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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청화백자에 표현된 문양을 활용한 자동차 시트 직물 패턴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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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extile Pattern Designs for Car Seats Using Patterns Expressed on 

Nineteenth-century Blue and Whit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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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atterns expressed on nineteenth-century blue and white porcelain among Joseon white por-
celain were selected as the mater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car seat fabric design. It was intended to be applied to 
car seat design by incorporating Korea’s own traditional patterns to fit modern sensibility. First, seven pieces of nine-
teenth-century blue and white porcelain were selected through the literature, and motifs were produced using adobe 
illustrator, a computer graphic program. Seven car seat fabric design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method and development method of the produced motif. Work 1 was designed to elicit a soft and feminine atmosphere 
using the peony pattern shown in Table 1-1. Work 2 aimed to express a luxurious atmosphere using the image of the 
mountain expressed in Table 1-2 as a design material. Works 3 was designed by freely arranging the letters of luck
expressed in Table 1-3 to form a free and dynamic image. Work 4 was intended to express a stable and rhythmic atmo-
sphere by horizontally arranging the images of the gently curved wings, tail, and rhythmical tail feathers of the phoenix 
expressed in Table 1-4. Work 5 was designed in a vertical arrangement using the patterns and silhouettes of the tiger's 
back expressed in Table 1-5. Work 6 was designed using the wave pattern expressed in Table 1-6 to replicate the rhyth-
mic atmosphere. Work 7 was designed using the images of rocks, waves, and the sun in Table 1-7 to express a calm 
and antique atmosphere.

Key words: car seat (자동차시트), development of textile pattern design (직물 패턴디자인 개발), pattern (문양), blue               
and white porcelain (청화백자)

1. 서  론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보급 확대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자동차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운전자에게       

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들         

이 도입되는가하면, 다른 탑승자에게는 다양한 오락 및 편의기       

능이 도입되고 있다. 시트는 차량 내의 승객이 착석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편의장치이다(Jun et al., 2014).        

자동차 시트 소재가 자동차의 차별화, 다양화를 위한 중요한 경        

쟁력 우위 전략 방안으로 다루어지면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        

구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동차 실내 공간에서 시트는        

6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며 실내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큰 영        

향을 주므로(Min & Chung, 2015) 그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동차시트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n     

(2010)은 2008년 ~ 2009년도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미국     

시카고 및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 모토 쇼에서 발표된 자     

동차 시트 원단을 통하여 자동차시트 원단의 최신 디자인 경향     

을 알아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패브릭 디자인 개발     

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om and Kim(2013)은 국내외     

자동차브랜드 카시트커버 디자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섬유종류,     

조직, 컬러, 패턴 등 최신 디자인 경향을 파악하고,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카시트커버 디자인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였다. Min and Chung(2015)은 시트 원단 디자인 경향 분     

석과 국내외 자동차 회사의 컨셉 카를 조사하여 유형별로 시트     

원단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Roh et al.(2017)은     

20 ~ 60대 자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트커버의 이용현황, 색상,     

통풍 · 열선시트의 영향을 고려한 소재 만족도를 조사하고, 고급     

감에 영향을 주는 시트커버 색상, 소재, 소재의 디자인 요소와     

고급스러운 태를 도출하여, 운전 시 심리적 만족감, 안정감과     

쾌적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자동차 시트커버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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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를 제시하였다. Song and Choi(2019)는 국내 자동차 시       

트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소비자의 심리적 감성 연구를 판매        

장에서 면담과 설문 및 통계연구를 통하여 경향에 대한 감성적        

특성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시트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례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        

시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자동차시트 디자인에 관        

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예술적으로 우수한 가치       

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부족하        

여 국제적인 측면에서 예술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가치를 최대       

한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우리나라의 문화를 현       

대화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창출해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중에서 도자기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       

산 중에서 가장 양이 많다(Yoon, 2003). 백자는 조선 도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Yoon, 2002), 그 중 청화백자       

는 새하얀 지면 위에 푸른색의 그림이 그려져 청순한 기품과        

정취를 자아내고(Kim, 2000), 조선 후기에 주종을 이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청화백자에 표현        

된 문양을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 개발의 소재로 선택하       

고, 그것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활        

용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먼저        

문헌을 통하여 2021년 국내외 자동차시트를 중심으로 그 소재,       

문양 및 색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19세기 조선 청화백         

자에 표현된 문양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9세기 조선 청화백       

자 중, 일곱 점의 도자기를 선정하고,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 프         

로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를 이용하여    

모티브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모티브를 구성 방법과 전개 방법       

등을 달리하여 일곱 점의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을 개발       

하여 제시하였다.

