proportion of variance according to factor of uppe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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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Commu-

nality

(h2)

Waist Depth (Omphalion)  .859  .080  .159  .022  .216 ‒.075 ‒.033  .047  .877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15  .146  .142  .086 ‒.016  .134  .250  .132  .905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801  .127  .165  .068  .254 ‒.146 ‒.079  .086  .945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794  .128  .178  .106  .082  .131  .365  .159  .936

Bust Depth  .700  .002  .230  .379  .111 ‒.013  .091 ‒.036  .827

Hip Depth  .689  .124 ‒.086  .192 ‒.296  .112 ‒.128  .179  .924

Hip Width  .665  .280  .139  .230  .162  .142  .161  .053  .774

Waist Breadth (Natural Indentation)  .648  .057  .531  .188 ‒.039  .224  .178  .137  .775

Hip Circumference  .647  .108  .242  .295  .304  .152  .196  .099  .842

Weight  .643  .270  .295  .361  .261  .162  .220  .176  .767

Bust Circumference  .639  .041  .091  .397  .063  .223  .451  .141  .668

Chest Circumference  .625  .020  .205  .360  .205  .222  .433  .152  .769

Waist Breadth (Omphalion)  .625  .146  .505  .135 ‒.107  .263  .034  .028  .650

Cervical Height  .163  .937  .086  .069  .042  .118  .052  .103  .709

Waist Height  .084  .931  .129 ‒.121 ‒.051 ‒.013  .121  .033  .789

Acromion Height  .178  .916 ‒.064  .044 ‒.066  .219  .080 ‒.004  .825

Stature  .100  .888  .148  .053  .166  .182  .138  .037  .682

Hip Height ‒.024  .869  .013  .039 ‒.180  .053 ‒.134  .125  .829

Arm Length  .126  .792  .053  .005  .096 ‒.045  .010 ‒.036  .850

Hand Circumference  .144  .148  .667  .076  .005 ‒.213  .214  .260  .865

Chest Breadth  .285  .178  .651  .175  .157  .179  .384  .047  .853

Chest Depth  .462 ‒.046  .608  .051  .246 ‒.008 ‒.031 ‒.040  .873

Wrist Circumference  .196  .142  .590  .304  .408 ‒.006 ‒.103 ‒.066  .811

Elbow Circumference  .207 ‒.024  .028  .726  .003  .158  .161 ‒.105  .738

Armscye Depth  .241  .036  .344  .658  .108  .005 ‒.219  .314  .696

Armscye Circumference  .441  .042  .124  .596  .077  .112  .055  .054  .773

Upper Arm Circumference  .521 ‒.048  .102  .582  .130 ‒.075  .272  .209  .781

Biacromion Length  .138 ‒.092  .068  .142  .749  .071  .116  .061  .624

Interscye Fold, back  .285 ‒.022  .377 ‒.242  .538  .018  .161  .044  .637

Waist Back Length  .087  .253  .090  .236  .483  .482 ‒.044  .146  .600

Waist Front Length  .110  .192 ‒.059  .034 ‒.109  .839  .064 ‒.015  .659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128  .107  .066  .146  .421  .735  .048  .086  .592

Interscye Fold, front  .225  .114  .145  .062  .152  .000  .764 ‒.013  .763

Bust Breadth  .416  .195  .381  .296 ‒.202  .293  .421  .163  .633

Neck Circumference  .188  .108  .020  .053  .019  .054  .012  .892  .680

Neck Base Circumference  .415  .091  .391  .094  .244  .073  .110  .641  .652

  : Each factor components

Table 3. The factor analysis results of uppe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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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요인 5는 어깨사이길이, 겨드랑뒤벽접힘길이, 등

길이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상반신 뒤길이 요인으로 

고유치가 2.23이고, 전체 변량의 6.18%를 설명한다.

요인 6은 앞중심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상반신 앞길이 요인으로 고유

치가 2.16이고, 전체 변량의 5.99%를 설명한다.

요인 7은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젖가슴너비 항목

으로 나타났으며, 상반신 앞너비 요인으로 고유치가 

2.00이고, 전체 변량의 5.56%를 설명한다.

