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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가 점점 다원화되면서 현대는 융합 사회로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가 

지닌 모더니티에 착안하여 미적 가치를 분석하고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을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포를 활용한 문화융합 기반의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 및 시각자료 분석이며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문화융합의 양상은 현대미술과 패션디

자인 사례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문화융합의 사례를 살펴보고, 포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여 

작품 계획 및 결과 제시로 이루어졌다. 포의 미적 특성은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의 미, 담조의 미로

도출되었으며, 융합적 발상 구조에 조형 방법을 적용한 독창적인 문화융합 방법으로 제작한 작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패션의 글로벌문화로서 서구 패션의 입체적 구조와 로컬문화로서 한국 전

통의 평면적 구조를 결합시킴으로써 흥미로운 문화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실루엣과 형태, 재질

감, 색채 등을 통해 포의 미적 특성을 작품에 표현하였고, 포의 디테일로서 깃, 소매, 무, 고름, 주름, 트임 

등을 코트와 원피스 드레스, 베스트 등에 활용한 결과 미적이며 기능적인 융합이 이루어졌다. 셋째, 기술적

요인인 서구식 봉제 기법은 융합에 있어서 매끄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재 기법인 주름은 실루엣

내부의 선적 표현과 재질적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반복된 사선형의 깨끼 바느질 선의 표현은 작품에

모더니티를 강조하는 미적, 기술적 요인이 되었다. 넷째, 서구 패션과 한국 전통 포의 구조, 형태, 디테일, 

소재 기법, 소재 배치 등을 자유롭게 교차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개성이 표현되어 일관된 이미지를 창출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새로운 의미의 문화융합이 요구되는 글로벌 환경 시대에 부응하는 차

별화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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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상과 이미지, 예술과 디자인이 중시되는 창의 

시대로서 현대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

는 가운데 문화의 보편성 추구와 함께 각국의 고

유한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글로컬리즘(glocalism)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

젠베르크(Werner Heisenberg)는 “인간 사고의 역사

에서 가장 큰 결실을 본 발전은 두 개의 다른 생

각의 선이 만나는 곳에서였다”고 언급하며 창조에

서 융합(convergence)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Global 

Future Studies Association, 2015). 또한 Kim(1998)은 

“전통이 없는 현대는 없으며, 미래의 세계가 없는 

현대나 전통도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며 모더니티

(modernity)를 바탕으로 ‘고유 가치’를 발전시켜 미

래를 향한 오늘의 전통으로 어떻게 이어 나갈 것

인가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패션계에서

도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의 융합 패션디자인에 대하여 고

민하던 중 우리 고유의 문화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정신과 미감을 통해 자리 잡은 ‘포(袍)’에 집중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포가 지닌 모더니

티에 착안하여 그 미적 가치를 분석하고 문화융합

의 실천으로서 지역성과 세계성이 융합된 창의적

인 패션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문

화융합 모델로서 패션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해 영

감원으로 선택한 조선시대 포는 전통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융합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문화예술 융합 

특성에 관한 연구(Kim, 2019), 글로컬 시대의 문화

융합과 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Lim, 2012), 컨버

전스 문화현상에 관한 연구(Kim, 2008) 등이 있다. 

조선시대 포를 활용한 디자인 선행연구로는 조선

시대 포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Jeong, 

2019; Kim, 2009; Shin, 2015) 등이 있다. 문화융합

과 관련된 연구는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나 융합의 유형 및 사례, 문화콘텐츠, 디자인 이론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패션과 관련된 연구는 

사례 및 유형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문

화현상으로서 문화와 문화 간 융합의 방법을 모색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의 차이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융합

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문화융합과 관련된 사례

를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

였다. 더 나아가 포의 미적 가치와 조형성을 바탕

으로 새롭게 구축한 패션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융합 기반의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시각자료 분석이며, 

문화융합 사례로서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의 국내

외 사례에 나타난 융합적 특성과 표현 방법을 분

석하여 융합적 발상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조형 방법을 적용한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을 구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

다. 글로벌문화에 속하는 서구 패션은 현 한국 사

회에서 착용하는 일반복의 기본형으로서 그 범위

를 제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포의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한 시기인 조선시대(1392-1910)로 제

한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융합 사례분석을 통해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에 나타난 융합 요소인 미

적 요인과 기술 요인에, 로컬문화의 패션 요소로

써 선택하여 분석한 포의 미적 특성과 조형 방법

을 적용하여 구축한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 방

법으로 작품 4벌을 제작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문화융합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날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다. 문화에서의 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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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사례를 

통하여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새롭게 재탄생 시키

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성공적인 문화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중의 

심리를 반영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문

화적 요인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융합 문화를 

이끌 선구자인 예술가와 같은 창의력을 지닌 융합

인재 육성을 해야 하며 융합의 핵심 키워드인 소

통을 위한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Lee & 

Kong, 2014). 융합을 새로운 가치창출의 가능성으

로 받아들여, 일상의 관계들을 의미 단위로 새롭

게 묶어나가는 문화융합의 개념은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미술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화융합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순수미술 분야를 포함하

여 영상, 설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례

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토착적 내러티브, 로컬 신

화, 전통미학과 서구기술, 서구미학의 혼합 형태로 

나타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적 정신문

화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작품에 융합시킨 세

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Figure 1), 동양적 

우주관을 서양화 기법과 융합한 작가 이우환

(Figure 2), 한국의 상징인 달 항아리의 형을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한 근대 추상화가 김환기 등이 대표

적이다(Figure 3). 또한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를 소

재로 보따리의 형태가 등장하는 독특한 영상과 퍼

포먼스를 보여준 <Figure 4>의 김수자, 설치 미술

과 융합하여 글로벌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Figure 5>의 서도호,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쉼

의 개념과 시각 요소를 융합하여 표현한 <Figure 

6>의 피터 슈라이어(Peter Schreyer), 중국의 전통 

건축을 상징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건축으로 

표현한 <Figure 7>의 왕 수(Wang Shu)와 인도의 전

통과 현시대의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융합한 

<Figure 8>의 발크리쉬나 도쉬(Balkrishna Doshi) 등

이 있다. 이와 같은 현대미술 사례는 문화융합 사

례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의 요인

이 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문화는 서

구의 미술 개념으로부터 온 것으로 현대사회에 영

향을 끼치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술 장르를 의미

하는 것이며, 로컬문화는 개별의 지역성에 기반한 

전통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것이다. 각

각의 사례를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의 융합 요인

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또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융합적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의 디자