3. 이론적 배경

3.1. 자동차 시트

3.1.1. 자동차시트 종류 및 물성

앞서 서술하였듯이 자동차 실내 공간에서 60% 이상의 면적       

을 차지하는 시트는 형태, 색, 소재가 시트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특히 시트 소재는 실내 분위기와 디자인 이미지를 결     

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Min & Chung 2015:.Song & Choi,     

2019). 일반적으로 자동차시트는 직물 시트와 가죽 시트 및 그     

외 기타 커버링으로 구성된 시트로 구분할 수 있다. 직물 시트     

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널리 사용되는 소재이다. 가죽     

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적용되며, 감성적으로 소     

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소재이다(Choi & Jung, 2016).     

Roh et al.(2017)의 연구에 의하면 시트커버 소재 중에서 천연     

가죽이 43.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는 인조가죽     

이 31.3%, 직물이 20.4%, 소재 혼용이 4.8%로 나타났다. 직물     

의 자동차시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직물이 사용되는 부위는     

Fig. 1과 같이 자동차시트 전체, 그리고 Fig. 2와 같이 헤드 세     

트(head rest), 시트 백(seat back), 시트 쿠션(seat cushion) 및     

Fig. 3과 같이 시트 백, 시트 쿠션이다. 그리고 자동차시트     

MS(Material Specification) 시험 항목에는 원단의 물리 물성,     

즉 인장, 인열, 봉목피로 마모, 신율 등이며, 이화학 물성에는 일     

광, 마찰, fogging, 냄새, 난연 등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     

한 물성 항목은 연소성, 내광성, 내마모성 및 냄새 등으로 알     

려져 있다(Shim et al, 2007).

3.1.2. 자동차시트 분석

자동차 시트 직물 패턴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먼저 기존의     

자동차 시트에 사용된 소재, 문양 및 색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범위는 2021년 국내의 기아와 현대 자동차 및 국외의     

BMW를 중심으로 하였다. Table 1에 국내외 자동차 가죽 시트     

디자인에 대하여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는 국내외 자동차 직     

물 시트 디자인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소재에 있어서, 국내 기아 자동차의 소형급인 모닝과 레     

이에는 인조가죽, 준중형급인 K3와 중형급의 K5 및 K7에는     

인조가죽과 천연가죽을 사용하였다. 준대형급인 K8에는 인조     

가죽 및 나파가죽을 포함한 천연가죽, 그리고 대형급인 K9에     

는 천연가죽을 사용하였다. 국내 현대 자동차의 준중형급인 아     

반떼에는 인조가죽과 천연가죽, 중형급인 소나타 및 대형급인     

제네시스 G70에는 인조가죽 및 나파가죽을 포함한 천연가죽, 그     

리고 대형급인 제네시스 G80에는 나파가죽을 포함한 천연가죽     

Fig. 1. Customizing the sheet with silk.

https://m.post.naver.com.

Fig. 2. Peugeot 3008 interior with satin.

https://m.post.naver.com.

