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성 구조가 스포츠 웨어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1. 서 언 

스포츠 활동시 착용하게 되는 스포츠 웨어용 원단의 특성은 착용감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우 활동적인 신체의 움직임은 높은 열 에

너지를 발산하고 땀을 흘리게 한다. 이러한 높은 열과 땀은 기화시켜 제거해

야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열과 증기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스포츠 웨어 

특성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편성 구조와 소재가 적절하지 않은 의

류를 착용할 경우에는 운동 선수의 물리적 운동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류의 감성은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착용시 부드러워야 

하며, 발한에 의해 피부에 들러붙어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의류의 속건성 역시 중요하다. 또한 의류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가볍고 강도가 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구조가 상이한 5가지 원형 편성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편성포는 스포츠 웨어용으로서, 상이한 편성 구조와 혼용률을 갖고 있다. 공

기 투과도, 마모 저항 및 파열 강도 시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시험 결과가 스

포츠 웨어로 사용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스포츠 활동 중에 착용한 의류는 어떠한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특

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와 같이 강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느

슨한 착용감과 편안한 옷이 요구된다. 수영, 배구 및 자전거 타기 같은 신체

의 운동이 중요한 경우에는 피부에 착 달라붙는, 즉, 몸에 딱 맞는 옷이 선

호된다. 그러나, 의류를 착용하였을 때 운동하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신체의 운동 능력을 최대한 높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스포츠 웨어에서 열과 수분의 적절한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요소의 움직임 및 이동은 매우 복잡하다. 스포츠 웨어의 착용감을 결

정하는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다. 원하는 착용감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섬

유 혼용률, 편성 구조 및 가공 공정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공성, 부피감 및 공기 투과성은 의류 생리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

다. 이러한 특성들은 운동 중에 잉여분의 열과 수분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종류의 편성포 디자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양면 편성포가 이상적인 

구조임을 보여준다. 양면 편성포에서 피부에 접촉하는 안쪽 표면은 폴리에스

터, 아크릴, 나일론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양호한 수분 전달성을 가진 

소재가 추천된다. 외부 면에는 양호한 흡수율을 가진 면, 양모, 비스코스 또

는 이들의 혼방 소재로 이루어진 편성포가 추천된다. 피부에서 발생하는 땀

은 편성포의 안쪽 표면을 경유하여 외부 표면으로 이동되고, 결국 외부 표면

으로 땀이 흡수된다. 만약 반대로 안쪽 표면의 소재가 양호한 흡수율을 가진

다면 피부는 지속적으로 젖어있는 편성포의 표면과 접촉하게 되며, 이것은 

의류를 착용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스포츠 활동 중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신체의 열을 유지하는 것은 열적 착

용감(thermal wear comfort)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열과 공기 투과성이란 변수

는 이런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열 투과성(heat permeality)은 섬유 

소재, 헤어리니스, 섬도 및 편성 구조에 따라 다르다.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열 전달이 원단의 두께, 밀도, 공기 체적비(air volume rate)와 매우 밀접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신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와 접촉하는 안쪽면이 기모된 편

성 의류가 좋다. 공기 투과성은 대부분 편성포의 다공성과 밀도와 관련이 있



다.  

스포츠 웨어의 착용감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Anand 및 Silva는 스포츠 웨어용으로 사용되는 몇 가

지 편성포의 열 절연(thermal insulation)을 시험해 왔으며 열 절연은 원단의 두

께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편성 구조가 의해 보유하고 있는 

공기층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대기 조

건에서 실제 착용시에 필요한 조건을 얻으려고 하였으며 느슨한 구조를 가

진 편성포에 대해서는 낮은 저항값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가

공 공정이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  

이상적인 섬유 구조에 관한 연구 중 몇 가지 주목을 끈다. Li Yi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면, 양모, 아크릴 및 폴리프로필렌 더블 저지 편성포를 측

정하였는데, 이는 특히 흡수율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장치이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양모 편성포가 가장 우수한 흡수율을 가지고 있으며 면, 아크릴, 폴

리프로필렌 순으로 흡수율이 우수하였다.  

Adler, Yanma 및 Meifang은 극세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사용한 편성포는 소

수성이어서 수분의 전달이 매우 우수하고 위생적임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제조한 시뮬레이터을 이용하여 Shigahi, Niki, Nakanishi 및 Nakajima

는 열을 증가시킬수록 면 편성포의 열 증가 속도가 합성 섬유에 비해 매우 

높음을 관찰하였다.  

 

2. 소재 및 시험 방법 

2.1 소재 

이 실험에 사용된 원형 편성포의 소재 및 구조는 <그림 1>~<그림 5>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인터록 피케 편성 구조(100% 폴리에스터, 100denier) 

 

 

 

<그림 2> 인터록 피케 편성 구조 

(50% 폴리에스터/50% 면)(폴리에스터 70denier, 면 Ne 60/1) 



 

<그림 3> 두 올 플리스 편성 구조 

(74% 폴리에스터/22% 면/4%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150denier, 면 Ne 36/1) 

 

 
<그림 4> 두 올 플리스 편성 구조 

(72% 아크릴/28% 면)(아크릴 140denier, 면 Ne 40/1) 

 

 

<그림 5> 싱글 저지 편성 구조 

(50% 폴리에스터/50% 면) (폴리에스터 135denier, 면 Ne 40/1) 

 

2.2 시험 방법 

시료에 대한 시험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험은 각 시료에서 상이한 10 부



분에서 채취하여 반복 시험하였으며 이의 평균을 취하였다. 원단의 두께는 

ISO 5084 시험법에 따라 James H. Heal의 R&R 원단 두께 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공기 투과도는 ISO 9237 시험법에 따라 Tex-Test FX 300 시험기를 

이용하였다. 마모 시험은 ASTM D 4966 시험법에 따라 Martindale 필링 마모 

시험기를 이용하여 20,000사이클로 시험이 이루어졌다. 마모 시험 결과는 

20,000사이클 시험이 이루어지고 난 후 시료의 무게 감소를 측정하여 나타내

었다. 마모 시험 전후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 후 무게 감소 %로 측정하였다.  