요인 8은 목밑둘레, 목둘레 항목으로 나타났으

며, 목둘레 요인으로 고유치가 1.72이고, 전체 변량

의 4.78%를 설명한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주요인 8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군집간

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고 

유형 1은 23.4%(26명), 유형 2는 25.2%(28명), 유형 3

은 51.4%(57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군집에 따른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

으며, 각 군집별로 계측 항목의 평균값을 <Table 4>

에 나타냈다. 또한, 유형별 특징을 CLO 5.2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3차원 아바타를 형성하여 전면, 측면, 

후면의 특징을 나타냈으며<Table 5>, 유형별 특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스파이더 다이어그램(spi-

der diagram)을 나타냈다(Fig. 1).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키가 가장 크

고, 목뒤높이, 어깨높이, 허리높이, 엉덩이높이의 모

든 높이 항목에서 세 유형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둘레 항목은 손목둘레, 손둘레는 유형 2와 비슷한 값

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은 세 유형의 중간 값을 

나타냈다. 너비, 두께 항목 또한 세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중간 값을 나타냈으나, 엉덩이두께 항목은 유

형 3과 같은 값을 나타냈다. 길이 항목은 어깨사이길

이와 팔길이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겨드랑뒤벽

접힘사이길이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은 세 유형의 중간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유형 

1은 키가 가장 크고 팔이 길며, 겨드랑뒤벽접힘사이

길이는 세 유형 중 가장 작고 바른 체형의 어깨길이가 

긴 체형이다.

유형 2는 유형 1에 비해 키가 작고, 높이 항목은 세 

유형의 중간 값을 나타냈다. 둘레 항목은 손목둘레

만 유형 1과 같으며, 나머지 항목은 세 유형 중 가장 

크다. 너비, 두께 항목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값을 나타

냈고, 길이 항목은 어깨사이길이와 팔길이는 중간 

값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은 가장 큰 값을 나타

냈다. 따라서, 유형 2는 세 유형의 중간 키에 해당하

고,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이 가장 크다. 또한, <Table 

6>을 보면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가 가장 크고, 

가슴두께와 젖가슴두께를 보았을 때 가슴 부분의 근

육이 발달되었으며 몸무게가 가장 큰 근육이 있는 체

형이다. 

유형 3은 키와 높이 항목 모두 세 유형 중 가장 작

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레, 너비, 두께 항목 또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 항목은 겨드랑뒤벽접힘

사이길이는 세 유형의 중간 값을 나타냈으며, 나머

지 항목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유형 3

은 세 유형 중 키가 가장 작고, 겨드랑뒤벽접힘사이

길이와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의 차가 큰 것으로 보

아 등이 굽은 몸무게가 가장 작은 마른 체형이다. 

2.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선수용 사이클 

웨어 상의 치수체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자 선수용 사이클 웨어 

중 상의의 치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치수체계 

설정에 필요한 항목은 패턴 설계 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인체계측 항목 중 12항목을 두 변수 간에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상관분석 결과, 키는 몸무게(r=.498**)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팔길이(r=.669**)와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몸무게는 둘레 항목(.520** 

~.804**)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며, 길이 항목과는 낮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앞중

심길이는 대부분의 항목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

고, 등길이와 어깨사이길이도 대부분의 항목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현재, 국내외 브랜드의 사이클 웨어는 치수체계 

기준 항목으로 대부분 키와 몸무게를 제시하고 있으

며, 상의를 따로 제시하고 있는 브랜드에서는 가슴

둘레를 기준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KS 규격에서는 

피트성이 필요한 상의의 경우는 가슴둘레와 키를 기

준으로 표기하며,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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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Group 1

(n=26)

Group 2

(n=28)

Group 3

(n=57)
F-value

Height

Stature 178.9a 177.0b 170.6c 68.471***

Cervical Height 151.7a 149.8b 143.4c 69.805***

Acromion Height 148.1a 146.4a 139.8b 51.584***

Waist Height 111.2a 108.6b 104.5c 36.140***

Hip Height   90.7a   87.6b 84.2c 28.760***

Circum-

ference

Neck Circumference   35.6b   37.0a 34.8c 16.545***

Neck Base Circumference   41.9a   42.2a 40.6b 5.676**

Chest Circumference   90.7b   97.9a 89.1b 58.412***

Bust Circumference   87.9b   96.1a 86.3b 61.416***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73.6b   79.9a 71.7c 61.540***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76.2b   82.3a 74.1c 41.204***