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일본의 전통

의상과 서구 패션을 융합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

가되고 있다. <Figure 9>의 ‘A Piece of Cloth’는 일

본의 기모노에서 영감을 받아 한 장의 천이 신체 

위에서 흘러내리도록 한 디자인으로 발상의 전환

을 통한 새로운 구조, 형태와의 융합을 이루었고, 

<Figure 10>은 서양복 구조에 일본 전통 종이접기

의 표현기법을 융합한 독창적인 형태를 구현하였

다. 요지 야먀모토(Yohji Yamamoto)는 기모노의 미

적 특징을 다각도로 해석하여 옷과 몸 사이의 공

간을 여유 있게 만들고 착용자가 묶는 방법에 따

라 형태가 달라짐으로 예술성과 조형성을 표현하

며 미래지향적인 융합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Figure 11). 또한 후세인 살랴얀(Hussein Chalayan)

은 ‘Ambimorphous’ 컬렉션에서 터키 전통의상을 

해체ㆍ분리시켜 서양의 현대의상에 접목하여 독창

적인 형태 변화를 보여주었다(Figure 12). 한국적인 

모티브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과 융합

을 시도한 샤넬(Chanel)의 디자인(Figure 13), 일본 전

통 버선의 형태를 재질, 색채에 변화를 주어 다양

한 신발 디자인을 탄생시킨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타비 슈즈(tabi shoes)(Figure 14), 문화와 

성별, 인종을 뛰어넘는 융합적 모델로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레이스 웨일즈 보너(Grace Wales Borner)

는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디자인으로 브랜드 아

이덴티티를 표현하였다(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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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대상
작품 제목 및 내용 사례 출처

글로벌문화 로컬문화

디지털 기술,

설치미술
불교적 개념과

정서

∙ TV 부처(1974), 백남준
∙ 한국적 정신문화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

여 작품에 융합시킨 비디오 아트, 설치
미술

Figure 1. TV 부처.

From TV 부처. 

(n.d.). 

https://njp.ggcf.kr

서양화
동양적
우주관

∙ 점으로부터(1976), 이우환
∙ 무한에 대한 탐구개념을 표현기법으로 

승화시킴

Figure 2. 으로부터.

From Park. 

(2021). 

https://newsis.com

서양화
한국적 상징

형

∙ 항아리(1955-1956), 김환기 
∙ 한국의 상징인 달 항아리를 형과 색채의 

시각 요소를 통해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

Figure 3. 항아리.

From 항아리. 

(n.d.).

https://terms.naver.

com

장소 퍼포먼스

개념
한국적 정서

이미지
문양, 형태

∙ 보따리 트럭-이민자들(2007), 김수자
∙ 한국적 정서를 소재로 한 영상과 장소 

퍼포먼스
Figure 4. 보따리 
트럭-이민자들.

From Tak. 

(2013). 

http://www.artinc

ulture.kr

설치미술
개념
정서

이미지

∙ 서울 집/L.A집/뉴욕 집... (1999), 서도호 
∙ 고향의 정서를 집이라는 구조와 형태를 

지닌 설치미술과 융합
Figure 5. 서울 

집/L.A집/뉴욕 집...

From Yoon et al. 

(2013). p. 335.

설치미술
개념

한국적 정서

∙ 소쇄원은 관계이다(2009), 피터 슈라이어 
∙ 소쇄원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한국적 정

서를 바탕으로 ‘쉼’의 개념과 시각 요소
를 융합하여 표현 Figure 6. 소쇄원은 

계이다.

Captured by 

author from KBS 

역사 스페셜. 

(2009). 

https://vod.kbs.

co.kr

현대건축
개념

중국의 상징
재질

∙ 중국 예술학교 샹산 캠퍼스(2004), 왕수
∙ 중국의 전통 건축을 상징하는 재활용 소

재를 사용하여 현대건축으로 표현
Figure 7. 국 술학교 

샹산 캠퍼스.

From Kim. 

(2012). 

https://www.

chosun.com

개념
현대건축

인도적 정서
(환경)

∙ Sangath Architect's Studio (1980), 발크
리쉬나 도쉬

∙ 인도의 전통과 현시대의 환경을 함께 생
각하며 융합한 사례 Figure 8. Sangath 

Architect's Studio.

From Choi. 

(2018). 

https://www.

dnews.co.kr

Table 1. 문화융합의 사례로서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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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요인
작품내용 사례 출처

글로벌문화 로컬문화

소재 표현
기법(니트)

개념
일본 전통복의
구조와 형태

∙ Issey Miyake, 1976

∙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개념과 새로운 구조, 

형태와의 융합
Figure 9. Issey 
Miyake, 1976.

From Issey 

Miyake (1978). 

p. 108.

새로움 지향의 
모더니즘
구조 형태

종이접기
표현기법

∙ Issey Miyake, 2011 A/W

∙ 기본 서양복의 구조에 일본의 전통 오리
가미 기법을 융합한 독창적인 형태 구현

Figure 10. Issey 
Miyake, 2011.

From Blanks. 

(2011).

https://www.

vogue.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개념
기모노의
이미지
구조

표현기법

∙ Yohji Yamamoto, 2016

∙ 기모노의 미적 특징을 적용하여 매기, 

두르기, 걸치기, 겹쳐입기를 통하여 착용
자가 묶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짐 Figure 11. Yohji 

Yamamoto, 2016.

From Verner. 

(2015).

https://www.

vogue.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터키 민속의상
이미지
구조
형태

표현기법

∙ Hussein Chalayan, 2002 F/W

∙ 터키 전통의상을 분리ㆍ해체시켜 서양의 
현대의상에 접목하여 독창적인 형태 변
화를 보여주는 디자인 Figure 12. Hussein 

Chalayan, 2002.

From Mower. 

(2002).

https://www.

vogue.com

개념 새로움 
지향의 모더니즘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표현기법

재질

한국의
이미지
형/형태

색채, 재질
소재 표현기법

∙ Chanel, 2016 Cruise

∙ 한국적인 모티브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
현기법을 통해 샤넬의 디자인 철학과 융
합하고 서양복 구조에 적용

Figure 13. Chanel, 2016.

From Blanks. 

(2015).

https://www.

vogue.com

일본의
상징
형태
색채
재질

∙ Martin Margiela 타비 슈즈 2017 S/S, 

2017 F/W

∙ 일본 전통 버선의 형태, 색채, 재질에 변
화를 주며 서구식 슈즈디자인에 활용 Figure 14. Martin Margiela 

타비 슈즈, 2017.

Edited by the 

author from 

Mower. 