Fig. 3. The checkered seat of the Volkswagen GTi.

https://m.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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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omestic and foreign car leather seat design

Car type Material Pattern Color Image

DomestIc

Kia

Morning Synthetic Leather Hexahedron Gray

Punching

Ray Synthetic Leather Hexagon Orange/ silver
Stitch

Punching

K3 Synthetic Leather, Natural Leather Diamond Brown, gray

Punching

K5 Synthetic Leather, Natural Leather Dot Brown  Punching

K8
Synthetic Leather, nappa leather, 

natural leather
Diamond

Black, brown, sand 

beige

Punching and stitch

K9 Nappa leather, natural leather Diamond
Black, saddle brown, 

toupe gray

Punching and stitch

Hyundai

Avante Synthetic Leather, natural leather Dot, stripe Gray

Punching and stitch

Sonata
Synthetic Leather, Nappa leather, 

Natural leather
Wave pattern, dot Navy, gray, camel

Punching and stitch

Genesis

G70

Synthetic Leather, Nappa leather, 

Natural leather

Stripe Gray, red  Stitch

Diamond Burgundy, beige  Stitch

Genesis 

G80
Nappa leather, Natural leather

Streamline Blue  Stitch

Herringbone Beige, red  Punching

Diamond Black  St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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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국외 BMW의 경우 준중형급 1 시리즈, 중형급        

3 시리즈, 그리고 준대형급 5 시리즈 모두 인조가죽과 천연가        

죽을 사용하였다. 패턴의 경우, 국내외 공통적으로 가죽의 특성       

을 활용한 펀칭 및 쿠션감을 부여하기 위한 퀼팅에 의한 스티     

치로 문양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일반적으로 국내외 자동차 모두 펀칭에 의한 단순한 도트     

Table 1. Continued.

Foreign BMW

1 Series
Synthetic

Leather, natural leather
Dot Orange+gray  Punching

3 Series
Synthetic

Leather, natural leather

Square

Beige, cognac

(brown), mocha

(brown)

 Punching

Diamond Red, brown, blue  Punching

5 Series
Synthetic

Leather, natural leather

Diamond, cross 

pattern

Ivory white, mocha 

brown
 Punching

Camel (brown), 

tartufo

(brown), white 

 Punching

Table 2. Domestic and foreign car fabric seat design

Car type Material Pattern Color Image

Domestic

Kia

Seltos Polyester Diamond Black

Morning Polyester Triangle Black+gray

Hyundai

Avante Polyester Stripe Black+gray

Kona Polyester Check Black

Foreign BMW

1 Series Polyester Square Black

3 Series Polyester Wave pattern Black

3 Series Polyester Diamond Black+gray

4 Series Polyester Hexago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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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의 표현이 많이 표현되었다. 예외적으로 국내 기아 자동차       

의 레이에서 펀칭에 의한 육각형 문양과 K3에서 다이아몬드       

문양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펀칭에 의한 문양        

의 표현은 소형급 및 준중형급에서 대부분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기아 자동차의 준대형 K8과 대형 K9, 그리고 현         

대 자동차의 중형 소나타에도 펀칭에 의한 도트 문양이 표현되        

었지만 K8과 K9은 다이아몬드 문양 내에 도트 문양의 펀칭이        

적용되었으며, 소나타의 경우는 펀칭에 의한 도트 문양과 스티       

치에 의한 물결문양이 조합되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퀼        

팅에 의한 스티치의 문양은 다이아몬드 문양이 많았으며 그 외        

에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에서 물결 문양, 제네시스 G70에서 스        

트라이프 및 제네시스 G80에서 유선형과 헤링본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BMW의 5 시리즈(Series)에서 교차문양이 적       

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퀼팅에 의한 스티치의 문         

양은 일반적으로 준대형급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색상의       

경우, 국내외 공통적으로 검정, 회색 및 브라운이 주로 사용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 베이지, 블루, 레드, 아이보리         

와 흰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able 1에 하나의         

자동차시트 문양에 대하여 한 가지 색상만으로 나타냈는데, 다       

른 두 가지의 색상을 조합한 경우도 있었다. Table 2에 국내외         

자동차 직물 시트 디자인에 대하여 나타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자동차 직물 시트 디자인은 작은 크기의 원        

형, 타원형, 사각형 및 육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문양, 물결문양,        

헤링본 문양 등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색상 또한        

검정을 바탕으로 회색, 브라운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자료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청화백자에 표현된 문양 중, 기하학적인 문양의 표현이       

용이한 작품을 선정하여 컴퓨터그래픽을 통하여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이미지의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은 자카드     

직으로 제직하고자 한다.