파열 강도는 ISO 13938-1:99 시험법으로 다이어프램 방법을 이용한 뮬렌 

시험기로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토의 

모든 시험 결과는 SPSS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시험 결과의 평균 및 표준 편차와 다른 기타 변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측정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표 

2>~<표 4>에 나타내었다. 95% 유의 수준으로 5종 시료의 파열 강도, 공기 투

과도 및 마모 시험 결과는 유의하였다.  

 

<표 1> 측정값의 평균값 및 표준 편차 

 



원형 편성포의 특성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 통

계적 방법으로 산출한 상관 계수로 이루어진 행렬을 <표 5>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99% 유의한 경우 “**”, 95% 유의한 경우 “*”로 표시하였다.   

 

 

<표 2> 마모율의 변동 분석 

 

 

<표 3> 파열 강도의 변동 분석 

 

 

<표 4> 공기 투과도의 변동 분석 

 

 

<표 5> 편성물 시료들의 상관계수 값 

 
 



3.1 공기 투과도 

시료의 공기 투과도를 <그림 6>에 나타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기모된 

플리스 편성포 및 싱글 저지 편성포의 공기 투과도는 인터록 피케 편성포보

다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 싱글 저지에서 공기의 이동은 표면에는 폴리에스

터 루프 및 뒷면에는 면사로 이루어진 이층 구조 때문에 어렵다. 플리스 편

성포의 경우, 기모로 인해 생성된 편성포 뒷면의 두꺼운 파일층은 공기의 이

동을 어렵게 한다. 100% 폴리에스터로 제조된 인터록 피케 편성포의 경우에

는 공기 투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편성포의 루프 밀도와 공기 투과도는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이는 편성포

의 루프 밀도가 공기 투과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사실은 <그림 6>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루프 밀도는 시료 5인 100% 폴

리에스터 인터록 피케 편성포의 순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공기 투과도는 시

료 1인 플리스 편성포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느슨한 구조를 갖는 편성포

의 공기 투과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루프 밀도 즉, 편성포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공기 투과도는 감소한다.  

 

 

<그림 6> 다양한 편성포의 공기 투과도 



3.2 파열 강도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100% 폴리에스터 인터록 편성포의 경우 파열 

강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48% 폴리에스터/52 % 면 혼방 인터록 피케 편

성포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100% 폴리에스터 인터록 편성포와 유사하지만 

파열 강도는 가장 낮았다. 혼방률의 관점에서 파열 강도를 평가한다면, 시료 

5인 100% 폴리에스터 편성포로부터 시료 1인 48% 폴리에스터/52 % 면 혼방 

편성포로 갈수록 합성 섬유의 혼방률이 감소하면서 파열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합성 섬유의 파열 강도가 면 섬유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합성 섬유의 혼용률이 증가할수록 파열 강도는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그림 7> 여러 편성포의 파열 강도 

 

3.3 마모 저항 

마모 저항 시험은 편성포의 표면을 20,000사이클로 시험하여 결과를 평가

하였으며 이의 무게 감소는 g단위로 계산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시료 

4 및 5에 나타낸 뒷면이 기모된 표면을 가진 두 올 플리스 편성포의 마모율

(무게 감소율 %)은 다른 종류의 편성포와 비교하여 높은 값을 가진다. 이러



한 이유는 기모된 파일이 존재하는 표면의 섬유 끝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

어 있어 마모 시험 후에 쉽게 제거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장 

마모율이 낮은 것은 싱글 저지인데 두개의 실로 형성된 이층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층 구조는 앞면과 뒷면에 동시에 루프가 형성됨으로써 얻어

지는데, 비록 이러한 과정이 동일 니들 베드(needle bed)에서 이루어진다 하더

라도 마모율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진다. 

 

 
<그림 8> 다양한 편성포의 마모율 값 

 

4. 결 언 

본고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혼용률 및 편성 구조(인터록 피케 편성포, 플리

스 편성포 및 싱글 저지)를 가진 스포츠 웨어용 원형 편성포를 일련의 물리

적 특성의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인터록 피케 편성포는 플리스 편성포 및 싱

글 저지 편성포와 비교하여 볼 때 공기 투과도가 높았다. 100% 폴리에스터 

인터록 피케 편성포의 공기 투과도가 가장 높았다. 더운 기후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편성포가 스포츠 웨어용으로 적절할 것으로 추측된다. 두꺼운 

파일 층을 가진 플리스 편성포의 경우에는 추운 기후에 적절하다.  



파열 강도는 합성 섬유의 비율이 편성 구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편성 구조는 유사하지만 혼용률이 상이한 경우 즉, 100% 폴

리에스터 인터록 편성포가 48% PET/52 % 면 혼방 편성포보다 파열 강도가 

높았다. 마모 저항에 대해 살펴보면, 기모된 플리스 편성포의 구조보다 싱글 

저지 및 인터록 피케 편성포의 경우가 더 우수하다. 스포츠 웨어는 운동 후 

잦은 세탁과 운동시 과도한 움직임 때문에 높은 파열 강도와 낮은 마모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Certain physical properties of knitted structures used for active sportswear : 

Melliand International, 2004. 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