(2016/2017).

https://www.

vogue.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개념
문화의
이미지

표현기법

∙ Grace Wales Bonner, 2016 S/S

∙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디자이너로 브
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함에 있어 로컬
문화 융합의 사례로 볼 수 있음 Figure 15. Grace Wales 

Bonner, 2016.

From Emerging 

Design Medal: 

Grace Wales 

Bonner. (n.d.).

https://www.london

designfestival. 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재질

재질
문양, 자수
표현기법

∙ 진태옥, 1995 S/S

∙ 한국 전통자수 기법을 넣은 베스트와 데
님과 레이스를 서양 복식인 페티코트의 
형태와 융합 Figure 16. 진태옥, 

1995. 

From ensemble. 

(n.d.). 

https://artsandcult

ure.google.com

Table 2. 문화융합의 에서 본  패션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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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에서 진태옥은 한국 전통자수 기법을 

넣은 데님과 레이스를 서양 복식인 페티코트 형태

와 융합을 시도하였다. <Figure 17>의 이상봉은 한

글 캘리그래피를 시각 요소인 프린트 패턴으로 풀

어 원피스 드레스 구조에 적용하였고, <Figure 18>

의 한현민은 한복의 디테일과 서양의 테일러드 칼

라, 스포츠 소재와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이 

문화융합을 시도한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 사례별로 문화융합의 구체적인 특

성을 정리하여 도출하면 <Table 2>와 같다.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의 문화융합 사례를 통

해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와 로컬문화의 융합 요

소를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융합적 요소에 있어

서 미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대별될 수 있었

다. 미적 측면은 외재적, 내재적 요소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내재적 요인에는 개

념, 정서, 표상(상징), 심상(이미지) 등이 포함되며, 

외재적 요소로는 구조, 형과 형태, 색채, 재질 등이 

포함된다. 기술적 측면에는 재료 표현기법, 평면 

및 입체 조형기법, 시간 및 공간 구현기법 등으로 

나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디자인으로 진

행하기에 앞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디자인 사고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융합의 방법적 개

념을 나타낸 문화융합의 요소를 아래와 같이 도식

으로 정리하였다(Figure 19).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한글
타이포그래피형

∙ 이상봉, 2007 S/S

∙ 한글 캘리그래피를 시각 요소인 프린트 
패턴으로 풀어 원피스 드레스 구조에 적
용함 Figure 17. 이상 , 

2007.

From Yu. (2015).

https://www.

fashionn.com

새로움 지향의 
모더니즘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재질

개념
한국적
정서
구조
형태
재질

∙ 한현민, 2020 S/S

∙ 패턴의 조합, 봉제 순서와 방법 등의 변
화를 통한 ‘낯설게 하기’라는 디자인 철
학을 바탕으로 한복의 디테일과 서양의 
테일러드 칼라, 아웃도어 의상, 스포츠 
소재와의 융합

Figure 18. 한 민, 
2020.

From Yu. (2019).

https://www.

fashionn.com

Figure 19. 미술  패션에 나타난 문화융합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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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융합 요인으로서 

글로벌문화의 기술적 측면은 주로 현대미술 작가

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디지털, 멀티미디어 등 시간의 구현이 필요

한 영상기법과 서구의 조형미가 반영된 평면조형

으로서의 서양화 기법, 그리고 공간을 구현하는 

설치 및 건축기법 등이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로 

나타났다. 로컬문화의 융합 요인으로서 미적 측면

의 내재적 요소는 개념 및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정서는 그 지역의 환경, 

문화, 정치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융합 

요인으로서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개념과 함께 창

의적 융합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는, 글로

벌문화의 융합 요소로 미적 측면의 외재적 요소 

중 구조와 형/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디자인의 특성상 외재적으로 형태와 구조가 

가장 잘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패션디자인 사

례를 통해 볼 때 내재적 요소인 디자이너의 철학

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지역적 정서와 상징, 심

상(이미지), 외재적 요소인 전통적인 소재, 현대의 

기본 서양복 구조와 형태, 색채, 재질을 포함한 미

적 요인과 재료 표현기법으로 볼 수 있는 소재 표

현 등의 기술적 요인이 서로 자유롭게 융합된 양

상을 살펴볼 수 있다. 

2. 조선시대의 포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의복의 등장으로 한복 양

식이 완성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당시 

의문화를 일컬어 ‘포의 문화’라고 할 만큼, 여러 

종류의 포를 착용하였다.

1) 포의 종류 및 특징

조선시대 포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단령, 철릭, 

직령, 액주름, 답호, 도포, 두루마기, 창의, 중치막 

등이 있다. 포의 종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Hong(2008)은 철릭, 직령, 액주름, 답호, 도

포, 중치막과 창의를 포의 종류로 선정하였으며, 

Kim and Chang(2015)은 단령, 직령, 창의, 도포, 답

호, 주의로, Kim(2018)은 단령, 직령, 철릭, 액주름, 

답호, 창의, 도포, 주의(두루마기)로 포의 종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복의 용도로 입었던 

단령을 제외한 편복 포의 종류로서 직령, 철릭, 답

호, 도포, 창의(대창의, 중치막, 학창의, 소창의), 두

루마기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의례에서 필수적인 의복이었던 포는 특히 양반

계급에서는 평상복으로 착용되었고, 왕의 제복인 

면복(冕服)에서 서민들의 혼례복까지 그 의례의 용

도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하였다(Guem, 1994). 조선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 사회로 품계에 따라 관복제

도가 세분화되어 복잡하였지만, 편복에 있어서는 

왕, 왕세자, 사대부의 편복에 차이가 없었다(Ahn, 

2007). 포는 깃의 형태, 소매의 너비, 상하 구성 연

결, 트임과 무의 유무 등에 따라 포의 형태와 명

칭, 특징 등이 분류된다. 철릭은 탈착형 소매로서 

상의하상식 구성으로 하상의 주름이 특징이며, 직

령은 옷깃이 직선의 형태로 단령과 같으며 좁은 

무와 통수 소매를 보여준다. 액주름은 겨드랑이 

아래 잔주름이 잡힌 포로, 다른 포에 비해 총 길이

가 짧으며 다양한 형태의 무와 통수형과 두리 소

매형이 공존한다. 답호는 옆트임이 있는 반소매거

나 소매가 없는 형태로 포 위에 입는 덧옷이며, 사

각형의 접음 무가 후에 삼각형 무로 변화된다. 도

포는 곧은 깃에 무가 달리고 소매통이 넓으며 뒤

트임과 뒷자락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창의

는 옷의 한 부분이 터진 형태로 조선 후기에 들어 

당의와 같이 밑단이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것도 

있다. Ahn(2007)에 따르면, 창의는 모두 곧은 깃이

며, 소매 너비와 트임의 위치, 무의 유무, 장식 선

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명칭이 달라져 대창의, 중

치막, 학창의, 소창의로 구분된다. 두루마기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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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통이 좁으며 두루 막힌 옷으로 후에 무와 옷고

름이 더해져 오늘날과 같은 두루마기의 형태가 되

었다.