3.2. 19세기 청화백자 문양

조선시대 후기의 도자기는 청화백자가 주종을 이룬다. 특히     

19세기의 백자에는 십장생이 민화풍의 문양으로서 두루 애용되     

었고 봉황, 학, 박쥐, 물고기와 파도, 산수, 매화, 모란, 연꽃 도     

식화된 문자 등이 자주 표현되었다. 19세기 청화백자에 표현된     

문양을 화조문, 산수문, 길상문자문, 용, 봉황, 호랑이 등의 영     

모문, 어해문, 그리고 십장생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보     

았다. 

먼저 화조문의 경우, Fig. 4의 백자청화모란문운현명호의 몸     

체 전면에 걸쳐 두 줄기의 모란꽃 가지가 서로 대칭을 이루며     

묘사되어 있다. 모란 문양은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부귀를 상     

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5의 백자청화대나무연꽃국화     

분재무늬항아리는 몸체의 윗면에 도안화된 여의두문양이 보조     

적으로 장식되어 있고, 중심에는 대나무와 연꽃, 국화 분재를     

자유롭게 청화로 표현하였다. Fig. 6의 다각형의 각형 백자는     

18세기 이후 많이 제작되었으며, 그림과 같이 19세기에는 몸체     

뿐만 아니라 구연부와 굽을 모두 각진 형태로 제작하였다. 몸     

체의 윗부분에 동일한 양식의 모란절지문을 대칭으로 배치하였     

다. Fig. 7의 백자청화모란무늬병의 몸체에 본래 꽃이 가지는     

단아한 이미지의 모란문양이 멋스럽게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화조문이 묘사된 도자기에서,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모란     

문양을 비롯한 국화 등의 화조문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 백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산수문과 각     

형 자기의 등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조선의 백자에서 처음으     

로 산수문이 나타나는 시기는 18세기 이후로, 왕실 취향의 용     

Fig. 4. Baegja cheonghwa molanmun-unhyeon myeong ho. 

https://www.gogung.go.kr.

Fig. 5. Baegja cheonghwa daenamu yeonkkoch gughwa bunjae munui 

hangali. 

https://www.museum.go.kr.

Fig. 6. Baegja cheonghwa gughwa munui dagagbyeong.

https://www.museum.go.kr.

Fig. 7. Baegja cheonghwa molan munui byeong engraved with 「sang」.

https://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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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송죽매(松竹梅) 뿐만 아니라 문인과 일반 사대부들이 즐       

겨 하던 산수문이 백자의 문양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ncykorea.aks.ac.kr). 19세기의 산수화는 소상팔경을 소재로 다     

루었으며, 후에는 분원의 실경을 묘사하는 산수문과 자유로운      

필치의 반추상화된 산수화가 나타나기도 한다(Jung, 2003). Fig.      

8의 백자청화산수인물문 사각병 몸체의 4면에는 가장자리를 1      

줄의 청화선으로 두르고 근경, 중경, 원경의 산수인물문을 회화       

적으로 그려 넣었다. 모서리를 깎아 낸듯 좁게 비껴난 어깨부        

분에도 청화선을 두르고 그 안에 간략한 당초문으로 장식하였       

다. Fig. 9의 백자청화산수문호는 청화안료로 산수문(山水紋)과     

대나무, 매화 등을 그린 19세기 청화백자이다. 부푼 몸체의 앞        

·  뒷면에 산수문을, 산수문 사이 옆면에는 각각 대나무와 매화         

를 그려 배치하였다. Fig. 10은 원형에 가까운 둥근 몸체와 작         

은 고리가 있는 뚜껑, 작은 손잡이와 주구로 이루어진 19세기        

청화백자산수문주전자이다. 문양은 몸체 전면에 산수를 그리고     

손잡이 상면에 문자를 표현하였다. 몸체 최저부에 일조대선을      

두르고 그 사이에 산수풍경이 기면을 따라 섬세한 필치와 다양        

한 청화의 발색으로 한 폭의 회화처럼 운치 있게 그려졌다.        