Hip Circumference   94.2b   99.5a 92.3c 39.568***

Armscye Circumference   41.3b   43.3a 40.7b 14.058***

Upper Arm Circumference   28.9b   30.8a 28.1b 17.416***

Elbow Circumference   28.2b   29.6a 27.7b   9.161***

Wrist Circumference   16.7a   16.7a 16.1b   7.680***

Hand Circumference   20.7a   20.9a 19.9b  6.503**

Breadth

Chest Breadth   29.5b   31.0a 28.3c 25.114***

Bust Breadth   27.6b   29.7a 26.7c 46.938***

Waist Breadth (Natural Indentation)   24.6b   26.5a 24.0b 35.237***

Waist Breadth (Omphalion)   26.1b   28.4a 25.5b 33.531***

Hip Width   32.4b   34.2a 31.4c 45.922***

Depth

Armscye Depth   11.7b   12.4a 11.1b   8.221***

Chest Depth   16.8b   18.1a 16.6b 6.722**

Bust Depth   19.3b   21.3a 19.2b 26.311***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18.0b   19.0a 17.5b 12.236***

Waist Depth (Omphalion)   18.0b   19.3a 17.8b 13.517***

Hip Depth   21.0b   22.9a 21.0b 10.858***

Length

Interscye Fold, front   36.7a   37.6a 35.4b 11.176***

Waist Front Length   35.2b   36.8a 34.4b 11.826***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42.7b   43.7a 41.6c 11.507***

Waist Back Length   42.5b   43.6a 41.4c 10.776***

Biacromion Length   44.8a   44.6a 43.6b 3.828*

Interscye Fold, back   39.0a   40.2a 39.1a 2.310

Arm Length   59.7a   58.2b 56.4c 27.289***

Others Weight   68.7b   75.4a 62.8c 71.344***

*p<.05,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4. The result of ANOVA according to upper body cluster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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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

클 웨어의 상의는 하의 못지않게 밀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슴둘레와 키를 중심으로 치수체계를 제시

하였다. 그리고, 상관분석 결과 키는 팔길이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이클 운동시 팔의 동작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키를 치수체계의 기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슴둘레는 몸무게뿐만 

아니라 둘레 항목 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둘레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되어 상의의 치

수체계 기준으로 가슴둘레와 키를 제시하였다. 더불

어 앞중심길이, 등길이와 어깨사이길이는 다른 항목

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독립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어 참고 신체 치수로 설정하였다.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상반신 3유형별 분

Front view Side view Back view

Type 1

(n=26)

Type 2

(n=28)

Type 3

(n=57)

Table 5. The 3D avatar according to the upper body types using CLO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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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7

Factor 8

Group 1 Group 2 Group 3

Factor 1 : Horizontal dimension of upper body

Factor 2 : Vertical dimension of upper body 

Factor 3 : Breadth and depth of chest &

wrist circumference

Factor 4 : Circumference of upper limb

Factor 5 : Back length of upper body 

Factor 6 : Front length of upper body

Factor 7 : Front breath of upper body

Factor 8 : Neck circumference

Fig. 1. Spider diagram by cluster.

Drop Group 1 (n=26) Group 2 (n=28) Group 3 (n=57) F-value

Bust C. ‒ Waist C. (Natural Indentation) 14.35b 16.19a 14.60b 2.651

Duncan test results (a>b>c)

C.: Circumference

Table 6. The result of ANOVA according to drop of upper body cluster Unit: cm

Stature Weight
Neck

 C.

Bust

C.

Waist

C.

Hip

C.

Upper

Arm

C.

Wrist

C.

Arm

L.

Waist

Front L.

Waist

Back L.

Biacro-

mion L.

