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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show the current costume-related research trends and the development of the Hanbok 
education system from 2016 to 2021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Hanbok education system further in 
Korea. As for the research trends, 50–60 master's degree papers, 10–20 doctoral papers, and 100–120 aca-
demic journal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every year over the past six years. The classification of subjects of 
doctoral theses and academic journal articles showed that most of them discuss the history of costumes fol-
lowed by the material for costumes. In contrast, the master’s theses mostly discuss the material for costumes 
followed by the history of costumes. As for the Hanbok education system, this study surveyed specialized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found that 3 specialized high schools, 74 uni-
versities, and 123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re now conducting Hanbok-related courses. When looking at 
the current content of education, two–three-year universities and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are mostly focus-
ing on the history of costumes, while four-year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re mostly focusing on composi-
tion in costume design.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centering on composi-
tion in costume design, sewing craft, and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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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복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기관으로 한국공예ㆍ디자

인 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에서 주관한 ‘한

복상점’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한복 문화교육’과

종로구청에서 실시한 ‘한복 입는 날’ 행사 등 한복

을 접하는 기회의 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해외의 K-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복

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한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복의 접근성을 쉽게 하고, 올바른 한복 인식의 향

상을 위한 기초 교육 제공으로 S. H. Kim(2019)

은 한국 복식 유물을 이용한 서비스 러닝 프로그

램을 설계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상호 유동적인

수업으로 교육, 체험, 홍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박물관 등

다양한 교육 현장 수업은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펜데믹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달라진 교

육환경은 전통적인 대학의 대면 강의에 변화를 가

져왔다. 부가적으로 진행되었던 온라인 강좌가 비

대면 강좌로 인해 전면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M.

Kim (2020)은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한국 복

식에 대한 강의 수요자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는

해외까지 확대되는 “국경 없는 온라인 교육 환경”

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국

내 대학에서는 한복 전임강사의 수가 줄어들고 강

좌가 축소하는 실정이다. 한복 교육에 관련된 현

장에서의 교육 및 연구의 동향 조사는 향후 한복

의 발전을 위한 후세대의 교육 및 연구에 있어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발간된 한복백서를 통

해 조사된 자료에 더하여 2016년 이후 한복에 관

한 연구와 교육 현황조사로 향후 한복 연구 및 교

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연구내용은 첫째,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의 한복 관련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한복

에 관한 연구 주제의 변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다. 둘째, 한복에 관련된 교육 현장의 교육 내용

분석을 통해 국내 한복 교육과정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한복 연구의 동향과 교육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찰하여, 한복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6~2021년까지 한국 전통에 관한 다각적인 시

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한복 관련 연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였으며, 교육 부분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한복 관련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원,

지역 문화센터와 복지회관의 교육과정을 조사 분

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복의 정의

Kim(2022)은 한복의 사전적 정의에서 한복은

시대에 따라 정체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

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연구 논

문과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한복 명칭을 위주로 살

펴보니 궁중복식, 전통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

패션한복, 퓨전한복, 신한복, 모던한복, 우리 옷으

로 수집되었다. 이런 명명은 한복의 특징을 잘 나

타내고 있다. 궁중복식은 착용 장소를 목적으로

하여 예복화한 특징을 보이고, 전통한복은 전통적

구성과 여밈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개량한복은

전통한복의 불편한 점을 수정한 특징을 가지며,

생활한복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착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패션한복은 한복의 요소가 응용된

패션제품의 특징을 보이며, 퓨전한복은 동ㆍ서양

복식의 경계가 불분명한 창의적인 패션의 특징을

나타내고, 신한복은 새로운 한복 디자인 개발이라

는 특징을 보이고, 모던한복은 전통보다는 현대적

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우리 옷은 한국인의 옷이

라는 특징을 보인다(Park et al., 2007a; Yim,

2019; Yun, Jang, & Lee, 2022). 한복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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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중에는 완전한 평면으로 구성된 한복이 신체

에 착용하는 순간 3차원의 공간적인 변화가 생기

면서 제작자의 조형미와 착용자의 맵시 미가 결합

하여 하나의 완성된 복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Park et al., 2007b). 이런 평면구성의 보안으로

패턴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컴퓨터 패턴 개발은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까지 진행되

고 있다(Ha & Kim, 2017). 가상 착용 프로그램

에서 아쉬웠던 실제 착용 시의 옷맵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중에는 한복진흥센터에서 진행한 ‘찾아

가는 한복 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한복을 바르게 착용하는 법을 교육하는 프로

그램이다. 바른 한복 착용법에는 어울리는 머리

형태와 소품 등이 필요하다. 한복을 넓은 범위로

정의하면 복식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을 대표하는 문화이다. 한복을 착용하는 행위와

인식에는 한국인의 민족성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Lee & Kim,

2021).

이상과 같이 한복의 정의는 한국인의 민족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전통 복식으로 정의하고 한복

의 키워드를 전통한복뿐 아니라 개량한복, 퓨전한

복 등 새로운 범주의 한복도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한복 연구 관련 선행연구 고찰

한복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조사는 Kim(1990)

이 1958~1989년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석ㆍ

박사 학위논문을 발표 연대별과 논문 주제 시대별

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이 처음이었다. 연구 결과

에 의하면 1960년대 연구는 주로 개괄적인 한복의

형태, 복식 구조 등 한복의 모양새에 집중적 연구

가 실시되었고, 1970년대는 의복의 종류와 장신구,

문양과 수식 등 복식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는 인문학, 민속학 등 다른

학문과의 접근하는 연구와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가 증가한 시대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시기는 Kim(2007)이 1998~2007년까

지 한복문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하여 한복

문화학회의 연구 현황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연구물을 역사, 디자인, 미학, 산

업, 염색, 구성, 동양, 기타(서양 복식)의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이다. 한복문화 학술지의 연구

경향은 역사 연구가 가장 많은 논문 편수를 보이

고 염색 부분이 가장 적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창

립 당시부터 전통 염색 시연을 시행하는 등 노력

한 것에 비해 연구 발표가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Choi(2011)는 의류학 관련 등재 학술지 5개의 창