2) 포의 미적 특성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포를 용도에 맞게 착용하

였으며 여러 문헌의 기록과 사진 자료들을 통해 

그 미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Kim(1998)은 조선

시대 선비의 삶, 즉 학문 연구에 대한 선비의 의식

과 이상을 추구하는 선비의 지향성을 ‘포’라는 매

개체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담조(淡

調)의 아름다움을 지닌 포가 표출하는 선비정신은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무위(無爲)의 정신과 상통

한다고 하였고, 이는 포가 물질을 뛰어넘는 깊고 

순수한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

다. 이에 본 연구는 유물 및 문헌에 근거한 시각적 

이미지를 토대로 앞서 살펴본 포의 미적 특성과 

그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飛)의 미, 담조의 미로 도출하여 디자인에 적용

하고자 한다. 

첫째, 여유의 미는 조선시대의 포에서 한가로움

의 조형으로 나타나며, 여유 있는 헐렁헐렁한 옷

은 한국문화의 감각이다. 조용하고 빈 듯한 공간, 

넓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한가로움의 

조형은 조선시대 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여유의 미라고 볼 수 있다(Kim & 

Kim, 2019). 조선시대 포는 넉넉한 크기, 여유로운 

실루엣, 통이 넓은 소매, 양옆 트임 및 뒤트임과 

주름 등에서 여유의 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혜원 신윤복의 <상춘야흥(賞春野興)>에서 볼 수 

있는 양반이 입고 있는 중치막은 양옆 트임과 넓

은 소매가 있어 여유로운 미적 특징을 잘 나타내

고 있으며(Figure 20), <Figure 21>의 신경유의 도

포는 뒤트임이 있고 무가 달려 있으며 뒷자락이 

덮어져서 두 겹을 이루는 구조로 인해 더 깊고 여

유로운 공간미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Figure 22>

의 철릭은 양옆 트임과 주름이 있어 움직일 때 하

상의 치마에 연출되는 각양각색의 선의 유희가 넉

넉함과 풍성함 속에 우연으로 얻어지는 여유의 미

를 나타낸다.

둘째, 단순미는 조선시대 포에서 소박함과 여백

의 미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미적 특성이다. 조선시대 포의 외형은 단

순한 선과 면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3>의 이직 답호는 단순한 직선과 곡선이 보이며, 

직선은 수평선과 수직선에 가까운 단순한 선의 조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밑단에서 살짝 곡선

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무기교의 기교’와 상통한

다고 볼 수 있으며, 깃 끝이 단순한 네모형이고, 

마치 2개의 직사각형이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 우

리의 선조들은 그들의 생활 풍습에서 볼 수 있듯

이 의복에서도 <Figure 24>, <Figure 25>와 같이 단

순한 색채와 소재를 사용함으로 담백하고 비장식

적인 미적 특징이 단순미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

다. 의복에서 백색을 선호하였던 것 또한 소박함

에서 오는 단순함의 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20. 상춘야흥(18세기).
From sangchunyaheung. (n.d.).

http://kansong.org

Figure 21. 신경유 도포
(16세기 후반-17세기 반).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8). p. 57.

Figure 22. 철릭(16세기 후반-17세기 반).
From Cheolrik 4. (n.d.)

http://museu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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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선시대 포는 비구조적이며 평면적인 형

태가 특징이다. 고름을 매어 착용하는 포는 신체 

구조와는 합치되지 않는 독특한 주름의 형태가 나

타난다. 이러한 맞음새가 고려되지 않아 나타나는 

잉여분의 주름들은 포의 비구조적 평면성의 결과

이다. 윗부분이 삼각형으로 접혀 들어간 무 형태

를 가지고 있는 <Figure 26>의 사면교직 겹 답호는 

착용자의 신체로 옮겨가며 잉여분이 되는 이러한 

무의 형태가 평면적 형태에서 입체적 형태로 변화

되며 실루엣을 형성하는 미적 특징을 지닌다. 운

보문사 홑 철릭은 오른쪽 소매에 매듭단추가 달려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착용자의 행위로 인해 형

태의 시각적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다른 형태

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Figure 

27). <Figure 28>의 이언충 직령은 겨드랑이 아래

에 달린 무가 안팎 이중 주름으로 옆으로 뻗어 있

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직령과 답호의 사각무의 

형태는 그 소재와 크기에 따라 미적으로 서로 다

른 형태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처럼 포는 

평면적 형태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넷째, 비의 미는 한국 전통 건축과 복식에 나타

나는 조형미이며, 전통 한옥의 솟아오른 곡선의 

처마 끝 형태와 조선시대의 포의 모습은 날아오르

는 학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비의 미는 이러

한 외형의 모습을 통해 내재된 정신을 표현하는 

조형미라 할 수 있다(Kim & Kim, 2019). 조선시대 

포는 두리 소매의 경우, 부드러운 곡선의 아랫단

이 새의 날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조형적으

로 비상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포의 긴 옷고름과 

다양한 방식으로 트임 처리된 하상의 옷자락은 바

람에 움직일 때 비상의 이미지를 더욱 잘 보여준

다. <Figure 29>의 윤선언 도포는, 뒤 중심선에 트

임이 있고 뒷자락이 그 트임을 덮는 형태로 바람

이 불 때 휘날리는 뒷자락에서 비의 미가 나타나

며, <Figure 30>의 이단하의 중치막은 밑단에서 살

짝 위로 솟아오른 곡선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비의 미가 강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에 사용된 소재에 따라 비상하는 아름다움이 표

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윤용구 철릭은 가벼운 무

Figure 23. 이직 답호
(17세기 후반-18세기 반).

From Dappo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24. 신언식 액주름(16세기).
From Aekjureumpo.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25. 직령(16세기 반).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p. 371

Figure 26. 사면교직 겹 답호(16세기 반).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p. 365.

Figure 27. 운보문사 홑 철릭(19세기).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p. 192.