Stature 1.000

Weight   .498** 1.000

Neck C.   .306**   .662** 1.000

Bust C.   .273**   .797**   .556** 1.000

Waist C.   .324**   .804**   .575**   .806** 1.000

Hip C.   .328**   .797**   .585**   .713**   .718** 1.000

Upper 

Arm C.
.115   .690**   .508**   .702**   .609**   .658** 1.000

Wrist C.   .288**   .520**   .402**   .385**   .318**   .436**   .336** 1.000

Arm L.   .669**   .327** .144 .136 .181 .187* .029 .179 1.000

Waist

Front L.
  .296** .206* .088 .240* .220* .175 .006 .020 .156 1.000

Waist

Back L.
  .445**   .467**   .365**   .381**   .292**   .371**   .247**   .271** .151   .293** 1.000

Biacro-

mion L.
.052   .381** .241*   .344**   .249**   .368** .225*   .361** .041 .004   .2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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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ircumference, L.: Length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upper body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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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가슴둘레와 키의 이원분포로 <Table 8>에 나타

냈으며, 가슴둘레는 3 cm 간격으로 ±1.5 cm를 커버하

고, 키는 5 cm 간격으로 ±2.5 cm를 커버한다. 그 결과, 

<Table 9>와 같이 유형 1(A)은 7개의 치수로 23.4%의 

분포율, 유형 2(B)는 10개의 치수로 25.2%, 유형 3(C)

은 19개의 치수로 51.3%의 분포를 보여 전체 유형의 

중복된 치수를 포함하여 총 30개의 치수가 나타났

다. 그리하여 각 유형과 전체 커버율 및 생산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치수의 분포를 살펴보아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구간별로 3.6% 이상만 선

택하여 치수체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0>

과 같이 유형 1(A)은 7개의 치수에서 5개의 치수가 

선택되어 18.9%의 커버율을 나타냈고, 유형 2(B)는 

10개의 치수에서 4개가 선택되어 15.3%의 커버율을 

나타냈으며, 유형 3(C)은 19개에서 8개가 선택되어 

36.0%의 커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91–165, 85–170, 

88–170, 91–170, 94–170, 88–175, 91–175, 94–175, 97

–175, 91–180, 94–180, 97–180의 총 12개의 치수로 전

체 70.2%의 커버율을 나타냈다.

또한,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상반신 3유형

별 분포를 <Table 11>과 같이 가슴둘레 5 cm, 키 5 cm 

치수간격으로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가슴둘레는 5 cm 

간격으로 ±2.5 cm를 커버하고, 키는 5 cm 간격으로 

±2.5 cm를 커버한다. 그 결과 <Table 12>와 같이 유형 

1(A)은 5개의 치수로 23.4%, 유형 2(B)는 8개의 치수

로 25.2%, 유형 3(C)은 12개의 치수로 51.3%의 분포

를 보여 전체 유형의 중복된 치수를 포함하여 총 19개

의 치수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각 유형과 전체 커버율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치수의 분포를 살펴보아 <Table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구간별로 4.5% 이상만 선택하

여 치수체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3>과 같

Bust C.

Stature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Total

n (%)

160 　 　 　 　 　 　

C

(   0.9)
　 　 　

1

(   0.9)

165 　

C

(   0.9)

CC

(   1.8)

C

(   0.9)

CC

CC

(   3.6)

　 　 　 　

8

(   7.2)

170 　

C

(   0.9)

CCC

CCC

(   5.4)

CCC

CC

(   4.5)

CCC

CCC

C

(   6.3)

CCC 

CCC

C

(   6.3)

CC

(   1.8)

BB

(   1.8)
　 　

30

(  27.0)

175
CC

(   1.8)

CC

(   1.8)

CCC

(   2.7)

AAC

CCC

(   5.4)

AAA

A

CCC

(   6.3)

ABB

BBB

CCC

C

(   9.0)

BBB

BBB

(   5.4)

BB

(   1.8)
　 　

38

(  34.2)

180 　

C

(   0.9)　

AAA

(   2.7)

AAC

(   2.7)

AAA

AA

AAA

AA

(   9.0)

AA

AA

B

(   4.5)

BBB

BB

(   4.5)

BBB

(   2.7)

BB

(   1.8)
　

32

(  28.8)

185 　 　 　 　 　 　 　

B

(   0.9)
　

B

(   0.9)

2

(   1.8)

Total

n (%)

2

(   1.8)

5

(  4.5)

14

(  12.6)

15

(  13.5)

28

(  25.2)

22

(  19.8)

14

(  12.6)

8

(   7.2)

2

(   1.8)

1

(   0.9)