간호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한국 전통 직물 연구

의 경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직물의 특성상 섬유

와 조직의 종류, 시대적 분포 및 문양 연구를 내

용으로 분석하였고 염색은 제외되었다. 연구 결과

에 의하면 70년대까지는 고문헌 속의 직물 명칭과

생산 기관을 수집 정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90년대에는 특정 섬유 조직의 통시적인 유형이나

변화 양상, 주변 지역과의 교류로 직조 기술 유추

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

대 이후에는 출토 복식의 등장으로 유물을 중심으

로 하는 실증 연구가 증가하였다. 출토 직물의 분

석으로 출토 유물의 보존과 복원 및 전통 직조 기

술의 규명 연구가 활발해졌다. ｢2016 한복 백서｣

는 2014~2015년 학위논문, 학회지 논문, 단행본

및 저서를 인터넷 키워드 검색으로 수집하여 실태

조사를 하였다. 2년간의 한복 연구 현황은 분야별

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2017). 학위논문은

디자인 관련, 학회지 논문은 복식사 관련, 단행본

은 예술/대중문화와 어린이 도서 분야가 높은 비

중을 보였다. K. H. Kim(2017)은 2005~2015년까

지 5개의 의류학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고찰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Kim(2007)의 주제 분

류와 다르게 역사, 디자인 및 미학, 마케팅, 직물

및 염색, 구성, 기타의 주제로 분류하여 한국 복식

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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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미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시기

적으로는 2008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 나타났다. Ha & Kim(2017)은 1981~2016년까

지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한복 패턴 관련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시대의 흐름

에 따른 패턴 연구 동향을 파악한 연구이다. 수집

결과는 12개 학회지, 8개 대학교 연구소, 14개 학

위논문이다.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로 주제를 나

누어 분석한 결과 전통한복이 높게 나타났고 그중

에는 저고리 패턴 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한

복은 교복과 일상복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2005년 이후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Chang(2018)

은 2007~2017년까지 5개의 등재 의류학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전통 복식과 디자인 관련 논문을 한

국적 형태, 색채, 소재, 문양의 응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적 형

태 응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시기별로는

2008년에 가장 높은 게재율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

하고 2016년에 증가함을 보였다. Han & Lee

(2020)는 ‘복식’과 ‘한복문화’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한국 복식 및 한국적 전통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한

국 복식사, 미학, 디자인, 마케팅, 의복구성, 소재,

액세서리 및 소품, 뷰티 및 향장으로 분류한 주제

중에 디자인 분야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세분된

디자인 분류는 한복 디자인 작품 분석, 한복 디자

인 활용 분석, 한복 디자인 및 스타일링 방향 제

시, 실질적 한복 디자인 및 작품 제시이다. 연구

결과는 실질적 한복 디자인 및 작품 제시 연구 중

한복 원형의 변형 방법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선행 한복 연구 동향은

2017년까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학위논문이

계속 연구되었다. 직물과 패턴, 디자인이 세부 주

제 중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은 5

개 의류학 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고, 연구 시기는 학술지 창간호부터 2017년까지

분석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술지 5개 전수 조

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고, 인터넷 검색의 수집

연구가 2건 진행되었다.

3. 한복 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한복 교육 선행연구는 대학과 평생학습의 교과

연구와 교육사례연구 및 한복 교육의 정책적 방안

연구가 있다.

대학과 평생학습의 교과 연구는 ｢2007 한복진흥

을 위한 기초실태조사｣에서 2007년 대학, 여성복지

회관, 사설 학원, 평생교육원의 한복 관련 교과 및

강좌를 집계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2008).

｢2016 한복 백서｣는 2014~2015년 정규ㆍ민간 교

육기관의 한복 교육사례와 한복 NCS 특성을 살펴

보았다. 한복 교육사례는 한복 입기, 전통 예절,

다례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과 한복을 제작하는

실습 교육이다. 앞선 Yun et al.(2022)연구는 한복

전문교육 기관의 한복 교육 현황을 파악한 연구이

다. 연구 방법은 향후 시사점을 한복 관련 전문가

와 일대일 심층 인터뷰로 수집하고, 대학과 전문

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평생학습은

검색 키워드를 선정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학습기관을 조사하였다. 연구내용은 조사한

기관의 교과 프로그램을 ‘역사 및 문화’, ‘디자인

및 생산’, ‘한복 마케팅 및 비즈니스’, ‘복합형’의 4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 교육은 ‘역사 및 문화’ 범주에서 한국복식사,

‘디자인 및 생산’ 범주에서 전통한복구성, 전통섬

유공예 수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타 교육기관은

‘디자인 및 생산’ 범주에서 실습 교육에 치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복

교과목의 감소와 수업을 진행할 전문 강사의 부재

가 드러났다. 평생교육 학습으로 학점은행제를 통

한 학습효과를 제공하는 연구와 평생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패션 분

야 학점은행제 교과과정으로 패션디자인과 패션비

즈니스 전공의 교육과정 개설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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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이 패션디

자인, 패션마케팅 분야로 편성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장실습과 창업 등에 주목하여 관련 교과목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S. Y. Kim, 2016; Kim &

Kim, 2020)

Yun, Jung, & Lee(2020)은 한복 업계 사업자

를 대상으로 ‘한복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기 위

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 수강생의 만

족도를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

량 맞춤 기반의 한복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Lee & Yun

(2022)은 한복 브랜드 종사자 및 예비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전통주의자’, ‘창업가’, ‘기회

탐색자’, ‘비즈니스맨’의 4 집단으로 세분하여 교육

과 공공지원 프로그램 수요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 집단의 교육적 경험이 다른

것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특성이 다른 만큼 필요

로 하는 교육과 공공지원 프로그램의 수요가 다르

게 나타났다. 서로 다른 특성에 유용한 한복 교육

자료와 교육과정 및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자료로 의의를 둔다.