Figure 28. 이언충 직령(16세기).
From Jing-nyeong.(n.d.).  

http://museu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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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감으로 흔들림과 날림이 쉽고 소재의 투시감에

서도 그 가벼움이 잘 나타나 투시의 미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는 사례이다(Figure 31). 이처럼 비의 

미는 새의 날개를 닮은 소매와 주름 잡힌 하상, 다

양한 방식으로 트임 처리된 옆선과 소재의 가벼운 

이미지, 그리고 옷고름의 흔들림과 움직임이 미적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담조의 미는 자연미와 담백의 미에서 비

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순우는 엷고 담담한 색

조의 아름다움은 한국의 건축, 회화, 도자기, 의복

에 이르기까지 자리 잡아 왔다고 언급하였다(Kim, 

2010). 담백의 미는 담백한 기품을 지닌 예술가들

이 높은 인격에 도달하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선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포는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은 정신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지닌 옷으로 담백을 품은 담조의 미를 담

고 있다. 대부분의 포에서 볼 수 있는 <Figure 32>, 

<Figure 33>과 같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밝고 조용

한 중성색들에서 나타나는 엷고 담담한 색조의 아

름다움은 한반도가 온화한 해양성 온대 기후에 속

하는 반도적 특수성과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Kim, 2010). 흰 도포를 착용한 조선시

대 문인의 초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포의 흰 

빛깔은 담백한 빛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포의 흰빛

은 깨끗하고 맑은 담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포에 나타나는 담조의 미는 절제

와 겸허로서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담

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미적 사유의 태도가 

전제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포의 미적 특성을 5가지로 도출하여 

분석하였고, 다음 <Table 3>은 로컬문화로서 조선

시대 포의 문화 요인을 융합 요소인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3. 포를 활용한 창의적 문화융합 패션디자인 

방법

본 연구는 창의적 문화융합 모델로서 조선시대 

포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에 의한 디자인 사

고는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의 상호성을 존중하는 

융합의 실천방안으로서 융합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 발상 구

조”를 근거로 한다. 

앞서 <Figure 19>를 통해 현대미술과 패션을 중

심으로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에 나타난 융합 요

소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융합의 관계로 만나게 

될 각각의 융합 요소는 크게 미적 요인과 기술적 

Figure 29. 윤선언 도포
(16세기 후반-17세기 반).

From Dopo.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30. 이단하 치막(17세기).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p. 129.

Figure 31. 윤용구 철릭(19세기).
From Cheolrik. (n.d.b).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32. 두루마기(1880).
From Durumagi.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33. 창의(18세기 반).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5).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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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미적 요인은 내재적 요소로

서 개념, 정서, 이미지, 상징 등이 있고, 외재적 요

소로는 구조, 형과 형태, 색채, 재질 등을 제시하였

다. 기술적 요인에는 재료 표현기법, 평면 및 입체 

조형기법, 시간 및 공간 구현기법 등이 분석되었

다. 이상의 기술적 요인들을 문화융합 패션디자인

의 연구를 위한 기술적 어휘로 구체화하면 소재 

표현기법, 재단/봉제기법 등에 해당한다.

또한 로컬문화의 융합 요소로서 내재적 요소인 

상징은 문화융합 패션디자인 사례분석 결과에 거

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디자인 연구에서 제외하

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포의 미적 특성

은 내재적 요소인 심상(이미지)에 적용된다. 이상

의 내용을 패션디자인 분야에 적용하여 창의적 융

합의 패션디자인 방법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면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에 대한 각각의 범위 설정

구 분 내 용

미적 요인

내재적

개념
∙ 조선시대의 사회제도 및 사회의 지향가치를 투영하는 대표적 의복문화
∙ 상고시대부터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다양하게 변천하고 포용적으로 

완성된 문화유형의 일종

정서
∙ 유교 문화의 예의
∙ 사대부 및 선비의 정신
∙ 다양성 및 위계성

심상(이미지)

∙ 여유의 미 ∙ 비의 미
∙ 단순미 ∙ 담조의 미 
∙ 평면성

외재적

구조

∙ 철릭, 직령, 액주름, 답호, 도포, 창의, 두루마기 등의 개별 특성을 갖는 
외투형 구조

∙ 몸판, 소매, 무 조합의 평면형 구조
∙ 몸판을 겹치고 묶어 고정하는 여밈의 구조
∙ 무라고 하는 특이한 여유분
∙ 긴 트임 및 짧은 트임
∙ 도포의 경우 뒤트임을 덮는 전삼이 달린 구조

형/형태

∙ 직선과 지극히 완만한 곡선의 외곽을 가진 형
∙ 깃과 소매에 부여되는 곡선
∙ 신체 형태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은 넓은 공간형
∙ 주름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

색채

∙ 소색, 백색 계열이 가장 다수
∙ 청색, 아청색, 남색, 옥색, 초록색 등의 푸른 계열
∙ 황색, 황단색, 토홍색, 홍색 등의 노랗고 붉은 계열
∙ 검푸른색, 회색 등의 무채색 계열
∙ 일부 단을 배색한 경우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단색 표현이 대부분

재질

∙ 면, 마, 견의 천연 재료로부터 오는 재질감
∙ 무명 등의 담백한 표면감
∙ 공단 등의 엷은 광택감
∙ 홑감 및 겹감 사용의 표면감

기술적 요인

소재 표현기법

∙ 명주, 무명, 모시, 삼베 등의 곱거나 거친 투시소재
∙ 심, 겹 등을 넣은 소재, 외주름 및 맞주름 소재 
∙ 솜을 넣은 누비 소재
∙ 자연을 응용한 문양 직조

재단/봉제기법
∙ 평면형 재단 기법
∙ 무, 주름 등의 재단 기법
∙ 깨끼바느질 기법 등

Table 3. 조선시  포의 문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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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로컬문화로서 조선시대 포를 한정하였고, 이에 따

라 융합의 대상으로서 글로벌문화의 범위를 제한

하고자 한다. 

로컬문화로서 조선시대의 포가 갖는 문화 요인

은 앞서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로서 미적 요인 중 내재적 요소로서 개

념 및 정서는 세계화 및 근대화의 상징적 의복 문

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서구의 문화, 종교, 

사회적 변천 과정이 투영되며 합리성 및 보편성을 

지닌다. 서유럽 문화사 기반의 조형미와 인체미를 

존중하고 새로움을 지향하는 모더니즘의 미학을 

지닌 서양복은 내재적 요소의 심상(이미지)에 해

당한다. 글로벌문화의 미적 요인 중 외재적 요소

로서 구조 및 형태는 의복 환경으로서 과학적 사

고에 근거한 의복 공간, 즉 인체미를 존중하는 입

체형의 아이템별 다양한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대의 일상복으

로 정착한 서양복 구조의 적용이 가장 눈에 띄었

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창의적 융합의 패션

디자인 방법으로서 글로벌문화의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코트, 원피스 드레스 등을 글

로벌문화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와 같이 글로

벌문화와 로컬문화의 범위 선정을 선행하고 이후 

각 문화 요인들을 융합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 과

정에서 활용되는 조형 방법으로 결합, 분리, 확대, 

이동, 도치, 추가, 제거, 접합, 반전, 절단, 침투, 회

전, 인접, 중첩의 방법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융합을 위한 패션디자인 

방법으로서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자유롭게 

융합할 시, 위에서 제시한 총 14가지의 다양한 조

형 방법 중 필요한 방법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으로 정리하

면 다음 <Figure 34>와 같다.