111

(100.0)

A: Group 1, B: Group 2, C: Group 3

 : 3.6% over

C.: Circumference

Table 8. Distribution of bust according to intervals of 3 cm and stature according to intervals of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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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 1(A)은 5개의 치수에서 4개의 치수가 선택되

어 20.7%의 커버율을 나타냈고, 유형 2(B)는 8개의 치

수에서 4개가 선택되어 20.7%의 커버율을 나타냈으

며, 유형 3(C)은 12개에서 7개가 선택되어 40.5%의 커

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90–165, 85–170, 90–170, 95

–170, 90–175, 95–175, 100–175, 90–180, 95–180, 100–

180의 총 10개의 치수로 전체 81.9%의 커버율을 나타

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슴둘레 3 cm, 키 5 cm 치수간격과 

가슴둘레 5 cm, 키 5 cm 치수간격으로 상반신 3유형의 

분포에 따른 치수체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슴

둘레 3 cm, 키 5 cm 치수간격은 유형 1(A)은 18.9%, 유

형 2(B)는 15.3%, 유형 3(C)은 36.0%의 커버율을 나

타냈고, 총 12개의 치수로 전체 커버율은 70.2%로 나

Overall size-spec Coverage (%) Group Size-spec Coverage (%)

97–160

82–165

85–165

88–165

91–165

82–170

85–170

88–170

91–170

94–170

97–170

100–170

79–175

82–175

85–175

88–175

91–175

94-175

97–175

100–175

82–180

85–180

88–180

91–180

94–180

97–180

100–180

103–180

100–185

106–185

0.9

0.9

1.8

0.9

3.6

0.9

5.4

4.5

6.3

6.3

1.8

1.8

1.8

1.8

2.7

5.4

6.3

9.0

5.4

1.8

0.9

2.7

2.7

9.0

4.5

4.5

2.7

1.8

0.9

0.9

A

  88–175

  91–175

  94–175

  85–180

  88–180

  91–180

  94–180

  1.8 

  3.6

  0.9

  2.7

  1.8

  9.0

  3.6

Sub–total (%)   23.4

B 

100–170

  94–175

  97–175

100–175

  94–180

  97–180

100–180

103–180

100–185

103–185

  1.8

  4.5

  5.4

  1.8

  0.9

  4.5

  2.7

  1.8

  0.9

  0.9

Sub-total (%)   25.2

C

  97–160

  82–165

  85–165

  88–165

  91–165

  82–170

  85–170

  88–170

  91–170

  94–170

  97–170

  79–175

  82–175

  85–175

  88–175

  91–175

  94–175

  85–180

  88–180

  0.9

  0.9

  1.8

  0.9

  3.6

  0.9

  5.4

  4.5

  6.3

  6.3

  1.8

  1.8

  1.8

  2.7

  3.6

  2.7

  3.6

  0.9

  0.9

Total (%) 100.0
Sub-total (%)   51.3

Total (%) 100.0

Table 9. Overall size-spec for top of bust according to intervals of 3 cm and stature according to intervals of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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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size-spec Coverage (%) Group Size-spec Coverage (%)

91-165

85-170

88-170

91-170

94-170

88-175

91-175

94-175

97-175

91-180

94-180

97-180

3.6

5.4

4.5

6.3

6.3

5.4

6.3

9.0

5.4

9.0

4.5

4.5

A

88-175

91-175

94-175

91-180

94-180

1.8

3.6

0.9

9.0

3.6

Sub-total (%) 18.9

B 

94-175

97-175

94-180

97-180

4.5

5.4

0.9

4.5

Sub-total (%) 15.3

C

91-165

85-170

88-170

91-170

94-170

88-175

91-175

94-175

3.6

5.4

4.5

6.3

6.3

3.6

2.7

3.6

Total (%) 70.2
Sub-total (%) 36.0

Total (%) 70.2

Table 10. Sizing system for top of bust according to intervals of 3 cm and stature according to intervals of 5 cm 

Bust C.
Stature

75 80 85 90 95 100 105
Total
n (%)

160
C

(   0.9)
1

(    0.9)

165
CCC

(   2.7)

CCC
CC

(   4.5)

8
(    7.2)

170
CCCC
CCC

(   6.3)