한복 교육의 정책적 방안 연구로 Yoon(2019)은

한복 산업 세대교체 인력의 한복에 대한 교육 정

책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한복의 정체

성을 훼손하지 않고 상품 개발이 가능한 한복 디

자이너의 역량 강화와 올바른 한복 문화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복 문화 리더의 양성 교육이 필요

함을 지적하였다. Lee & Kim(2021)은 한복 문화

정책 방안을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연구

이다. 연구내용에 따르면 1997년 한복 종사자 교

육을 시작으로 한복 디자인 공모전, 한복 컬렉션

개최 등 한복 디자이너 육성 정책을 지원하고, 한

복 문화의 확대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으로 ‘한복진흥센터’, ‘한국 한복진흥원’을 설립하

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논문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6~2021년까지 전공과 학과의 구

분 없이 한복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석ㆍ박사 학위논문 432편과

학술지 127개에 게재된 논문 670편이다. 선정 방

법은 학술 플랫폼의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색

어를 선정하여 검색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한복

관련 검색어는 ‘한복’, ‘한국복식’, ‘전통복식’, ‘출토

복식’, ‘궁중복식’, ‘민속복식’, ‘우리옷’, ‘전통문양’,

‘전통직물’, ‘전통염색’과 시대를 적용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가야, 신라, 백제, 고려, 조선, 근대,

현대’에 ‘복식’과 ‘직물’의 단어를 결합하여 재검색

하였다.

선정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주제를 복식사,

구성, 디자인, 소재, 마케팅, 소품, 뷰티, 기타의 8

가지로 분류하였다(Kim, 2007; K. H. Kim, 2017;

Han & Lee, 2020). 분류 기준은 다음 내용과 같

다. 복식사 분야는 Jin & Lee(2021), Kim & Cho

(2018), Cho & Park(2020) 등의 연구와 같이 한

국 복식의 시대적 변천, 복식의 고증, 사회문화적

제도와 규범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구성 분

야는 Kweon(2019), Kim & Lee(2016) 등의 연구

와 같이 한복의 패턴, 구성, 형태, 치수와 봉제 등

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디자인 분야는 Lee,

Nomura, & Lee(2021), Jang(2016) 등의 연구와

같이 한복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 및 한복 디자이

너의 작품 분석과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한 한복

디자인 및 무대의상 등을 포함한다. 소재 분야는

Kang & Hong(2020), Park & Kim(2017), Lee,

Kim, & Jeong(2018)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 복

식의 소재가 되는 전통 직물과 염색, 출토 직물의

보수와 보존, 바느질법과 문양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마케팅 분야는 Lee & Son(2021), Kim

(2021) 등의 연구와 같이 한복의 생산과 구매, 한

복에 대한 인식도, 감성 평가, 한복의 선호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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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산업화, 한복 체험, 관광 및 대여점 등에 관

한 연구를 포함한다. 소품 분야는 Choi & Kim

(2016), Yun(2017), Lee(2018) 등의 연구와 같이

한복의 전통 장신구류와 전통 모자 및 신발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뷰티 분야는 Barng(2021),

Lee & Kim(2016) 등의 연구와 같이 한국 전통

머리와 화장법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기타

분야는 S. Kim(2019a)의 연구와 같이 고등학교의

한복 교과 교육에 관한 연구와 E. J. Kim(2020)의

연구와 같이 한복 관련 연구이지만 주제를 명확하

게 구분이 어려운 한복 전반의 총체적 연구를 포

함한다.

2. 교육 현황 수집 및 분석

한복 교육 현황은 대학교와 평생 교육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은 전문대학교 137개, 4년제 대학 204개, 평생교육

기관 123개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전문대학교육

협의회에 등록된 자료, 4년제 대학은 교육부 주관

‘2021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자료, 평생교육기관은 KESS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

공하는 ‘2021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KCUCE], 2022;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ILE], 2021; Korean Edu-

cation Statistics Service [KESS], 2021).

선정된 연구 대상 중에 대학의 경우에는 총 341

개 대학을 전수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의상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 132개교 중 교과과정

에 한복 관련 교과목을 진행하는 70개교의 교과목

현황을 최종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평생교육 백서 자료에 따른 총 3,034개 평생

교육기관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중 한복과 관련된

강좌가 진행 중인 123개 기관의 강좌 내용을 최종

선정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대학 교과목과 평생교육기관 강좌는

2021년도를 중심으로 취합하였고, 2022년도를 참

고하였다. 수집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과목과 강좌자료를 집계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앞선 Yun et al.(2022)의 주제 분류

를 세분화하여 대학의 경우에는 복식사, 구성, 디

자인, 소재, 마케팅, 소품으로 분류하고, 평생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전통한복, 생활한복, 신한복, 규

방공예, 매듭, 자수, 염색, 인형 옷, 기타로 분류하

였다.

Ⅳ. 연구 결과

1. 한복에 관한 연구 주제의 변화 특성

1) 연구 논문 발간현황

한복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석ㆍ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한복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발간된 논문 수는 다음 <Table 1>과

같이 총 1102편이다. 이중 석사학위논문은 334편,

박사학위논문은 98편, 학술지 게재논문은 670편이

다. 2016년 발간논문은 193편, 2017년은 175편,

2018년은 163편, 2019년은 203편, 2020년은 193편,

2021년은 175편이다. 최근 6년간 석사학위논문은

매년 50~60편, 박사학위논문은 매년 10~20편, 학

술지에 게재된 한복 관련 논문은 매년 100~120편

씩 발간되었다. 학위논문 전공은 의류학, 미술학,

사학 전공과 별도로 영화언론콘텐츠학, 원예학, 법

학, 통일학 등 다양한 학과 전공에서 논문을 발표

하였다. 학회 학술지도 관광학, 문헌정보학, 인터

넷정보처리, 조경학, 컴퓨터학 등 다양한 주제 분

야의 학회에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학위논문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박사학위

논문의 증가세가 많이 나타났다. 이들 논문은 주

로 ‘3D 프린팅을 활용한 패션 문화상품 개발 연구

(Lee, 2021)’, ‘안동포와 천연염료의 항균성을 적

용한 의사 가운 개발에 관한 융합 연구(Bae,

2021)’.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연구(Na, 2020)’ 등 타 학문과 접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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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시각으로 한복에 접근하는 융합적 연구가 많

이 시도되고 있다. 반면 학술지 게제 논문은 감소

추세이다. 그 이유로는 Yoon(2019)의 연구에서 나

타난 한복 산업의 세대교체와 밀접한 관계가 보인

다. 한복 산업화가 활성화되면서 연구 쪽의 인력

이 산업화 쪽으로 인력의 재정비가 이루어진 것으

로 여겨진다.