Ⅲ. 문화융합 기반의 조선시대 포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1. 디자인 계획

본 연구는 앞서 문화융합의 사례로부터 융합적 

Figure 34. 창의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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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 구조를 도출하여 이로부터 창의적 융합 패션

디자인 방법을 구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디자인

을 진행하였다. 발상 과정에서 서구 패션과 조선

시대 포의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융합시킬 

때 앞서 제안한 조형 방법 중 결합, 분리, 확대, 이

동, 도치, 추가, 침투, 인접, 중첩 등을 적용하여 디

자인을 모색하였다. 로컬문화로서 조선시대 포가 

갖는 미적 요인 중 내재적 요소인 개념과 정서는 

조선시대 선비의 정신세계, 즉 선비정신에서 비롯

된 절제와 당당함, 기품, 여유의 멋을 기본으로 하

고자 한다. 또한 개념과 정서 외에도 조선시대 포

의 미적 요인 중 내재적 요소로서 심상인 이미지

를 응용하는데 그것은 앞서 연구하여 포의 미적 

특성으로 제시한 바 있는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

성, 비의 미, 담조의 미이다. 또한 포의 미적 요인 

중 외재적 요소로서 구조와 형태 외에도 색채, 재

질 등을 융합 요인으로, 기술적 요인으로 소재 표

현기법과 재단/봉제기법을 융합 요인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문화인 서구 패션에 나타난 미적 

요인으로서 로컬문화인 포와 기능 및 구조의 측면

에서 유사한 서양복의 코트와 베스트, 그리고 원

피스 드레스의 기본 구조와 형태, 디테일을 활용

한다. 글로벌문화에 대응하는 로컬문화의 미적 요

인으로서 조선시대 포에 나타나는 구조와 형태, 

디테일은 포의 기본 사각형 패턴, 직령, 창의, 도

포, 답호, 철릭의 구조와 형태, 소매의 탈착 구조, 

포의 여밈, 소매의 배래선과 고름, 무, 깃과 같은 

디테일이다. 고름은 장식성과 함께 합리성과 기능

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무의 경우는 포의 실루

엣을 결정했던 요소로서 현대적 사용에 있어서도 

옆트임에 부착하여 활동성뿐 아니라 독특한 실루

엣을 형성하는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융

합적 발상 과정에서 조선시대 포의 미적 특성인 

여유의 미, 평면성, 단순미, 비의 미, 담조의 미를 

미적 요인으로 적용하며, 각 작품마다 다섯 가지

의 심상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셋째, 글로벌문화로

서 현대 서양복의 패턴 작성법 및 전반적인 봉제

기법을 융합의 기술적 요인으로 활용한다. 이에 

대응하는 로컬문화의 기술적 요인으로는 조선시대 

포에 나타난 주름과 깨끼 바느질을 활용한다. 이

러한 전통 소재 기법은 그 기능성 뿐 아니라 미적, 

장식적 목적을 두고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색채

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즐겨 착용했던 백색 포의 

이미지에 근거하여 담조의 미에 역점을 둔 백색과 

엷고 담담한 소색에 가까운 색채를 주요 색채로 

계획한다. 다섯째, 서구 패션의 미적 요인 중 재질

에 있어서 기능성 소재인 에어쿠션과 에어메쉬

(airmesh)를 기본 형태에 사용하고 면실크, 폴리 오

간자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포에 사용되었던 소재와 시각적

으로 유사한 재질의 실크(silk) 오간자, 명주 등을 

미적 요인에 근거한 소재로서 선택한다. 여섯째, 

조형 방법 중에서 융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

요 조형 방법으로서 결합, 중첩, 이동, 추가 등 네 

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전개

한다. 

본 연구의 작품 제작을 위한 전체 디자인 계획

과정을 도식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Figure 35>

와 같다. 작품 4벌의 각 디자인에 대한 세부 디자

인 계획표는 <Table 4>로 정리하였다. 또한 디자이

너의 개성과 작품의 미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4

벌의 작품은 전문 촬영을 의뢰하였다. 

2. 디자인 제안 및 해설

1) 작품 Ⅰ

작품 Ⅰ은 글로벌문화 요소인 서양복의 아이템 

중 코트의 구조를 변형하여 결합, 이동, 침투, 인접

의 조형 방법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작품이다. 상

의와 하상을 따로 만든 후 결합한 철릭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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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호의 반소매, 철릭의 시각적 표현특징으로 볼 

수 있는 주름을 소재 표현기법으로 활용하여 융합

한 디자인이다(Figure 36). 주름의 형태는 코주름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상의의 칼라는 포의 깃의 

형태에 서양복의 테일러드 칼라의 형태를 침투시

키며 에어쿠션(aircushion)과 오간자(organza) 소재

를 인접시켜 칼라의 독특한 형태가 돋보이게 하고, 

도포의 전삼의 형태를 옆선으로 이동시킨 디자인

으로 창의융합의 발상 디자인을 시도하였다(Figure 

37). <Figure 38>과 같이 평면성, 단순미를 지닌 디

자인으로 철릭의 주름을 부분적으로 인접시켜 여

유의 미가 나타나도록 하였고, 비의 미, 담조의 미 

등의 포의 미적 특성을 융합시켰다. 기술적 요인

으로 서구의 패턴작성법, 봉제기법과 철릭의 주름

을 융합시켜 적용하고 소재는 실크 오간자, 실크, 

에어쿠션, 폴리(poly) 노방을 사용하였다. 색채는 

화이트와 아이보리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2) 작품 Ⅱ

작품 Ⅱ은 글로벌문화 요소인 서양복 코트와 융

합함에 있어 중첩, 결합, 분리, 침투, 인접의 조형 방

법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포의 

소매 배래선의 완만한 곡선을 아웃라인에 침투시켜 

적용한 단순한 타원형의 평면적 형태 2장이 결합된 

코트의 구조가 인체에 입혀지며 생성되는 실루엣으

로 단순미와 평면성이 돋보이도록 디자인한 작품이

다(Figure 39). 타원형의 평면 형태에 인접시킨 소매

의 형태는 철릭과 창의에서 볼 수 있는 탈착형 소매

로, 양쪽 소매 모두 소매가 분리되도록 디자인하여 

반소매와 긴소매의 형태로 모두 착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Figure 40). 깨끼 바느질 선을 사선으

