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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남성 패션 시장의 규모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그중 넥타이는 대표적 남성 액세서리로 세계적으

로 시장의 규모가 크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류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한 남성 액세서리의 시장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적 트렌드

에 발맞추어 면세점,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국 전통문을 활용한 넥타이 디자인을 제시하

여 패션 한류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의 전통 문양에 대한 사적 고찰과 자료를

수집하고, 넥타이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 후, 넥타이의 문양 중심으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세계적인 넥타이

의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20년도의 넥타이 트렌드를 살펴보았

을 때 넥타이의 문양은 인공물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으며, 모티프의 배열은 올오버형과 사선형, 

그물형, 가로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집된 250여 점의 전통 인공물문 자료 가운데 칠보문, 고

리금문, 꽃살문, 도자기의 이미지 최종 9점의 인공물문을 선별하고 활용하여 모티프의 상징성을 담아 모던한

넥타이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디자인마다 3배수 이상의 색상을 조합하여 샘플 제작을 하였으며, 3명의 전문

가가 상품성과 트렌드에 맞으며,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제품을 선택하여 최종 6종, 21점의 넥

타이를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실크스크린과 자카드로 제작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통무늬

에 대해 고찰하고 현대적이면서 고급화된 문화상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하였으

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세계적으로 향유되어 한류의 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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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남성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소비방식에서 

벗어나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은 외모 가꾸기를 중시하며, 피부 관리나 패

션, 헤어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형을 하

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이들을 일

컫는 용어로 등장한 그루밍족은 미국에서 처음 사

용되었다(Naver dictionary, n.d.a). 그루밍족이 증가

하면서 남성 전용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이들을 위한 남성 전용 패션지, 트렌디한 바버숍

(barbershop), 남성 전용 메이크업 제품, 전용 멀티

숍(multishop) 등이 등장하면서 남성 소비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케이팝(K-pop)과 게임, 드라마, 화장품, 기술력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된 가운데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한복을 입고 거

리를 활보하는 등 한국의 전통 패션에 대한 관심

과 수요가 높다. 하지만 전통문화를 이용한 패션 

상품은 주로 여성들의 스카프와 의상 그리고 홈 

데코(home decoration)용으로 남성을 위한 상품은 

매우 적다. 남성 패션 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확산

에 비해 남성 패션 액세서리는 브랜드나 제품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다.

넥타이는 남성이 정장을 착용할 때 필수적 구

성 요소이며, 정장 연출 시 크게 변화를 줄 수 있

고, 착용하는 개인의 감각과 개성을 나타내는 액

세서리이다(Suh, 2017). 최근에는 넥타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2019년 넥타

이 매출이 2018년보다 90% 증가하였다고 발표하

였다(Kim, 2020). 이런 현상은 밀레니얼 세대가 기

성세대와는 다르게 격식보다는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로 넥타이를 활용하면서 나타났으며, 다

양한 색감과 디자인의 넥타이가 생산되도록 일조

하고 있다(Kim, 2020).

남성들의 공식화되어 있는 패션 아이템인 넥타

이에 전통문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꾸준

히 진행되어왔으나, 주로 디자인 개발에만 제한되

고 상품화되어 실질적인 판매와 연결된 경우는 거

의 없는 상황이다. 색동(Suh, 2017)과 공예 염색기

법(Kang & Cho, 2010; Suh, 2010), 전통문양을 활용

한 넥타이 디자인 개발(Moon, 2011; Park & Park, 

2012; Yang, 2017) 등과 같은 선행 연구들은 디자

인의 개발에만 주력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의 넥

타이 디자인 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을 접목

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

구들과 차별화된다. 면세점, 미술관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넥타이를 개발하였고, 한

국적 색채와 독창성을 지니는 문화상품으로 글로

벌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

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서적과 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를 통해 넥타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후 패턴 넥타이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

적인 글로벌 넥타이 브랜드이며, 2020년 3월 온라

인 몰에서 가장 다양한 넥타이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에르메스(Hermés)(579점)와 살바토레 페라가

모(Salvatore Ferragamo)(151점)를 선정하여 2020년 

넥타이 패턴 트렌드를 분석 하였다. 넥타이의 패턴 

트렌드는 두 브랜드의 차이는 존재하나 인공물문을 

이용한 패턴의 디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전통 문양 중 인공물문 활용하여 디자인하였

다. 인공물문에 대한 한국 전통 문양을 수집하였으

며, 이에 대한 의미와 상징성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미지 자료는 문화 포털(www.culture.go.kr), 네

이버 지식백과(terms.naver.com) 등의 전문 사이트와 

국내외의 전통 문양에 대한 전문 서적, 박물관에서 

발행된 도록과 화보와 덕수궁, 경복궁 등을 방문하

여 직접 찍은 사진들을 활용하였다. 선정된 문양 이

미지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CC 

버전을 활용하여 보완, 수정하여 도안하였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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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설정한 후 패턴화하였다. 패턴화한 이미지는 

다량의 제품 제작에 용이하도록 사용 도수를 제한하

여 실크스크린(silk screen) 기법과 자카드(jacquard) 직

조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통 문양

한국의 전통 문양은 건축물과 의복, 그림, 생활

용품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전통 문양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분류법을 참고하여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자연산수문, 문자문, 기하문, 복합문, 기

타문으로 조사하였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넥타이 패턴 트렌드를 고려하여 인공물문을 활용

하고자 자료를 조사하였다.