CCCCC
CCCCC

CC
(  10.8)

CCCCC
CCCC
(   8.1)

BB
(   1.8)

30
(  27.0)

175
CCCC
(   3.6)

CCC
(   2.7)

AAAA
AACCC
CCCC
(  11.7)

ABBBB
BBBBC

CCC
(  11.7)

BBB
BB

(   4.5)

38
(  34.2)

180
AAAC
(   3.6)

AAAA
AAAA

AAAAC
(  11.7)

AAAA
BBBB
(   7.2)

BBB
BBB

(   5.4)

B
(   0.9)

32
(  28.8)

185
B

(   0.9)
B

(   0.9)
2

(   1.8)

Total
n (%)

0
(   0.0)

4
(   3.6)

17
(  15.3)

43
(  38.7)

31
(  27.9)

14
(  12.6)

2
(   1.8)

111
(100.0)

A: Group 1, B: Group 2, C: Group 3 

 : 4.5% over

C.: Circumference

Table 11. Distribution of bust and stature according to intervals of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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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리고, 가슴둘레 5 cm, 키 5 cm 치수간격은 

유형 1(A)은 20.7%, 유형 2(B)는 20.7%, 유형 3(C)은 

40.5%의 커버율을 나타냈고, 총 10개의 치수로 전체 

커버율은 81.9%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슴둘레 5 cm, 

키 5 cm 치수간격이 각 유형의 커버율과 전체 커버율

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수체계를 제시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참고 신체 치수와 함께 <Table 14>에 

나타내었다.

KS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규격의 KS K 9400:2009

(KATS, 2009)에 따르면, 피트성이 필요한 의복의 경

우는 가슴둘레를 3 cm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 가슴둘레 5 cm, 키 5 cm 치수간격보다 유형에 따

른 커버율과 전체 커버율이 낮고, 제안된 치수가 더 

많아 생산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피트성이 필요한 운동복의 경우 5 cm 치수간격으

로 치수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각 유형과 전체 커버율 

및 생산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선수용 사

이클 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상반신 유형을 분류하

였고, 유형에 따른 상의 치수체계를 개발하였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상반신 체형

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인체계측 항목 

중 상반신에 해당하는 총 36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총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주요인 8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집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유형 1은 23.4%(26명), 유형 2는 

25.2%(28명), 유형 3은 51.4%(57명)의 분포를 나타냈

다. 유형 1은 키가 가장 크고 팔이 길며, 겨드랑뒤벽

접힘사이길이는 세 유형 중 가장 작고 바른 체형의 

Overall size-spec Coverage (%) Group Size-spec Coverage (%)

95–160
85–165
90–165
85–170
90–170
95–170

100–170
80–175
85–175
90–175
95–175

100–175
85–180
90–180
95–180

100–180
105–180
100–185
105–185

0.9
2.7
4.5
6.3

  10.8
8.1
1.8
3.6
2.7

  11.7
  11.7

4.5
3.6

  11.7
7.2
5.4
0.9
0.9
0.9

A

90–175
95–175
85–180
90–180
95–180

5.4
0.9
2.7

  10.8
3.6

Sub-total (%)   23.4

B 

100–170
95–175

100–175
95–180

100–180
105–180
100–185
105–185

1.8
7.2
4.5
3.6
5.4
0.9
0.9
0.9

Sub-total (%)   25.2

C

95–160
85–165
90–165
85–170
90–170
95–170
80–175
85–175
91–175
95–175
85–180
90–180

0.9
2.7
4.5
6.3

  10.8
8.1
3.6
2.7
6.3
3.6
0.9
0.9

Total (%) 100.0
Sub-total (%)   51.3

Total (%) 100.0

Table 12. Overall size-spec for top of bust and stature according to intervals of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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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길이가 긴 체형이다. 유형 2는 세 유형의 중간 키

에 해당하고,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이 가장 크다. 또

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가 가장 크고, 가슴두

께와 젖가슴두께를 보았을 때 가슴 부분의 근육이 발

달되었으며 몸무게가 가장 큰 근육이 있는 체형이

다. 유형 3은 세 유형 중 키가 가장 작고, 겨드랑뒤벽

접힘사이길이와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의 차가 큰 

것으로 보아 등이 굽은 몸무게가 가장 작은 마른 체

형이다.