2) 논문 주제 현황

논문 주제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를 8개

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논문 발간현황은 다음

<Table 2>와 같이 복식사(308), 구성(70), 디자인

(151), 소재(270), 소품(110), 마케팅(102), 뷰티

(38), 기타(53)이다.

연구 주제별로 석사학위논문은 복식사(23%),

구성(2%), 디자인(12%), 소재(28%), 소품(12%),

마케팅(9%), 뷰티(5%), 기타(9%)이다. 복식사

분야는 ‘인조 장렬왕후 가례도감의궤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N. H. Kim, 2016)’ 등 복식의

고증 및 재현 고찰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구성 분

야는 ‘조선시대 거들치마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J. H. Kim, 2020)’ 등 의복 패턴에 관한 연구 논

문이다. 디자인 분야는 ‘단청의 꽃문양을 활용한

신한복 디자인 연구(H. Lee, 2017)’ 등 한국적 이

미지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이

다. 소재 분야는 ‘기산 풍속화의 항라 직기 복원에

관한 연구(Kweon, 2021)’ 등 직물에 관한 연구와

‘생활한복 바느질 전승의 양상과 의미(M. Lee,

2020)’ 등 바느질 기법에 관한 연구, ‘흉배ㆍ보에

표현된 전통 문양의 상징성 연구(Jung, 2019)’ 등

문양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소품 분야는 ‘전통주

머니를 응용한 한복용 핸드백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Jeon, 2020)’ 등 한복 소품에 관한 연구 논문

이다. 마케팅 분야는 ‘한복 체험 마케팅이 관광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Park, 2017)’ 등 한복

대여점의 실상과 한복 체험의 선호도 분석 및 문

화 체험관광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뷰티 분야는

‘조선시대 여성 머리모양과 장신구를 응용한 헤어

아트 연구(Koo, 2021)’ 등 전통 머리모양의 디자

인과 화장법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기타 분야는

중고등학교의 ‘한복 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S. Lee, 2020)’ 등 수업방안에 관한 연구가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은 소재 분야

가 95(28%)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복

식사 76편(23%), 가장 적은 논문 분야는 구성 8

편(2%)이다.

박사학위논문은 복식사(34%), 구성(4%), 디자

인(9%), 소재(26%), 소품(15%), 마케팅(9%), 뷰

티(2%), 기타(1%)이다. 복식사 분야는 ‘16세기~

18세기 출토(出土) 장의(長衣)의 사회 문화적 변

천 연구(H. Y. Kim, 2019)’ 등 복식의 고증 및 문

화의 변천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구성 분야는 ‘조

선시대 편복포의 구성 요소별 형태 변화 연구(J.

A. Kim, 2018)’ 등 가변적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디자인 분야는 ‘디지털 한복 디자인 연

구(Cho, 2017)’ 등 온라인 게임과 가상착의 및 지

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소재 분야는 ‘조선시대 검은색의 염색법

Category/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Sum

A master's thesis 59 56 49 62 56 52 334

A doctoral dissertation 17 12 7 17 22 23 98

A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117 107 107 124 115 100 670

Sum 193 175 163 203 193 175 1102

<Table 1> Paper publication status

(No. of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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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Park, 2018)’ 등 염색에 관한 연구와 ‘조선시

대 화포(花布) 제작기법 연구(Choi, 2020)’ 등 직

물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소품 분야는 ‘조선시대

왕실 흉배 연구(Song, 2019)’ 등 소품에 관한 연

구 논문이다. 마케팅 분야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 원형 연구(Kang, 2017)’ 등

한류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뷰티 분

야는 ‘고려시대 단장(丹粧) 문화의 미적 특성 연

구(E. Kim, 2020)’ 등 전통 화장법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기타 분야는 ‘고등학교 가정과 메이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S. Kim, 2019b)’ 등 수

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복식사 분야가 33(34%)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소재(25편), 소품(15편), 마케팅과 디자인

(각 9편), 구성(4편), 뷰티(2편), 기타(1편) 순으

로 나타났다.

학술지게재 논문은 복식사(30%), 구성(9%), 디

자인(15%), 소재(22%), 소품(8%), 마케팅(9%),

뷰티(3%), 기타(3%)이다. 복식사 분야는 ‘사례편

람에 기초한 남자 상복(喪服)의 고증 제작에 관한

Research classification/year
Dress
history

Cons-
truction

Design
Ma-
terial

Props
Mar-
keting

Beauty Etc. Sum

2016

A master's thesis 18 2 4 15 5 4 6 5 59

A doctoral dissertation 6 1 0 4 5 1 0 0 17

A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38 10 17 34 5 8 3 2 117

Subtotal 62 13 21 53 15 13 9 7 193

2017

A master's thesis 11 0 9 16 5 7 1 7 56

A doctoral dissertation 2 1 4 3 0 2 0 0 12

A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30 10 19 26 9 6 4 3 107

Subtotal 43 11 32 45 14 15 5 10 175

2018

A master's thesis 11 1 5 15 7 5 3 2 49

A doctoral dissertation 0 2 0 3 2 0 0 0 7

A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39 5 15 18 7 18 3 2 107

Subtotal 50 8 20 36 16 23 6 4 163

2019

A master's thesis 13 0 5 21 9 7 2 5 62

A doctoral dissertation 9 0 0 4 2 1 0 1 17

A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30 11 21 29 17 9 4 3 124

Subtotal 52 11 26 54 28 17 6 9 203

2020

A master's thesis 10 5 9 16 5 5 1 5 56

A doctoral dissertation 8 0 2 4 3 3 2 0 22

A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34 10 17 24 9 9 2 10 115

Subtotal 52 15 28 44 17 17 5 15 193

2021

A master's thesis 13 0 7 12 10 2 3 5 52

A doctoral dissertation 8 0 3 7 3 2 0 0 23

A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28 12 14 19 7 13 4 3 100

Subtotal 49 12 24 38 20 17 7 8 175

Sum 308 70 151 270 110 102 38 53 1102

<Table 2> Publishing status of thesis by subject

(No. of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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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Cho, Kim, Dong, & Park, 2016)’, ‘고려 말