인공물문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인공물을 이

용한 문양으로 형태보다는 의미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인공물을 활용한 문양들이 생

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중 넥타이에 활용

하기에 유용한 문양으로 칠보문, 고리금문, 꽃살문 

그리고 전통 문양은 아니나 전통 생활용품인 고려, 

조선 시대 도자기를 그래픽으로 단순화한 문양 등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1) 칠보문: 전보

예로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에서는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

라는 상징물로서 칠보(일곱 가지의 상징 도상)를 

복식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 기물과 건축물로 이용

하여 장식하였다. 그중 전보는 원보라고도 불리며 

중국의 발음으로 보(寶)와 복(福)과 같은 발음으로 

복을 상징하게 되었다. 또한, 예전의 엽전 모양인 

겉은 둥글고 네모난 구멍이 있는 모양으로 “하늘

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것을 뜻하며 돈은 언

제나 복을 상징하며 사용되었다(Lim, 1998, p. 135).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Figure 1)에서 상단의 

투각 장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칠보문인데 가장 기

본적인 형태인 4개의 고리 모양이 조합되어 만든 

기하학적 연속무늬로 나타나고 있다. 칠보문은 이

런 기본 무늬뿐만 아니라 기본 형태에 중앙에 꽃

무늬를 첨가하기도 하며, 이음 부분에 구슬을 배

치하기도 하고 고리 안을 장식하여 사용하기도 하

였으며 이것을 이어 사용하거나 흩어진 모양으로

도 사용하였다(Naver dictionary, n.d.b).

2) 고리금문

고리금문은 원, 타원, 동심원 등의 둥근 형태의 

고리를 연속시킨 비단 무늬이다(Goligeummun, n.d.). 

칠보 무늬 중 엽전 모양을 연결한 무늬로 여의고

리금, 소슬고리금, 쌀미고리금, 쌍고리금 등 다양

한 모양으로 연결되며, 윤회와 장수, 진리의 무한

Figure 3. 교태  부연 
(15C). 

From Buyeon. (n.d.).
https://www.culture.go.kr

Figure 1.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 (12C). 

From Naver dictionary. (n.d.c).
https://terms.naver.com

Figure 2.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13C). 

From Naver dictionary. (n.d.d).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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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상징한다(Lim, 1998). 이러한 고리를 연속해

서 사용하면 십전도(十錢圖)라 하여 “모든 일이 모

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사

용되었다(Lim, 1998, p. 60).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Figure 2>의 경우 칠보문 중 활 문양을 사용한 것

으로 활을 겹쳐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를 매듭으로 

장식하여 고리금문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교태전 

부연 <Figure 3>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부연에는 

고리금문의 연속성을 모두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

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건물 전체에서 여러 부연

을 동시에 보았을 때는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고리금문이 완성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3) 꽃살문

한국의 건물은 목조건물로 창과 호가 혼용되어 

쓰였으며 창호의 문살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살은 <Figure 4>에서 보이듯 가로, 

세로가 직각으로 짠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

타난다(Lim, 1998). 문살문은 살대의 짜임에 따라 

완자(卍字)살, 용자(用字)살, 아자(亞子)살, 정자(井

子)살, 산가지(算木) 모양의 숫대찰상, 빗살창과 소

슬빗살창 등이 있다. 꽃살문은 이런 살창에 각종 

꽃무늬를 장식한 것으로 불교의 깨우침의 단계를 

꽃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이며, 사찰과 궁궐에서만 

사용되었고 예술적 가치가 높다(Naver dictionary, 

n.d.e). 가장 오래된 빗살은 수덕사의 대웅전을 들 

수 있으며, 조선 초기의 것으로 강릉 문묘 대성전, 

중기의 것으로는 전등사 대웅전, 화엄사 대웅전 

등이 있으며, 말기의 것으로는 범어사 등을 대표

적으로 볼 수 있다(Munsalmun, n.d.). 이런 문살무

늬는 단순히 창과 문에만 나타나지 않고 노리개와 

함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도 장식 무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전통 문살문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기본 다각형 축출을 한 후 컴퓨터 그래픽의 

패턴 생성을 통해 문살 문양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므로 패턴을 활용하는 넥타이 디자인에 적

합하였다(Lee, 2008).

4) 도자기

고려 시대 귀족과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청자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백자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

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청

자는 9세기 혹시 10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

며, 중국이 원류이나 모방하지 않고 상감기법을 

독창적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12

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걸쳐 무신의 집권과 몽골

의 침입으로 인해 청자의 형태가 과장되고 무늬도 

촘촘해지는 변화가 일어났으며(Figure 7), 14세기에

는 원나라의 지배하의 권문세족과 사대부 세력의 

등장으로 생활용 자기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수

급의 문제로 청자를 대신하여 분청사기를 대량생

산하게 되었다. 분청사기는 청자에 백토를 발라 

다시 구워낸 자기의 형태로 분청사기는 <Figure 8>

의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병에서처럼 무늬에서 점

차 백토분장으로 백자화가 되어 청자와 백자 사이

의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작품으로 

Figure 4. 부산 범어사 꽃살문 (18C). 
From Naver dictionary. (n.d.f).

https://terms.naver.com 

Figure 5. 범어사 웅  (n.d.).
From Lim. (1998). 

p. 233.