로 구성한 비치는 오간자를 코트 위에 중첩의 방법

Figure 35. 디자인 계획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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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겹치고, 그 아래에 얹어진 검은색의 원단과 뒤 

중심선과 암홀에서만 봉제해줄 때 겹쳐진 2개의 원

단 사이에 공간적 여유를 주어 여유의 미를 나타내

도록 하였다(Figure 41). 이 때 생성된 여밈분은 넘어

가는 방향에 따라 우아한 곡선을 형성하며 하늘거

리는 이미지를 구현하여 비의 미를 나타내었다. 소

재는 면 실크와 실크 오간자를 사용하고 기술적 요

인으로 서구의 패턴작성법, 봉제기법과 깨끼 봉제

기법을 융합하였다. 색채는 블랙과 아이보리를 결

합함에 있어 불투명과 투명한 소재를 겹쳐서 이용

융합 요인

조형
방법

아이템 소재 색채 스타일
글로벌문화 로컬문화

현대 서양복
코트/원피스 드레스

조선시대 포

작품 
Ⅰ

미적
요인

테일러드 칼라/

재질(에어쿠션)

미적
요인

이미지(평면성, 단순미, 

여유의 미, 비의 미, 

담조의 미)/답호의 형태/

철릭의 구조/도포의 전삼

결합
이동
침투
인접

베스트
코트

실크 
오간자.

실크.

에어쿠션.

폴리 
오간자.

기술
요인

패턴작성법
봉제기법

기술
요인

철릭의 주름

작품 
Ⅱ

미적
요인

코트의 
기본구조

미적
요인

이미지(평면성, 단순미, 

여유의 미 비의 미)/소매의 
배래선/탈착형 소매/

중첩
결합
분리
침투
인접

코트
면 실크.

실크 
오간자.기술

요인
패턴작성법
봉제기법

기술
요인

봉제 기법
(깨끼 바느질)

작품 
Ⅲ

미적
요인

원피스 드레스의
기본 구조

미적
요인

이미지(평면성, 여유의 미, 

비의 미, 담조의 미)/

깃의 형태/고름의 형태

이동
결합
확대
침투
인접

원피스 
드레스

명주.

면 실크.

실크 
오간자.기술

요인
패턴작성법
봉제기법

기술
요인

액주름의 맞주름

작품 
Ⅳ

미적
요인

코트의 
기본 구조/

재질(에어쿠션, 

에어메쉬)

미적
요인

이미지
(여유의 미, 비의 미)

추가
결합
이동
도치
침투

코트

에어쿠션.

에어메쉬.

폴리 
오간자.

실크 
오간자.

기술
요인

패턴작성법
봉제기법

기술
요인

철릭의 주름/ 삼각무의 
형태

Table 4. 디자인 계획. 

Figure 36. 
작품Ⅰ의 면.
(2020, May 10). 

Figure 37. 
작품Ⅰ의 후면. 
(2020, May 10). 

Figure 38. 
작품Ⅰ의 디테일. 
(2020, May 10). 

Figure 39. 
작품Ⅱ의 면.
(2020, May 10).

Figure 40. 
작품Ⅱ의 소매 

디테일.
(2020, May 10).

Figure 41. 
작품Ⅱ의 스타일링 

이미지. 
(2020, Ma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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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소재의 대비 효과로 인해 각 부분이 더 돋

보이며 모던한 이미지를 주도록 디자인하였다. 

3) 작품 Ⅲ

작품 Ⅲ은 글로벌문화 요소인 서양복 원피스 

드레스의 구조와 융합함에 있어 이동, 확대, 침투, 

결합, 인접의 조형 방법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작

품이다. 포의 깃의 앞여밈 형태를 이동시켜 후면

에 배치하고 액주름의 맞주름을 이동 및 확대 적

용시켜 원피스 드레스의 앞 중심부에 배치하여 넉

넉한 품을 지닌 여유의 미가 더해지도록 하였다

(Figure 42). 고름은 원피스 드레스의 뒤 여밈선, 옆

선, 소매단에 인접시키며 길게 늘어지도록 디자인

하여 실제로 착용하여 움직일 때 긴 고름의 띠 형

태들이 가볍게 휘날리며 날아가는 듯한 비의 미를 

창출하도록 의도하였다(Figure 43). 뒤 여밈선에는 

깃의 형태를 침투시켜 결합한 디자인으로 뒤쪽에

서 묶는 고름의 착용방식에 따라 품의 조절이 가

능한 평면성이 강조된 디자인이다(Figure 44). 기술

적 요인으로는 서구의 패턴 작성법, 봉제 기법과 

액주름의 맞주름을 융합하였고, 소재는 명주, 면 

실크, 실크 오간자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크림과 

아이보리 등 온화한 색채의 사용으로 통일함으로

써 엷고 담담한 색조의 사용으로 인해 담조의 미

가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4) 작품 Ⅳ

작품 Ⅳ는 서양복 코트의 구조와 융합함에 있

어 로컬문화인 철릭의 주름 잡힌 하상을 추가, 도

치시켜 등 부분으로 이동한 작품이다. 또한 포의 

삼각무에 주름을 침투시켜 코트의 옆선에 결합한 

디자인으로, 양 옆선의 트임에 풍성한 주름을 구

성함으로써 여유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Figure 

45). 포의 실루엣을 결정해주었던 무의 형태는 작

품에서 아코디언 주름을 잡은 삼각무의 형태로 사

용되었다. 주름으로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으

로 인해 공간의 병치미가 나타나도록 하며, 등 부

분의 주름 패널은 등 뒤의 곡선적인 주름 덩어리

와 직선적 주름선으로 인해 움직일 때 율동미가 

나타나며 비상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하

였다(Figure 46). 기술적 요인으로는 서구의 패턴작

성법, 봉제기법을 철릭의 주름과 융합하였다. 소재

는 에어쿠션과 에어메쉬 소재를 인접시킴으로 서

로 대비가 되어 형태가 잘 드러나는 효과를 주었

으며, 주름에는 비치는 소재의 폴리 오간자, 실크 

오간자를 함께 사용하였다(Figure 47). 이처럼 다양

한 종류의 소재는 색채를 블랙으로 통일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모던한 이미지가 극대화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문화융합 기반의 조선시대 포를 활

Figure 42. 
작품Ⅲ의 면.
(2020, May 10).