조선 초 관복제의 변화와 문화적 지향(Y. Kim,

2018)’ 등 복식의 고증 및 정책변화에 따른 문화

변천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구성 분야는 ‘커스터마

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저고리 패턴 비

교(Cha, Heo, & An, 2020)’, 등 패턴의 비교와

제작법 및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디자

인 분야는 ‘안동지역 축제 의상 개발에 관한 연구

(H. Kim, 2017)’, ‘패션 한류 활성화 방안: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Kim, Kim, & Moon,

2017)’ 등 소재의 다양한 시도와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소재

분야는 ‘류정 부인 경주 이씨 묘 출토 복식의 직

물 무늬(E. Lee, 2017)’, ‘현대 신한복의 니트 소

재 활용 현황(Shin & Chang, 2020)’ 등 직물과

새로운 소재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소품 분야는

‘악학궤범 유소 매듭 분석을 통한 신한복 장신구

개발(Choi & Kim, 2018)’, ‘전통 장식기법을 적용

한 규방공예품의 DIY 패키지 개발(Ma & Kim,

2019)’ 등 다양한 소품 착용 연구와 문화상품 DIY

패키지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마케팅 분야

는 ‘광주 한복 산업 집적의 특성과 최근 변화(Heo

& An, 2019)’, ‘한복 체험이 한복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Ko, Hwang,

& Rhee, 2020)’ 등 한복 산업의 시장 변화와 상

품 개발 및 한복 체험 인식에 관한 연구 논문이

다. 뷰티 분야는 ‘조선시대 전통 머리 실용화를 위

한 디자인 연구(Woo & Park, 2019)’, ‘향장(香粧)

용어의 성립 배경과 화장(化粧)문화의 변화(Baek

& Chae, 2017)’ 등 머리모양과 화장법 및 향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기타 분야는 ‘찾아가는 한복

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Lee & Lee,

2016)’, ‘천연염색 교육을 통한 평택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연구(Park, 2020)’ 등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정책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

구 논문이다. 학술지게재 논문은 복식사 분야가

199(30%)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소재

(150편), 디자인(103편), 소품, 구성, 마케팅(약 60

편), 뷰티와 기타(약 20편)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석사학위논문의 주제는 매년 소재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염색과 직조 및 자수

등의 다양한 소재 연구는 한복 연구의 영역을 넓

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의 주제는 복식사 분야가 높은 비중을

보인다. 복식문화의 변천과 제도 등의 연구는 한

복의 정체성을 지키며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도록 이끌어준다.

2. 한복 교육의 기관별 교육 동향 및 특성

1) 교육기관 별 과정 운영현황

(1) 정규 대학 교육 현황

한복 관련 운영대학은 다음 <Table 3>과 같이

총 341개 대학 중에 70개교로 집계되었다.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된 2~3년제 대학은 총

137개이다. 이중 사립대학 총 129개 대학 중에 의

상 관련 교과 운영대학은 34개 대학이고, 한복 관

련 교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7개(약 20%) 대학으

로 조사 되었다. 2~3년제 국ㆍ공립대학은 총 8개

대학 중에 의상 관련 교과 운영대학이 없는 것으

로 집계되었다. 4년제 대학은 총 204개 대학이며

이중 국ㆍ공립대학은 총 40개 중에 의상 관련 대

학이 21개이고 한복 관련 교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19개(약 90%) 대학이다. 4년제 사립대학은 총

164개 중에 의상 관련 대학이 77개이고 한복 관련

교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44개(약 57%) 대학으로

집계되었다. 의상 관련 대학 중 한복 관련 교과를

운영하는 비중이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상

관련 4년제 국ㆍ공립대학은 한복 교과를 대부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기관별로 한복 관련 교과 현황을 살펴보

면 2~3년제 대학은 7개 대학 8개 학과 중 7개 학

과가 1개의 교과를 운영하고, 나머지 1개 학과는

3개 교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년제

국ㆍ공립대학은 19개 대학 20학과 중 1개 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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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학과가 4개(20%), 2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가 6개(30%), 3~4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

가 5개(25%), 5~6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 5개

(25%)이다. 4년제 사립대학은 44개 대학 45학과

중 1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가 21개(약 47%), 2

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가 10개(약 22%), 3~4

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가 11개(약 24%), 5~6

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 3개(약 7%)이다. 그 외

한복 관련 전문 학과인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

콘텐츠과는 10개,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

학과는 29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

과는 30개 교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3년제 대학과 4년제 사립대학은 1개 교과를 운

영하는 학과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4년제 국

ㆍ공립대학은 2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앞선 선행연구(Yun et al., 2022)의 연구와 비

교하면 의상 관련 교과 운영대학이 129개교에서

132개교로 3개 학교가 증가하였고, 한복 관련 교

과 운영대학은 91개교에서 70개교로 21개 학교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한복 교육을 운영하는 대학의

감소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의 한복에 대한

홍보 노력이나, 세계적인 한류를 통한 한복에 관

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과는 역행되는 추세로 그

원인에 대한 파악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복에 대한 전문과정

을 개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 등 고려해야 할 여건이 많이 존재하겠지만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과 방안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평생교육원 등 비정규 교육 현황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대분류별 한복 관련 강좌

진행 기관 수는 다음 <Table 4>와 같이 총 123개

로 집계되었다. 이중 평생학습관은 76(약 62%)개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학(원)

부설로 27(22%)개, 사업장 부설이 11(약 9%)개,

시민사회 단체부설이 5(약 4%)개, 지식ㆍ인력 개

발 형태와 언론기관 부설이 각 2(약 2%)개의 기

관이 보였다. 평생학습관은 국공립 기관의 박물관,

도서관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을 이르며

여성문화회관, 여성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

복지회관 등을 포함한다. 대학(원) 부설은 전문대

학과 4년제 일반 대학 내의 부설 기관인 평생교육

원을 이른다. 민간 부분인 지식ㆍ인력 개발 형태,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은 개인적인 자

격증을 소지한 중소규모의 사업자이고, 사업장 부

설은 유통업체의 문화센터를 이른다. 최근 발표한

앞선 Yun et al.(2022)의 연구와 비교하면 2020년

에 한복 강좌 진행 기관 수가 50개였다. 2년 후인

현재는 123개의 기관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현

상은 정규 교육기관이 감소하는 추세에 비하여 매

우 상이로운 부분이다. 즉, 교육활동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와는 달리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활발해지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No. of
institution