Figure 6. 창경궁 명정  (15C).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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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Naver dictionary, n.d.g). 분청사기의 다양한 

기법은 율동적이고 활달한 느낌을 자아낸다고 평

가되었다(Naver dictionary, n.d.h). 흔히 조선의 백자

(Figure 9)를 서민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미술의 중심이 대중에게로 이행되면서 대중들도 

세련된 미술을 향유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중의 참여와 양반계급의 미의식이 융합되어 인

위적이지 않고 과한 기교가 나타나지 않은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Naver dictionary, 

n.d.i). 

2. 넥타이

1) 넥타이의 기원과 발달

넥타이의 기원은 중국의 초대 황제 시대에 착용

했던 천과 고대 로마의 보병들이 위생과 기후의 영

향으로 착용한 천으로 볼 수 있으며(Chaille, 1998/ 

2000), 이는 실용적인 용도와 상징적인 용도로 사

용되었다. 현재의 넥타이는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의 

기원을 찾아보면, 17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크라바

트(Cravate)를 들 수 있다(Jeon, as cited in Bae & 

Kim, 2017). 크라바트는 루이 14세 때 크로아티아

의 병사가 목에 두른 천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들

은 사각 천을 대각선으로 반복해 좁게 만들어 목

에 나비매듭을 지어 연대를 나타냈다(Jung, 2007). 

크라바트는 흰 삼베나 모슬린으로 매듭을 만들고 

레이스나 자수로 장식하였고, 이는 영국으로 퍼지

게 되었다(Figure 10). 이후 전투가 잦은 군주나 제

후들에 의해 스타인커크(Steinkerk)가 탄생하였는

데 재빨리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

였다(Figure 11). 18세기 영국에서는 스토크(Stock)

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으며(Figure 12), 이

후 1740년경에는 <Figure 13>에서 보이듯 머리를 묶

는 작은 그물 무늬의 검은 실크 리본을 활용하여 

흰 넥타이에 장식하는 형태인 솔리테어(Solitaire)가 

나타났다(Kim, 2007).

19세기에는 남성복 유행의 선두가 영국으로 바

뀌면서 크라바트 대신 네크클로스(neckcloth)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1830년경부터는 

Figure 7. 청자 양각 운룡문 매병 (12C). 
From “Cheongja”. (n.d.). 
http://www.leeum.org

Figure 8.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병 (15C). 
From “Buncheongsagi”. (n.d.).

http://www.leeum.org

Figure 9. 백자호 (18C). 
From “Baegjaho”. (n.d.).
http://www.leeum.org 

Figure 10. 크라바트 (n.d.). 
From Chung. (2004). p. 264.

Figure 11. 스타인커크 (17C). 
From Jung. (2007). p.13.

Figure 12. 스토크 (19C). 
From Jung. (200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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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771년 영국에서

는 애스콧(Ascot) 경마장이 설립되면서 나타난 애

스콧 타이(Ascot tie)는 스카프의 형태에서 띠 형태

의 넥타이로 바뀌는 과도기로 두 타이의 요소가 

같이 나타난다. 넥타이는 점차 띠 모양으로 변화

하면서 다양한 길이와 너비, 소재가 사용되어 1890

년에는 현대적 외형을 갖춘 더비 타이(Derby tie)

와 <Figure 14>에서 보이는 형태인 포인핸드 노트

(four-in-hand knot)로 발전하였다(Naver dictionary, 

n.d.j). 포인핸드 노트는 오늘날 넥타이의 기본 형

태로 볼 수 있으며, 1910년 정착되어 사이즈와 형

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Jung, 2007).

이후, 1920년대 미국의 제시 랭스도프(Jesse Langsdorf)

가 실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이어스로 재단한 

넥타이의 제작 방법으로 특허를 받아 오늘날의 넥타

이를 만들었다(Figure 15). 이 넥타이는 길이는 약 

140cm이고 가장 넓은 폭이 7~8cm로 현대의 넥타이 

사이즈와 비슷하다(Chaille, 1998/2000). 이 넥타이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폭과 소재, 색상과 패턴들이 변

화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여졌다(Kim, 2007). 

1930년대에 와서는 넥타이의 색상과 디자인이 제한

되어 민무늬의 단색 넥타이나 체크와 스트라이프의 

문양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1930년대 말부터는 

미국 주트 슈트 룩(American zoot suit look)의 영향으

로 화려하고 와일드한 무늬의 넥타이와 과감한 기하

학적 문양이 나타났다. 1940년대 말과 50년대는 사회

의 어두운 분위기에 맞추어 단정한 무늬의 좁고 긴 

넥타이가 유행하였고, 60년대 초반까지 넥타이는 점

차 좁아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1970년대에는 다

시 넓고 화려한 넥타이가 유행하였다. 1980년대에 제

조업의 불황으로 넥타이의 디자인도 보수적 성향으

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양의 

타이도 공존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복고풍과 개성 

있는 타이, 화가의 작품 등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났

다(Jung, 2007).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남자들의 

세계에서 넥타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고 미의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

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넥타이들의 무늬는 매력

적인 이미지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넥타이 

색상과 상호작용을 하여 지각단계에서 영향을 줌으

로(Kang & Lim, 1996), 남성 패션 한류를 위해 넥타이

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무늬를 활용한 새로운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차별화된 한국적 모티프

(motif)를 트렌드를 반영하여 패션 한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2) 넥타이의 문양 트렌드 분석

(1) 2020 에르메스 넥타이 문양 트렌드

에르메스는 티에리 에르메스(Thierry Hermes)가 

1837년 파리(Paris) 그랑 불르바르(Grands Boulevards)

에서 마구 사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855년과 1867

년 파리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각국의 귀족들에게 말안장 등을 납품하

면서 성장했다. 이후 핸드백, 여성복 등 사업을 확장

하였고, 1937년에는 리용(Lyon)에서 스카프 제조 공

Figure 13. 솔리테어 (18C). 
From Jung. (2007). p. 15. 