Fig. 11은 몸체 양쪽 면에 능화모양의 창을 만들고 산수화를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산수문을 표현한 도자기     

에서, 굴곡진 산의 형태라든지 능화모양의 창 자체를 디자인 개     

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 백자에는 길상의 의미를 갖는 다양한 문양들과 함     

께 문자들도 장식에 사용되었다. Fig. 12의 백자청화복자문화형     

접시는 내저면의 가운데에 수복자문이 이중의 원 안에 표현되     

어 있는 19세기 청화백자이다. Fig. 13은 합의 외면의 둘레를     

따라 壽와 福이 교대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길상문자와 초화     

문이 함께 장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Fig. 14의 백자청화‘만수     

무강’이 쓰인 발과 같이 발 외측에 ‘萬’ ‘壽’ ‘無’ ‘疆’의 4글     

자를 배치하고, 각각의 가지에서 자라난 불수감  ·  매화  ·  모란  ·  배     

꽃 등이 묘사되어 있다(Choi, 2018). 이와 같이 길상문자가 표     

현된 도자기에서, 길상문자 자체가 디자인화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를 디자인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이전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영모문이 이 시기에 백     

자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Lee, 2009). 용이란 인간이 만든 가     

장 훌륭한 상상의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와 권위, 길조     

와 출세를 상징하는 의미로 인식되었다(Kim, 2001). Fig. 15     

백자청화구름용늬늬항아리의 어깨 부분과 아랫부분에 여의두    

Fig. 8. Baegja cheonghwa sansu-

inmulmun sagagbyeong.

https://museum.seoul.go.kr.

Fig. 9. Baegja cheonghwa sansumun 

ho.

https://www.heritage.go.kr.

Fig. 10. Cheonghwa baegja sansumun 

jujeonja.

https://sojeonmuseum.org.

Fig. 11. Baegja cheonghwa 

sansumunui hangali.

https://www.museum.go.kr.

Fig. 12. Baegja cheonghwa bogjamun hwahyeong 

jeobsi. www.dapsa.kr.

Fig. 13. Baegja cheonghwa subogmunui hab.

https://www.museum.go.kr.

Fig. 14. Baegja cheonghwa bal written 

‘mansumugang’. (Choi, 2018).

Fig. 15. Baegja cheonghwa guleum yongmunui 

hangali.

https://www.museum.go.kr.

Fig. 16. Baegja cheonghwa waunbongmun ho.

https://www.museum.go.kr.

Fig. 17. Baegja cheonghwa songhahomun hangali.

https://ww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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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가 장식되어 있고, 몸통은 용의 험상궂은 모습이 생동감 있        

게 묘사되어 있다. 봉황은 용과 함께 실존하는 동물로 여겨질        

만큼 친근하며 여러 동물이 어우러져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조       

충류 중의 왕으로 일컫는다(Kim, 2001). Fig. 16의 백자청화운       

봉문호는 아랫부분에 일정한 여백을 두고 왼쪽으로 향하는 봉       

황을 뛰어난 필치로 속도감 있게 묘사하였다. 이 외에도 호랑        

이는 예부터 친근한 존재로 숭배되었다. 가령 집을 지을 때 지         

붕의 가장 윗부분인 상량부에 용  ·  호 두 글자를 적거나 좌청            

룡  ·  우백호 등 땅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을 써서 복을 빌고 자             

손의 번성과 행복을 빌었다(Yoon, 2005). Fig. 17에는 호작도       

와 같이 민화풍의 ‘까치와 호랑이’가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       

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모문이 그려진 도자기에서, 동물의       

형태 및 동물의 피부 표면에 묘사된 문양, 그리고 동물을 구         

성하는 꼬리, 날개 등을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어해(魚蟹)’는 물고기와 게를 뜻하지만 광의로는 수중생물을     

의미한다. 생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조선 후기 백자에 나타나는 어해문은 그 표현이 한결같이 자유        