No. of fashion
curriculum institution

No. of Hanbok
curriculum institution

College

National and public school 8 0 0

Private school 129 34 7

Subtotal 137 34 7

University

National and public school 40 21 19

Private school 164 77 44

Subtotal 204 98 63

Sum 341 132 70

<Table 3> The number of Hanbok curriculum by educa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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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패러

다임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

나 일반소비자의 한복에 관한 관심 증가로도 파악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26개 약 21%로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은 경기가 24개 약 20%의

비중을 보였다. 세종시와 충청북도가 각 2개 약

2%와 울산시가 1개 약 1%로 낮은 비중이 나타났

고 제주는 시행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

었다. 서울, 경기에 집중적으로 강좌가 시행하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 편

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육기관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다. 서울, 부산, 경기는 9개

이상의 강좌를 보이고 나머지 도시는 5개 이하로

집계되었다. 평생학습관 76개 강좌 중 50%에 해

당하는 38개 강좌가 서울, 부산, 경기를 합한 강좌

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

분이라 여겨진다. 반면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서울

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교과과정의 특성 분석

(1) 정규 대학 교육과정의 특성

전국 대학별 한복 관련 교과목은 다음 <Table

5>와 같이 총 166개 교과목이 집계되었다. 2~3년

제 사립대학은 총 10개 과목 중 복식사 분야가 7

개(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디자인 2개,

구성 분야 1개 과목으로 나타났다. 4년제 국ㆍ공

립대학은 총 61개 교과목 중 구성 분야가 25개(약

Region
Lifelong
learning
center

Lifelong
education
center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m

Es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st. of a
business

establishment

Est. of a
press

organization
Sum

Seoul 14 6 1 1 4 0 26

Busan 9 2 0 1 0 0 12

Gwangju 2 2 0 0 0 0 4

Daegu 1 2 0 0 3 0 6

Daejeon 2 1 0 0 1 0 4

Sejong 0 2 0 0 0 0 2

Ulsan 1 0 0 0 0 0 1

Incheon 5 2 0 0 0 0 7

Gyeonggi 15 3 1 0 3 2 24

Gangwon 5 1 0 1 0 0 7

Gyeongnam 5 2 0 0 0 0 7

Gyeongbuk 4 2 0 0 0 0 6

Jeonnam 3 0 0 1 0 0 4

Jeonbuk 4 0 0 0 0 0 4

Chungnam 5 2 0 0 0 0 7

Chungbuk 1 0 0 1 0 0 2

Jeju 0 0 0 0 0 0 0

Sum 76 27 2 5 11 2 123

<Table 4> Number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conducting courses related to Hanbok by region and major
classification

(No. of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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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복식사 16개

(약 26%), 디자인 12개(약 20%), 소재 7개(약

11%), 소품 분야 1개(약 2%) 과목 순으로 나타

났다. 또한 4년제 사립대학은 총 95개 교과목 중

복식사 분야가 39개(약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구성 27개(약 28%), 디자인 16개(약

17%), 소재 8개(약 8%), 마케팅 4개(약 4%), 소

품 1개(약 1%) 과목 순으로 나타났다.

2~3년제 대학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1개 과목

을 운영하는 7개 학과 중 6개 학과가 복식사 분야

를 운영하고 1개 학과가 디자인 분야 ‘한복기획과

생산’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3개 과목을 운영하는

1개 학과는 복식사, 구성, 디자인 분야 과목이다.

실습보다 한복 관련 이론 수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제 국ㆍ공립대학 교육 현

황에서 1개 과목을 운영하는 3개 학과는 디자인 2

개, 소재 분야 1개 과목이다. 2~6개 과목을 운영

하는 17개 학과는 복식사와 구성 분야 과목을 기

본 과정으로 하고, 디자인과 소재 분야 과목을 추

가하는 형태이다. 4년제 사립대학 교육 현황에서

는 1개 과목을 운영하는 21개 학과 중 복식사 분

야가 13개(약 62%), 구성 5개(약 24%), 소재 1

개, 마케팅 1개, 소품 1개 과목이다. 2~6개 과목

을 운영하는 23개 학과는 복식사와 구성 분야 과

목을 기본 과정으로 하고, 디자인과 소재 분야 과

목을 중점적으로 추가하며, 다음으로 마케팅 분야

과목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형태이다. 2개 이상

과목을 운영할 때 복식사와 구성 분야 과목에 편

중된 경향이 보이지만, 1개 과목을 운영할 땐 4년

제 국ㆍ공립대학은 복식사와 구성 분야 과목은 보

이지 않고 디자인과 소재 분야 과목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특색있는 학과의 중요 교과목 운영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복수 교과목을 진행하는 학과를 살펴

보면 4년제 국공립대학은 구성 분야에서 6개 학과

가 2~3개 과목을 운영하며 과목명은 ‘한국전통예

복구성’, ‘고급전통의상 디자인’, ‘한국전통복식(1,

2)’ 과목 등이다. 디자인 분야는 4개 학과가 2~3

개 과목, 소재 분야는 1개 학과가 2개 과목을 운

영하며 과목명은 ‘안동포 전통문화의 이해’와 ‘대

마생산문화’이다. 4년제 사립대학은 복식사 분야에

서 5개 학과가 2~3개 과목을 운영하며 과목명은

‘동양 복식사’, ‘세계민속복식’, ‘큐레이터와 복식문

화’, ‘한국전통복식연구’, ‘동아시아 문화와 패션’

과목 등이다. 구성 분야는 2개 학과가 2개 과목,

디자인 분야는 4개 학과가 2~3개 과목, 소재 분

야는 1개 학과가 3개 과목, 마케팅 분야는 1개 학

과가 2개 과목을 운영한다. 대학별로 중점분야가

나누어진다. 국ㆍ공립대학은 구성 분야에 중점 하

는 특징이 보이고, 소재 분야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낸 것으로 여겨진다. 사립대학은 다양한 분야

의 심화 과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복식사에 중점

하는 특징이 보인다. 또한 한복 관련 전문 학과

교과목에서는 전통 섬유의 제직 및 재현, 한복 전

통공예 등 다양한 소재 교과목이 두드러진다.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Dress
history

Cons-
truction

Design Material
Marke-
ting

Props Sum

Private college 7 1 2 0 0 0 10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16 25 12 7 0 1 61