Figure 14. 기의 포인핸드 (19C).
From Jung. (2007). p. 23.

Figure 15. 랭스도  타이 (1942). 
From Ford. (2015).

https://memysuitandt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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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세우면서 실크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1941

년에는 실크 넥타이를 선보였다(Park, 2013). 에르메

스의 넥타이는 에르메스의 디자인을 가장 잘 선보이

는 물품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Lee, 2003).

에르메스의 넥타이는 에르메스 공식 홈페이지

(www.hermes.com)를 통해 확인하였고,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사이트에 상품 등록된 넥타이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넥타이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니트 조직으로 제작된 경우와 무늬가 없는 단색을 

제외한 넥타이는 총 334점이었으며, 에르메스 문

양 분포표는 <Table 1>과 같다. 에르메스의 기원과 

관련하여 승마에 관련한 다양한 승마용품(모자, 말

발굽 등)이 인공물문으로 등장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고리문과 조각배, 닻, 3D 안경, 마이크 등

의 여러 장르의 인공물문이 등장하였다. 복합문의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 또는 식물과 동물이 혼합적

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동물문이 많이 나타

나고 있는데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외에는 강아지, 물고기, 공룡 등의 무늬가 단편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무늬는 문자문으로 에르메스의 머리글자인 H를 

활용한 무늬들이었다. 기하문의 경우에는 사각형

과 원형 등의 무늬로 나타나고 있다. 인물문은 다

양한 포즈의 사람들이 무늬로 등장하였고, 기타문

은 체크와 스트라이프 등의 무늬로 나타났다. 식

물문의 경우에는 에르메스에서 적은 비율로 나타

나고 있다.

(2) 2020 페라가모 넥타이 문양 트렌드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1919년 캘리포니아(California)

의 산타 바버라(Santa Barbara)에서 개점한 구두 제조 

및 수리점에서 시작하여 영화 소품으로 사용하는 구

두를 제작하면서 번성하였다. 1927년 회사를 설립 후 

수제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피렌체(Firenze) 지역에 

작업장을 열고 회사를 이전하였다. 1948년 미국 뉴욕

(New York)에 매장을 열고 유명 할리우드(Hollywood)

의 여배우들이 구두를 착용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넓힐 수 있었다. 이후 1971년에는 실크와 액세서리 

컬렉션을 선보였고, 1975년에는 남성복으로 사업 영

역을 확장하여 기성복 양산을 시작하였다. 1986년에

는 홍콩(Hong Kong)을 필두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시작하였다(Naver dictionary, n.d.k).

2012년 기준 아시아 시장이 전체 영업이익의 

약 45%를 차지할 만큼 아시아에서 큰 영향을 미

치는 브랜드이다. 특히 남성 실크 넥타이는 유명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어 고급 넥타이를 소개할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Kim, 2009; Park, 2001).

페라가모 넥타이는 페라가모의 공식 홈페이지

문양의 종류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문자문 기하문 복합문 기타문 총계

분포

(%)

12

(4%)

34

(10%)

8

(2%)

154

(46%)

38

(11%)

33

(10%)

42

(13%)

13

(4%)

334

(100%)

Table 1. 에르메스 문양 분포.

Figure 16. 고리, 
Hermes collection 2020. 
From H maille tie. (n.d.). 
https://www.hermes.com

Figure 17. 3D 안경, 
Hermes collection 2020. 
From 3D tie. (n.d.). 

https://www.hermes.com

Figure 18. 승마 모자, 
Hermes collection 2020. 

From Panoplie Twillbi tie. (n.d.).
https://www.her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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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erragamo.com)를 통해 확인하였고, 2020년 3

월 한 달 동안 사이트에 상품으로 등록된 넥타이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넥타이의 경우 무늬가 

없는 단색을 제외한 넥타이는 총 139점이었으며, 

페라가모 문양 분포표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

다. 인공물문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페라가모의 상징인 간치니(Ganchini) 무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앵커, 체크, 연필 

등의 다양한 인공물문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

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동물문으로 레이, 쥐, 

앵무새, 고양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식물문으로 클로버, 칠리

페퍼 등이 나타났다. 그 외에는 인물문과 기하문

이 나타났으며, 에르메스와는 다르게 문자문, 복합

문, 기타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에르메스와 페라가모 넥타이 모티프 배열

에르메스와 페라가모의 넥타이에서 주요하게 공

통으로 나타나는 문양은 인공물문, 동물문, 식물문

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브랜드 모

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물문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브랜드 모

두 넥타이의 모티프의 배열은 <Table 3>에서 보이

는 것처럼 올오버(all-over)형, 사선형, 그물형, 가로

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논문의 넥타이 모티프 

배열도 4가지 모티프 배열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Ⅲ. 넥타이 디자인 개발

넥타이는 실용적인 용도보다 장식적 용도로 더

욱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

게는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넥타이 브랜드의 트렌드

에 맞추어 전통 인공물문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

이아웃으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문양의 종류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기하문 총계

분포

(%)

9

(6%)

40

(29%)

15

(11%)

73

(53%)

2

(1%)

139

(100%)

Table 2. 페라가모 문양 분포.

Figure 19. 앵커, 
Ferragamo collection 2020. 