둘째, 고등학교 남자 선수용 사이클 웨어 중 상의의 

치수체계 설정에 필요한 항목은 패턴 설계 시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인체계측 항목 중 12항목에 대하여 

Overall size-spec Coverage (%) Group Size-spec Coverage (%)

90–165

85–170

90–170

95–170

90–175

95–175

100–175

90–180

95–180

100–180

4.5

6.3

  10.8

8.1

  11.7

  11.7

4.5

  11.7

7.2

5.4

A

90–175

95–175

90–180

95–180

5.4

0.9

10.8

3.6

Sub-total (%) 20.7

B 

95–175

100–175

95–180

100–180

7.2

4.5

3.6

5.4

Sub-total (%) 20.7

C

90–165

85–170

90–170

95–170

90–175

95–175

90–180

4.5

6.3

10.8

8.1

6.3

3.6

0.9

Total (%) 81.9
Sub-total (%) 40.5

Total (%) 81.9

Table 13. Sizing system of top for highschool male cyclist

Size
Control dimensions Referable dimensions

Coverage (%)
Bust C. Stature Waist front L. Waist back L. Biacromion L.

90–165 90 165 33.7 41.0 44.9 4.5

85–170 85 170 35.2 40.8 42.1 6.3

90–170 90 170 33.6 40.8 43.8 10.8

95–170 95 170 34.9 41.6 44.0 8.1

90–175 90 175 35.0 41.3 43.5 11.7

95–175 95 175 36.2 43.3 44.8 11.7

100–175 100 175 35.9 42.9 44.1 4.5

90–180 90 180 34.3 42.8 44.8 11.7

95–180 95 180 36.3 44.2 45.3 7.2

100-180 100 180 37.5 43.3 44.3 5.4

Total (%) 81.9

C.: Circumference, L.: Length

Table 14. Suggested sizing system of top for highschool male cyclist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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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키는 팔길이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이

클 운동 시 팔의 동작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키를 치수체계의 기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가슴둘

레는 몸무게뿐만 아니라 둘레 항목 간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 둘레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되어 상의의 치수체계 기준으로 가슴둘레와 키

를 제시하였다. 또한, 앞중심길이, 등길이와 어깨사

이길이는 다른 항목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독립

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어 참고 신체 치수로 설정하

였다.

셋째,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의 상반신 3유형

에 따른 가슴둘레 3 cm, 키 5 cm 치수간격과 가슴둘레 

5 cm, 키 5 cm 치수간격으로 상반신 3유형의 분포에 

따른 치수체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슴둘레 3 cm, 

키 5 cm 치수간격은 유형 1은 18.9%, 유형 2는 15.3%, 

유형 3은 36.0%의 커버율을 나타냈고, 총 12개의 치

수로 전체 커버율은 70.2%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슴

둘레 5 cm, 키 5 cm 치수간격은 유형 1은 20.7%, 유형 

2는 20.7%, 유형 3은 40.5%의 커버율을 나타냈고, 총 

10개의 치수로 전체 커버율은 81.9%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슴둘레 5 cm, 키 5 cm 치수간격이 각 유형의 커

버율과 전체 커버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수

체계를 제시하였다. KS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규격

의 KS K 9400:2009(KATS, 2009)에 따르면 피트성이 

필요한 의복의 경우는 가슴둘레를 3 cm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 가슴둘레 5 cm, 키 5 cm 치수

간격보다 유형에 따른 커버율과 전체 커버율이 낮고, 

제안된 치수가 더 많아 생산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피트성이 필요한 운동복의 경우 

5 cm 치수간격으로 치수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각 유

형과 전체 커버율 및 생산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사이클 웨어 브랜드는 치수체계 기준과 각 

치수에 해당하는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치수 

적합성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더욱이 성

장기에 있는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

문 사이클 웨어의 개발은 부족하며 대부분 성인의 사

이클 웨어를 수선하여 입거나 전문 브랜드에 비해 소

재 기능성이 낮은 맞춤복의 사이클 웨어를 착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치수체계에 따른 고

등학교 사이클 선수용 사이클 웨어를 제작한다면 치

수 적합성이 우수한 선수용 사이클 웨어 개발이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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