Private university 39 27 16 8 4 1 95

Sum 62 53 29 15 5 2 166

<Table 5> Status of Hanbok subjects by educational institution

(No. of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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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 교육과정의 지역적 비중 및 내용 특성

평생교육기관 내 한복 관련 강좌 수는 다음

<Table 6>과 같이 총 309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는 서울이 76개(약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

고, 경기 64개(약 21%), 부산 41개(약 13%), 그리

고 대구, 인천,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지역이 15개

내외의 강좌 수를 나타냈고, 그 외 지역인 광주, 대

전, 세종, 울산, 강원, 전남, 충북이 10개 미만의 강

좌 수를 나타냈고, 제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 강좌 수를 살펴보면 전통한복(35개),

생활한복(57개), 신한복(17개), 규방공예(76개), 매

듭(47개), 염색(22개), 자수(17개), 인형 옷(14개),

비고(24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한복, 생활한복,

신한복을 한복 구성으로 합치면 109개 강좌로 전

체 총 309개 강좌의 약 35%를 차지하는 높은 비

중을 보인다. 전통한복은 궁중복식과 응용 예복

과정, 돌쟁이 한복, 한복 산업기사, 전통한복 전문

가 과정, 등 예복을 제작하는 강좌를 포함하였다.

생활한복은 매일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추구하며

아이들의 생활한복, 실용적인 한복을 제작하는 강

좌를 포함하였다. 신한복은 퓨전한복, 신한복 만들

기, 패션 한복 디자인 강좌를 포함하였다. 규방공

예 강좌는 침선공예로 조각보 만들기가 가장 많

고, 누비, 댕기, 배씨댕기 만들기 등과 규방공예

지도자 과정을 포함하며 76개(약 25%)의 비중을

보인다. 매듭 강좌는 47개(약 15%)로 전통매듭을

이용하여 팔찌나 장신구 만드는 강좌를 포함한다.

염색 강좌는 22개(약 7%)로 천연 염색을 이용하

여 소품을 만드는 강좌가 가장 많고 천연 염색 지

도자 과정도 포함한다. 자수 강좌는 17개(약 6%),

인형 옷 강좌는 14개(약 5%), 비고는 24개(약

8%)이다. 비고에는 한복 전문모델, 예절교육, 머

Region
A traditional
hanbok

Daily
hanbok

New
hanbok

Gyubang Knot Embroidery Dyeing
Doll
clothes

Etc. Sum

Seoul 7 3 6 29 14 5 1 2 9 76

Busan 4 10 2 6 6 1 1 4 7 41

Gwangju 0 0 0 2 1 2 0 0 0 5

Daegu 0 1 0 3 7 1 1 0 2 15

Daejeon 3 1 0 1 0 1 3 0 0 9

Sejong 0 0 0 0 0 1 0 0 1 2

Ulsan 1 0 0 1 0 0 0 0 0 2

Incheon 3 4 3 1 2 1 1 0 0 15

Gyeonggi 7 18 3 18 5 1 3 7 2 64

Gangwon 1 5 0 2 0 0 0 0 1 9

Gyeongnam 5 1 0 2 6 1 0 0 0 15

Gyeongbuk 3 5 0 3 0 1 3 1 0 16

Jeonnam 0 2 0 0 0 1 2 0 1 6

Jeonbuk 1 2 0 0 2 1 4 0 0 10

Chungnam 0 1 3 6 3 0 1 0 1 15

Chungbuk 0 4 0 2 1 0 2 0 0 9

Jeju 0 0 0 0 0 0 0 0 0 0

Sum 35 57 17 76 47 17 22 14 24 309

<Table 6> Number of Hanbok-related courses by region and subject

(No. of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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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신(생활사), 인문학 등의 강좌가 포함되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수강에 횟수 제한이 없

고, 등급별로 기초반, 전문가 및 심화 과정의 강좌

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한

복은 35개 강좌 중 8개(약 23%), 생활한복 57개

강좌 중 4개(약 7%), 신한복 17개 강좌 중 3개

(약 18%), 규방공예 76개 강좌 중 4개(약 5%),

매듭 47개 강좌 중 2개(약 4%), 염색 22개 강좌

중 2개(약 9%), 자수 16개 강좌 중 1개(약 6%),

인형 옷 14개 강좌 중 4개(약 29%)의 강좌가 ‘지

도자 과정’, ‘전문가 과정’이라는 강좌명으로 개설

되었다. 비전공자가 심화 과정 강좌를 수강하여

자격을 획득 후 지도자나 창업하는 사례가 나타났

다. 우리 옷을 알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전문가 자

격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

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자격이 갖추어져야 수강

할 수 있는 반면에 평생교육기관은 횟수와 자격요

건이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복에 관한 연구 동향과 교육 현황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 변화가 어떤 흐

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 동향과 한

복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

해 끌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에 관한 연구 주제 변화 특성은 학위

논문과 학술지게재 논문으로 분석하였다. 석사학

위논문은 50~60편, 박사학위논문은 10~20편, 학

술지에 게재된 한복 관련 논문은 100~120편씩 매

년 발간되었다. 주제별 현황을 분석하면 석사학위

논문은 소재(28%), 복식사(23%), 디자인과 소품

(12%), 마케팅과 기타(9%), 뷰티(5%), 구성(2%)

의 순으로 발간되었다. 박사학위논문은 복식사

(34%), 소재(26%), 소품(15%), 마케팅과 디자인

(9%), 구성(4%), 뷰티(2%), 기타(1%) 순으로

발간되었다. 학술지게재 논문은 복식사(30%), 소재

(22%), 디자인(15%), 구성과 마케팅(9%), 소품

(8%), 뷰티와 기타(3%) 순으로 발간되었다. 연구

주제의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다. 박사학위논문과 학

술지 게재논문에서는 복식사 분야가 가장 높은 비

중을 보이고 두 번째가 소재 분야로 나타났다. 반면

석사학위논문은 소재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

이고 다음으로 복식사 분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논문은 소재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발간되었다.