From Anchor-print silk tie. (n.d.). 
https://www.ferragamo.com

Figure 20. 간치니,
Ferragamo collection 2020. 

From Gancini-print silk tie. (n.d.). 
https://www.ferragamo.com

Figure 21. 체스,
Ferragamo collection 2020. 

From Chess-print silk tie. (n.d.).
https://www.ferragamo.com

모티프 배열 형식

올오버형 사선형 그물형 가로선형

Table 3. 모티 의 배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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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방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선정된 무늬를 도안하고 변형하여 

넥타이를 디자인한 후, 1차 디자인 선정을 통해 선

택된 디자인을 넥타이 제작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실크스크린과 자카드 직조를 통해 제

작하였다. 실크스크린 기법은 정교한 프린트가 가

능하여 고급 넥타이와 스카프에 주로 쓰이는 방식

으로 대량으로 생산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제조된 실크스크린 판은 색상 조합

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시즌에 따라 다양한 조합

의 색상들을 프린트하기에 수월하다. 자카드 직조

의 경우에는 날염보다 정교하며, 무늬가 입체적으

로 표현되고 화려하다(Oh, 2009). 또한, 중량감이 

있어 F/W용이나, 클래식한 중년용 혹은 젊은 소비

자들도 자카드 넥타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많

은 슈트 브랜드에서는 자카드 소재의 넥타이 출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넥타이의 크기는 가장 일반적인 크기인 대폭은 

8cm, 소폭은 4cm, 길이는 150cm로 모두 제작하였

다. 넥타이의 소재는 프린트 넥타이의 경우 모두 

100% 실크 트윌 원단에 프린트하였고, 자카드의 

경우에도 100% 실크 원사로 직조하여 고급문화상

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넥타이 디자인에 사용할 인공물문은 삼국시대

와 조선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공물문을 중심

으로 250여 점의 이미지 자료 조사하였고, 그중 넥

타이의 모티프로 활용하기 적합한 이미지를 선별

하여 최종 9점의 모티프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하

여 본 연구는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도록 변형하고, 리드로잉(redrawing)을 통해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

한 문화유산을 보다 가까이에서 향유하며 세계적

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색상은 전통 색상을 기반으로 하되 다른 브랜

드에서 선호되는 트렌드 색상을 참고하여 다양한 

톤의 색상 배합을 선정된 디자인의 3배수 이상 테

스트하여 진행하였고, 전체적인 모티프의 배열과 

색감에 집중하여 예술성과 상품성을 모두 갖추고

자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넥타이 모티프는 실크 

원단에 프린트하여 샘플로 제작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패션 전문가 3인이 한국의 전통문화의 우수

성이 잘 드러나고 트렌드에 맞으며, 상품성을 갖

춘 넥타이 문양에 어울리는 색상을 선정한 후, 실

물 넥타이로 제작되었다.

1. 칠보문

칠보문 중 엽전을 형상화한 전보를 모티프로 

패턴을 디자인하였다. <Figure 1>의 청자 향로에서 

보이는 칠보문과 함께 <Figure 5>의 범어사의 문

살문의 연결 형태를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칠보

문을 디자인하였다. 디자인을 통하여 전보의 상징

인 하늘과 땅 그리고 돈과 복을 담고자 하였으며, 

디자인 방법은 <Figure 16>과 같은 그물형 배열 형

식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Figure 1>의 청자에 표현된 사방이 연결

되어있는 전보의 무늬를 원형 그대로 아웃라인 작

업을 하여 분리하였다. 그 후 입체형의 아웃라인 

작업물을 평면으로 펼쳐졌을 때를 가정하여 무늬

를 다시 그려 평면 패턴 작업을 마쳤다. 평면 패턴

으로 작업한 무늬를 범어사의 문살문의 형태로 연

결 패턴을 수정한 후, 칠보문의 라인이 두드러지

도록 2pt의 얇은 테두리 선을 그린 후 선을 도형으

로 확장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패턴과 테두리

의 색상 대비를 강조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

양한 반복 구간의 사이즈를 제작한 후, 회의를 통

해 타원형의 1.8 x 2.3cm의 반복 구간을 결정하였

다. 이렇게 완성된 패턴의 형태는 <Figure 22>로 

모티프를 서로 겹쳐진 그물형으로 배치되었다. 패

턴의 배경색과 무늬색 그리고 테두리색의 3도로 

구성되어 실크스크린판으로 제작하였다. <Figure 23>

의 칠보문 도안은 아래 색상 조합에서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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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패턴의 색상을 9가지 변형으로 샘플 작업을 

하였으며, 그중 상품성이 높게 평가된 3가지 색상

(레드, 오렌지, 옐로우)을 선택하여 최종 완성품으

로 제작하였다(Figure 24). 

2. 칠보꽃살문

<Figure 25>의 칠보꽃살문은 <Figure 1>의 청자 

향로 뚜껑에서 보이는 칠보문과 <Figure 4>에서 

보이는 부산 범어사의 꽃살문을 조합하여 디자인

하였다. 기본 원형의 전보 문양에 마름모를 배치

한 후 모양을 가다듬어 변형하였고, 전보 문양의 

중심에 범어사 꽃살문에서 꽃무늬만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이런 칠보문과 꽃무늬를 통해 하늘과 

땅, 복과 깨달음의 의미를 넥타이에 담고자 하였

다. 칠보문 넥타이 디자인과 같은 전보 무늬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았지만, 칠보문 넥타이와는 배

치에서 큰 차이를 두었다. 칠보문에서는 전보 문

양이 완벽하게 연결된 그물형의 패턴으로 제작하

였으나 문살문에서는 원형을 살려 4방향의 연결구

조의 그물형을 제작하여 무늬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Figure 20>의 그물형 안에 원형 문양이 올

오버 배열된 느낌을 주는 이중형 배열 디자인이다. 