Figure 43. 
작품Ⅲ의 후면.
(2020, May 10).

Figure 44. 
작품Ⅲ의 후면 

디테일. 
(2020, May 10).

Figure 45. 
작품Ⅳ의 면.
(2020, May 10).

Figure 46. 
작품Ⅳ의 후면.
(2020, May 10).

Figure 47. 
작품Ⅳ의 스타일링 

이미지.
(2020, Ma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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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 기반의 조선시대 포(袍)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용한 패션디자인 연구로, 포가 지닌 모더니티에 

착안하여 그 미적 가치를 분석하고 지역성과 세계

성이 융합된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포를 활용하여 현대 패션의 글로벌문화인 

서구 패션과의 융합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구축한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여 4벌의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시하였다. 

창의력이 핵심 가치인 문화융합의 특성을 도출

하기 위해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융합의 요소로는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

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미적 요인은 외재적⋅내

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

하면 내재적 요소에는 개념, 정서, 표상(상징), 심

상(이미지) 등이 있고, 외재적 요소로는 구조, 형과 

형태, 색채, 재질 등이 있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재

료 표현기법, 평면 및 입체 조형기법, 시간 및 공

간 구현기법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현대미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융합 요인으로서 글로벌문화

의 기술적 측면은 주로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로컬문화의 융합 요인으로서 미적 측면의 내

재적 요소는 개념 및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는,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로 미적 요인의 

외재적 요소 중 구조와 형/형태가 공통적으로 나

타났다. 내재적 요소인 디자이너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지역적 정서와 지역을 상징하는 문

화와 심상 이미지, 외재적 요소인 전통적인 소재, 

현대의 기본 서양복 구조와 형태, 색채, 재질을 포

함한 미적 요인과 소재 표현기법 등의 기술적 요

인이 서로 자유롭게 융합된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융합디자인 실천을 위해 로컬문화의 

패션 요소로서 선택한 포는 직령, 철릭, 액주름, 답

호, 도포, 창의(대창의, 중치막, 학창의, 소창의), 두

루마기 등이다. 선정한 포의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포는 소매의 길이와 트임의 유무, 무

의 유무로 분류하였으며, 포의 미적 특성으로는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의 미, 담조의 미로 

도출되었다. 

융합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융합적 발상 

구조를 토대로 한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을 위하

여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의 외재적 요소들을 

다루는 융합적 발상 과정에서 창조적 사고를 촉발

하는 조형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조

형 방법으로는 결합, 추가, 인접, 침투, 중첩, 분리, 

도치, 이동, 확대 등이다.

문화융합 모델로서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

법을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패션의 글로벌문화로서 서구의 조형

과 우리 고유의 조형을 접목하며 미적 요인과 기

술적 요인이 융합하는 디자인을 시도하여 흥미로

운 문화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 발상을 위하여 디자인을 전개

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구조, 형태와 형태가 결합

되는 방식으로 조형 방법을 적용한 결과, 독특한 

제3의 구조와 형태를 구현할 수 있었다. 셋째, 포

의 다섯 가지 미적 특성인 여유의 미, 단순미, 평

면성, 비의 미, 담조의 미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주

력한 결과 실루엣과 형태, 재질감, 색채 등을 통해 

이를 적용할 수 있었다. 넷째, 포의 디테일로서 깃, 

소매, 무, 고름, 주름, 트임 등을 코트와 원피스 드

레스, 베스트 등에 활용한 결과 미적이며 기능적

인 융합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색채는 담조의 색

채미를 은은하게 표출하는 화이트과 아이보리를 

주로 사용하면서 블랙을 제한적으로 선택하여 형

태적 단순미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여섯째, 기술

적 요인인 서구식 봉제기법은 융합에 있어서 부분

과 부분, 부분과 전체, 전체와 전체를 다루는 과정

에서 매끄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재 기

법인 주름은 실루엣 내부의 선적 표현과 재질적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반복된 사선형의 깨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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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 선 소재 표현은 작품에 모더니티를 강조하

는 미적, 기술적 요인이 되었다. 일곱째, 모든 작품

에 서구 패션과 한국 전통 포의 구조, 형태, 디테

일, 소재 기법, 소재 배치 등 일정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차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개성이 표현되면서도 일관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화의 상호작용성과 창의적 융

합의 패션디자인의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문화적 포용력을 내포하

는 새로운 의미의 문화융합이 요구되는 글로벌 환

경의 시대에 부응하고 차별화된 패션디자인을 개

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며, 향후 다른 예술 분야와의 융합 연구로도 확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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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global diversification, today advance to the convergent society is being done rapidly. Hence, paying attention 

to modernity of a coat(Po), this study aims to analyze its aesthetic values and establish a methodology for the creative 

and convergent fashion design, suggesting the fashion design works based on cultural convergence using Po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ies, literature study and visual material analysis were conducted, 

and as for the cultural convergence intensively discussed in this research, case analysis was done for contemporary 

art and fashion design. As for the research content, it examined cases of cultural convergence and deriv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 planning and suggesting the works based on the above. As for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 beauty of composure, simplicity, flatness, flight and calmness was derived and fashion design works were produced 

via the original formative methods of cultural convergence based on the convergent ideas as follows. Firstly, intriguing 

cultural convergence could be achieved by combining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western fashion, global culture 

of modern fashion, with flat 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n fashion. Secondly,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 could 

be expressed into the works through a silhouette. form, texture and a color. In addition, aesthetic and functional 

convergence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details of Po such as a collar, sleeve, gusset(Mu), string, fold and opening 

to a coat, one-piece dress and a vest. Thirdly, western sewing techniques as technical factors allowed seamless 

convergence and as one of material techniques a fold enriched linear and textural expressions of the silhouette. 

Furthermore, expressions of repeated oblique Ggaeggi lines acted as the aesthetic and technical factors to emphasize 

modernity of the work. Fourthly, the characteristic design could be expressed and consistent image could be created 

by crossing the structures, forms, details, material techniques/arrangements of Western fashion and traditional Korean 

Po. Therefore, it is expected for the study to contribute to suggesting methods to develope differentiated fashion design 

satisfying the era of the global environment in which cultural convergence having the novel significance is required. 

Key words : cultural convergence, Po(袍), global culture, local culture, creative and convergent fashion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