둘째, 한복 교육 현황은 교육기관 별 운영현황

과 교과과정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복 관련 교과를 진행하는 대학은 2~3년제

국립대학은 0개교, 2~3년제 사립대학은 7개교, 4

년제 국ㆍ공립대학은 19개교, 4년제 사립대학은

44개교이다. 4년제 국ㆍ공립대학 의상 관련 교과

운영대학이 21개교인데, 그중에 19개 대학이 한복

관련 교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4

년제 의상 관련 국ㆍ공립대학에서 한복 관련 교과

를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교육 기관별로 한

복 관련 교과 현황을 살펴보면 1개 교과를 운영하

는 학과가 2~3년제 대학은 7개(약 88%), 4년제

사립대학은 21개(약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

이고, 4년제 국ㆍ공립대학은 2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가 6개(30%),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장

많은 6개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는 한경대학의 의

류산업학전공과 성균관대학의 의상학과이다. 한복

전문 학과인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과는

10개,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는 29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는 30개 교

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평생교육기관은 총 123개로 집계되었다.

이중 평생학습관은 76개, 대학(원) 부설이 27개,

사업장 부설이 11개, 시민사회단체 부설이 5개, 지

식ㆍ인력 개발 형태와 언론기관 부설이 각 2개의

기관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26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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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24개, 부산이 12개, 인천, 강원, 경남, 충남이

각 7개, 대구, 경북이 각 6개, 광주, 대전, 전남, 전

북이 각 4개, 세종, 충북이 각 2개, 울산이 1개, 제

주는 시행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경기에 집중적으로 강좌가 시행하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 편차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교육기관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다. 평생학습관 76개 강좌 중 50%에

해당하는 38개 강좌가 서울, 부산, 경기지역에서

행해지는 강좌 수의 합산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반면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기관 별 교과과정 특성 분석은 대학별 교

과목과 평생교육기관 강좌를 집계하여 분류하였

다. 2~3년제 사립대학은 총 10개 과목 중 복식사

분야가 7개(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디

자인 2개, 구성 분야 1개 과목으로 나타나 실습보

다 한복 관련 이론 수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제 국ㆍ공립대학은 총 61개 과

목 중 구성 분야가 25개(약 41%)로 가장 높은 비

중을 보였다. 1개 과목을 운영하는 3개 학과는 디

자인 2개, 소재 분야 1개 과목이다. 2~6개 과목을

운영하는 17개 학과는 복식사와 구성 분야 과목을

기본 과정으로 하고, 디자인과 소재 분야 과목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4년제 사립대학은 총 95개 과

목 중 복식사 분야가 39개(약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개 과목을 운영하는 21개 학과

중에 복식사 13개(약 62%), 구성 5개(약 24%),

소재 1개, 마케팅 1개, 소품 1개 과목이다. 2~6개

과목을 운영하는 23개 학과는 복식사와 구성 분야

과목을 기본 과정으로 하고, 디자인과 소재 분야

과목을 중점적으로 추가하며, 다음으로 마케팅 분

야 과목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형태이다. 복수

과목을 진행하는 학과가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4

년제 국공립대학은 구성 분야에서 6개 학과가

2~3개 과목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심화 과정

과목명은 ‘한국전통예복구성’, ‘고급전통의상 디자

인’, ‘한국전통복식(1, 2)’ 등이다. 4년제 사립대학은

복식사 분야에서 5개 학과가 2~3개 과목이고 과목

명은 ‘동양 복식사’, ‘세계민속복식’, ‘큐레이터와 복

식문화’, ‘한국전통복식연구’, ‘동아시아 문화와 패

션’이다. 다양한 복식문화를 심화 과정으로 운영한

다. 2~3년제 대학은 한복전문학과를 제외하고는

복수 과목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 교육 강좌 수는 총 309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

고, 경기(64개), 부산(41개), 그리고 대구, 인천,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지역이 15개 내외 강좌 수

를 나타냈고, 그 외 지역인 광주, 대전, 세종, 울

산, 강원, 전남, 충북이 10개 미만 강좌 수를 나타

냈고, 제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강좌

를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 교육이 전문가 및 심화

과정 강좌가 개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한

복은 35개 강좌 중 8개(약 23%), 생활한복 57개

강좌 중 4개(약 7%), 신한복 17개 강좌 중 3개

(약 18%), 규방공예 76개 강좌 중 4개(약 5%),

매듭 47개 강좌 중 2개(약 4%), 염색 22개 강좌

중 2개(약 9%), 자수 16개 강좌 중 1개(약 6%),

인형 옷 14개 강좌 중 4개(약 29%) 강좌가 ‘지도

자 과정’, ‘전문가 과정’이라는 강좌명으로 개설되

었다. 대학 교육은 자격이 갖추어져야 수강할 수

있는 반면에 평생교육기관은 횟수와 자격요건이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다. 이런 두 기관의 상호유

기적인 관계가 한복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 방법이라고 제언한다.

한복 교육을 운영하는 정규 교육기관의 감소와

는 다르게 비정규 교육기관에서는 증가하는 추세

다. 이는 지자체의 한복에 대한 홍보 노력과 세계

적인 한류를 통한 한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일반 소비자의 한복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복에 관

한 연구는 전공을 배제한 다각도의 시선으로 확대

하여 진행되고 있다. 정작 전공 분야에서 한복 과



服飾 第73卷 2號

- 46 -

목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타 전공자의 한복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점

을 주지해서 타 전공자들이 쉽게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증설하는 방법과 다양한 융합 연구가

발표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공들과의 융합 교

과과정, 그리고 한복 산업체와 연계된 산학 관련

교과과정 등의 확대를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 확

대와 비정규 교육기관 활성화로 교육기관들의 상

호유기적인 관계를 개선한다면 한복 교육 저변확

대에 도움이 되며,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복 연구 동향과 교육과정의 유기

적 관계를 고찰하여, 한복 교육의 새로운 방안 제

시와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와 교육과정의 구체적

인 연관성을 찾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한복에 관한 연구 및 교육과정의 변화가 많지 않

았던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한복을 연구

하고 교육하는 것에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큰 시사점을 준다. 특히 한류의 흐름으

로 많은 영화, 패션, 음악 등에서 한국의 의식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한복 부분의 연

구는 답보 상태로 과거와 큰 변화가 없으며, 정규

교육과정은 쇠퇴하는 부분으로 조사된 것은 향후

해결해야 하는 연구 문제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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