변형된 전보를 감싸는 5pt의 두꺼운 외각선을 도

형화하여 무늬를 2가지 색으로만 구성하였고, 여

기에 배경색 1가지를 추가하여 3도의 작업을 하였

다. 실크스크린의 경우 색도수가 추가될 시 가격

이 높아짐을 고려하여 단순한 색상 구조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모티프의 사이즈는 1 x 

1cm로 제작되었다. <Figure 26>의 칠보꽃살문 도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Figure 1.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 

(12C). 
From Naver 

dictionary. (n.d.c).
https://terms.naver.

com

Figure 5. 범어사 
웅  (n.d.).

From Lim. (1998). p. 233.

Figure 22. 
칠보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7, 2020).  

Figure 23. 칠보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21, 2020).

  

Figure 24. 칠보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

Table 4. 칠보문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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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총 12가지의 

색상 변형을 테스트한 후 <Figure 27>의 칠보꽃살

문 넥타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드, 블루, 스카이

블루, 그레이의 4가지 색상의 넥타이가 최종 완성

품으로 제작되었다.

3. 칠보고리문

칠보고리문은 <Figure 2>의 청자 투각 고리문 

의자에 나타난 고리문 중 칠보문(활무늬)만을 분

리하여 가로선형 배치를 통해 최대한 원형을 보존

한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Figure 21>과 같은 

가로선 배치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 독특하며 안정

감을 준다. 칠보고리문은 칠보의 길상 의미와 고

리문의 윤회와 장수, 진리의 무한한 의미를 담고 

있다. <Figure 29>에서 보이듯이 겹으로 그려진 칠

보문(활무늬)은 안과 밖을 분리하여 색상을 넣어 

무늬가 도드라지도록 하였다. 무늬색 2종류, 배경

색, 테두리색의 총 4도의 구성하여 실크스크린 제

작을 진행하였으며, 무늬의 반복 사이즈는 0.85 x 

0.53cm로 구성되어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Figure 

28>의 칠보고리문 도안의 패턴을 가로선형으로 배

열하여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Figure 29>의 칠보

고리문 도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듯 총 12가지 변

형의 색상을 샘플 제작하였으며, 레드(무늬색 레드 

계열, 배경색 네이비 계열), 블루(무늬색 블루 계

열, 배경색 블루 계열), 그레이(무늬색 그레이 계

열, 배경색 네이비 계열), 퍼플(무늬색 퍼플 계열, 

배경색 오렌지 계열) 4가지 색상을 선정하여 최종 

완성품으로 제작하였다(Figure 30).

4. 고리금문

고리금문은 경복궁의 교태전의 부연에 나타난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Figure 25. 
칠보꽃살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25, 2020).

Figure 26. 칠보꽃살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8, 2020).

  

Figure 27. 칠보꽃살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

Figure 1.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 (12C). 

From Naver dictionary. 
(n.d.c).

https://terms.naver.com

Figure 4. 부산 범어사 
꽃살문 (18C). 

From Naver dictionary. 
(n.d.f).

https://terms.naver.com

Table 5. 칠보꽃살문 넥타이. 



- 104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0권 4호 (2020.12)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Figure 3). 넥

타이에서 많이 쓰인 스트라이프 사선 배치와 고리

문을 교대로 배치하여 더욱 모던해 보이도록 디자

인하였다. 자료에서는 고리금문의 일부분만 보이

지만 부연의 연속적인 모습에서 고리금문의 연속

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연속적인 고리금문

으로 다시 제작하여 패턴화하고자 하였다. 이런 

고리금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윤회와 영속성 그

리고 장수이며 이런 의미를 넥타이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테두리로 가려져 있는 부분을 복원하여 2

중 타원형의 고리를 구성하였고, 좀 더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타원의 배치를 앞뒤로 구성하였다. 

율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뒤쪽에 배치된 타원은 

원으로 교체하였고, 앞쪽에 배치된 2중 타원의 고

리를 가로로 넓게 변형하였다. <Figure 3>에서 보

이는 2중 테두리를 활용하여 고리 위쪽에 3중 테

두리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패턴은 45

도 경사를 주어 사선으로 배치하여 다이내믹 느낌

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Figure 31>과 같다. 무늬의 

반복 구간은 1.5 x 0.8cm으로 제작되었으며, 입체

감을 더욱 살리기 위해 앞에 배치된 타원과 뒤쪽 

원의 색상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고리와 사슬에 

총 4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배경 색상을 구분하여 

총 5도의 색상으로 작업하였고, <Figure 32>의 고

리금문 도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는 것처럼 9가지 

색상을 테스트한 후 입체감 표현에 뛰어난 자카드 

직조로 변형의 샘플을 제작하였다. 그중 <Figure 

33>의 고리금문 넥타이에서 보이듯 브라운과 그레

이, 네이비 색상을 최종 완성품으로 생산하였다. 

자카드의 경우 입체적 표현이 정교하나 실크스크

린 프린트보다는 무늬의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

에 복잡하게 진행된 무늬의 경우 적합하지 않다.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Figure 2.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13C). 
From Naver dictionary. 

(n.d.d). 
https://terms.naver.com

Figure 28. 
칠보고리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1, 2020).

Figure 29. 칠보고리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7, 2020). 

    

Figure 30. 칠보고리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

Table 6. 칠보고리문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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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카드를 직조하는데 사용하는 원사의 색상

은 기성품으로 컬러칩에 부합하는 섬세하고 정확

한 색상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FW용으로 중량감이 있고 직조감과 입체감이 돋보

여 사용되었다. 

5. 꽃살문

<Figure 34>의 꽃살문은 <Figure 6>의 창경궁 명

정전의 꽃살문을 바탕으로 한 칠보문과 같은 사방

으로 연결된 그물형 배열 디자인이다. 꽃살문은 

왕궁과 불교에서 주로 사용되어 악과 나쁜 기운을 

막는 상징적 무늬로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

아 넥타이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먼저 창경궁의 

꽃살문을 정교하게 벡터 작업을 한 후 반복 구간

을 설정하여 패턴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작업

된 꽃살문의 패턴을 두 겹으로 배치하여 안쪽으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배

경색과 2가지 꽃살문이 겹쳐진 상태에서 다시 반

복 구간을 설정하여 <Figure 34>의 자체로 반복을 

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배경과 겹쳐진 2개의 패턴 위로 반복 구

간을 설정하여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한 후 모티

프에서 벡터의 획 부분은 확장하고 패스파인더

(pathfinder)를 통해 반복 구간 바깥쪽의 패턴을 삭

제하였다. 그런 후 삭제하여 완성된 패턴을 격자 

배치를 하여 패턴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였다. 

패턴의 반복 구간은 3.5 x 4cm로 작업하였으며, 

<Figure 34>의 꽃살문은 배경색과 2가지의 패턴 

색 그리고 명확하게 무늬의 구분을 위한 얇은 검

은색 테두리까지 총 4도의 실크스크린 작업을 하

였다. 꽃살문은 테두리 모양이 정교하여 자카드보

다 실크스크린 작업이 더 적합하였다. 자카드의 

경우 입체적 표현이 정교하나 프린트보다는 무늬

의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진행된 무

늬의 경우 적합하지 않았다. <Figure 35>의 꽃살문 

도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12가지의 색

상의 변형을 샘플 제작하였고, 최종 <Figure 36>의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Figure 3. 교태  부연 
(15C). 

From Buyeon. (n.d.).
https://www.culture.go.kr

Figure 31. 
고리 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6, 

2020).

Figure 33. 고리 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
 

Figure 32. 고리 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6, 2020).

Table 7. 고리 문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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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살문 넥타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네이비(무늬 

네이비 계열, 배경 오렌지 계열), 핑크(무늬 핑크 

계열, 배경 블루 계열) 오렌지(무늬 오렌지 계열, 

배경 그린 계열), 퍼플(무늬 퍼플 계열, 배경 블루 

계열) 4가지 색상을 완성 제품으로 제작하였다. 

6. 도자기문

도자기는 전통 문양은 아니나 그 형태의 조형

미가 서구와는 다른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풍

만감이 있어 이를 평면적 그래픽으로 패턴화하고 

겹쳐서 새로운 무늬 형태로 넥타이 디자인에 적용

하여 보았다. <Figure 18, 19, 21> 등 인공물문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올오버 배열이나 3개의 무늬

를 겹쳐서 올오버 배열하여 가장 현대적이며 창의

적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도자기문은 리움(Leeum)에 소장 중인 <Figure 

7>의 청자 양각 운룡문 매병과 <Figure 8>의 분청

사기 박지 모란문병 <Figure 9>의 백자호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디

자인되었다.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에서 대표적인 

실루엣을 선별하여 작업하였으며, 그래픽으로 표

현하여 보다 모던하게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자기들을 조금 더 극적인 실루엣으로 변형

시켜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화 작업을 하였다. 3

가지의 도자기를 서로 겹치도록 구도를 잡아 패스

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을 활용하여 벡터를 분리하

고, 다양한 색상을 조화시켜 모던하게 작업하였다. 

그렇게 최종 작업한 도자기문의 완성 도안은 

<Figure 37>과 같다. 도자기문은 그래픽적 표현 방

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자기의 3가

지 색상과 배경색 그리고 도자기의 테두리까지 5

도로 실크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패턴의 반복 구

간은 0.92 x 0.8cm로 작업하였으며, 올오버형으로 

배치하였다. <Figure 38>의 도자기문 도안 색상 조

합에서 보이듯 총 9가지의 색상 변형을 테스트한 

후 오렌지, 민트, 다크 그린의 넥타이가 최종 완성

품으로 제작되었다(Figure 39).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Figure 6. 창경궁 명정  
(15C).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9. 2016)

Figure 34. 
꽃살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22, 2020).

Figure 35. 꽃살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1, 2020).  

 

Figure 36. 꽃살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 

Table 8. 꽃살문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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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은 한국 전통 문양 중 인공물문을 중심

으로 현대적 넥타이 디자인을 연구 개발한 것이다. 

현재 남성 패션 시장은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넥타이는 남성의 대표적 액세서리로 널리 사

용되고 있어 꾸준히 대규모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넥타이 트렌드를 이끄는 에르메

스와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20 넥타이 트렌드를 

분석 후,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인공물문을 중심으

로 모티프 배열 방식도 참고하여 최근 넥타이 트

렌드에 부합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물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250점의 이

미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상징성에 대해 문헌 고찰

을 진행하였다. 그 후 에르메스와 페라가모의 넥타

이의 무늬와 배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수집된 

전통 이미지 자료에서 최종 9가지의 모티프를 활용

하여 총 6종의 21점의 넥타이를 개발하였다. 모티

프의 개발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도안하였고, 제작은 실제 생산기법인 

실크스크린과 자카드 직조를 진행하였다. 넥타이의 

사이즈는 기본 형태인 대폭은 8cm, 소폭은 4cm, 길

이는 150cm로 통일하여 제작하였다.

모티프의 디자인과 배열은 다음과 같다. 칠보문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Figure 37.
도자기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2, 
2020). Figure 38. 도자기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24, 2020).  

  

Figure 39. 도자기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 

Figure 7. 청자 양각 운룡문 매병 
(12C).

From “Cheongja”. (n.d.). 
http://www.leeum.org

Figure 8.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병 
(15C). 

From “Buncheongsagi”. (n.d.).
http://www.leeum.org

Figure 9. 백자호 (18C). 
From “Baegjaho”. (n.d.).
http://www.leeum.org

Table 9. 도자기문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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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칠보꽃살문은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에서 

추출한 칠보문(전보)과 범어사의 문살문을 조합하

여 새로운 모티프를 디자인하였고, 모티프를 그물

형으로 배치하였다. 선정된 디자인의 3배수의 3도 

실크스크린 프린트 작업 후, 칠보문 3개, 칠보꽃살

문 4개의 디자인이 선정되어 최종 제작하였다. 칠

보고리문은 청자투각돈에서 나타난 칠보문(활무늬)

를 분리하여 원형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모티프는 연속적으로 배치

하였다. 활무늬를 도드라지도록 겉과 안으로 분리

하여 2가지 색상으로 작업하였고 배경색, 그리고 

테두리 색까지 4도의 실크스크린으로 제작되었다. 

고리금문은 경복궁의 부연에서 영감을 받아 2중의 

타원형의 고리로 제작되었으며, 45도의 사선형으

로 배치하였다. 고리에 4가지 색상이 사용되었으

며 배경색까지 총 5도로 제작되었다. 고리의 입체

감을 주고 FW용으로 중량감을 주기 위해 자카드

로 제작하였다. 칠보고리문과 고리금문은 각각의 

무늬에 고리의 영속성과 장수, 윤회, 진리의 의미

를 담고자 하였고 안정감을 주는 가로선 배치를 

하였다. 꽃살문은 창경궁의 명정전의 꽃살문에서 

추출한 문양으로 디자인되었다. 정교한 벡터 작업 

후에 이중으로 배치하여 반복 구간을 다시 작업하

였다. 모티프 색상과 테두리색, 배경색으로 4도의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진행하였고 꽃살문의 그물형 

배치를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자

기는 한국의 대표적 도자기인 청자, 분청사기, 백

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였다. 리움의 소장된 

3가지 형태의 도자기의 실루엣으로 벡터로 작업하

여 서로 겹치게 구성하였으며, 모티프의 겹친 부

분을 모두 분리하여 마치 투명한 도자기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모티프를 올오

버형으로 배치하였고, 도자기의 3가지 색상과 배

경색 테두리 색까지 5도의 실크스크린 프린트를 

통해 다양한 색감과 현대적 감각을 지닌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모든 넥타이의 모티프는 

한국의 전통 인공물문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성과 

예술성을 보존하면서도 패턴의 형태나 배열, 사이

즈 등에서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색상의 도

수를 제한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되 현대적 감성

이 묻어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무늬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의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고급화된 경쟁력 있는 문

화상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치에 대해 재조명

하여 보았다. 한국에는 유구한 역사만큼 전통 인

공물문 외에도 무궁무진한 조형 예술품과 무늬들

이 존재하며, 이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지금이 적

기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넥타이의 모티

프와 배열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디자인하여 그 외의 시즌에 따른 색상이나 조형성 

등의 트렌드는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

런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

이 현대적 감각과 트렌드에 맞추어 디자인되고 재

가공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많은 후속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향유되어 한류의 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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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market size of the men’s fashion is steadily growing, among which neckties are the representative 

men’s accessories. Therefore, the tie market size is large worldwide. In addition, as the Korean Wave ris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market for men’s 

accessories utiliz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is not well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Korean Wave in the fashion industry by presenting a tie design using traditional Korean patterns so 

that they can be sold in duty-free shops and art galleries in line with global trends. To this end, historical 

consideration was made and data on Korean traditional patterns were collected. After examining the history of 

neckties, the trend was analyzed. When looking at the 2020 tie trends while focusing on famous brands such as 

Hermes and Ferragamo, the motifs of ties are usually artifact patterns. The arrangement of the motifs was various 

such as all-over, diagonal, mesh, and horizontal linear type. Among the collected 250 pieces of traditional artifact 

pattern data, 9 artifact patterns were selected. Modern tie designs were tried by including the symbolism of the motifs. 

Samples were made by combining more than 3 colors for each design, and 3 experts selected products that have 

the marketability and fit trend and show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Finally, six types were selected 

and 21 ties were made with the design using silk screen and jacquard. Through such a series of processes, it intended 

to examine the traditional patterns of Korea,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modern and high-end cultural products, and 

re-examine the values. It was also tried to lay the groundwork for Korean Wave fashion to exert great influence 

in the global market, as people in the world enjoy Korean traditional culture. 

Key words : necktie design, traditional artifact pattern, fashion culture 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