롭고 활달하다(Choi, 2018). Fig. 18의 백자청화파어문병의 입      

부분에는 특징적인 번개무늬를 그려 넣었고, 몸체 전면에 부채       

꼴 모양의 파도 무늬를 배경으로 물고기, 게, 가재, 조개, 오리         

등을 청화 안료로 장식하였다. 안료의 농담이 살아있고, 자유롭       

고 파격적인 구성이 눈에 띈다. 이처럼 대범한 공간 구도를 연         

출하는 것은 19세기 청화백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Fig. 19의 백자청화연어문접시 기면에 어항 속 금붕어가 묘사     

되어 있고, 연꽃이 함께 표현되어 부귀와 번영의 길상성을 배     

가하였다(Choi, 2018). Fig. 20의 백자청화누각연꽃물고기무늬    

화병과 같이 입이 넓고 몸체가 입으로부터 완만한 사선을 그으     

며 벌어져 아랫부분을 듬직하게 부풀린 형태의 병을. ‘떡메병’     

이라고도 불린다. 몸체에는 물가의 연꽃들과 누각이 대담하고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중의 이미지가 그려     

진 어해문 도자기에서, 바다의 이미지를 단순  ·  간결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장생문은 이른바 해, 산, 물, 돌, 소나무, 달 또는 구름, 불     

로초, 거북, 학, 사슴을 넣어 장식하는 것으로, 장수를 기원하     

는 용도로 제작되었다. Fig. 21의 백자청화십장생문항아리에 사     

선 구도로 뻗어 있는 붉은 소나무를 중심으로 좌우에 학, 거북,     

사슴, 대나무, 구름 등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Fig. 22의     

청화백자십장생무늬병은 19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백자청    

화로, 몸통 아랫부분이 불룩하게 쳐진 형태이다. 몸통 부분에만     

한정하여 십장생무늬가 그려져 있다. Fig. 23의 백자청화십장생     

문항아리는 도자기 전면에 걸쳐 밝은 코발트색의 장생무늬를     

그려 넣었다. Fig. 24 백자청화십장생문항아리의 몸체에는 장생     

문이 적당한 여백을 두고 표현되었는데, 십장생 가운데 소나     

무  ·  대나무  ·  학  ·  사슴이 서로 대칭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Fig. 25의 백자청화산수장생무늬사각접시는 중국 청나라 자기     

Fig. 18. Baegja cheonghwa paeomun byeong. 

https://www.museum.go.kr.

Fig. 19. Baegja cheonghwa yeoneomun jeobsi.

(Choi, 2018).

Fig. 20. Baegja cheonghwa nugag yeonkkoch 

mulgogi munui hwabyeong.

https://www.emuseum.go.kr.

Fig. 21. Baegja cheonghwa 

sibjangsaengmun hangali.

http://www.museum.go.kr.

Fig. 22. Cheonghwa baegja 

sibjangsaeng munui byeong.

http://www.emuseum.go.kr.

Fig. 23. Baegja cheonghwa 

sibjangsaengmun hangali.

http://www.emuseum.go.kr.

Fig. 24. Baegja cheonghwa 

sibjangsaengmun hangali.

http://www.cju.ac.kr.

Fig. 25. Baegja cheonghwa 

sansu jangsaengmunui sagag 

jeobsi.

http://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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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받은 사각 형태의 접시로 사슴  ·  바위  ·  소나무  ·  산과                  

해  ·  영지와 같은 십장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까           

치 한 쌍과 아래 부분에 배가 떠 있는 강의 모습이 그려져 여           

러 가지 장식 효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blog.       

daum.net). 이와 같이 십장생문양 중, 물, 돌, 해 및 구름 등의          

자연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 개발

4.1. 직물 패턴디자인 개요

본 연구는 19세기 조선 청화백자에 표현된 다양한 문양을 활        

용하여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이미지를 살린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하여 먼저 19세기 조       

선 청화백자에 표현된 문양을 자료조사를 하고, 그 중 일곱 점         

의 도자기를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여     

일곱 점의 청화백자에 표현된 문양을 원형 그대로 또는 부분        

수정과 간결화 및 첨가 등의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일곱 점의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그것을 Work 1 -       

Work 7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       

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된 19세기 조선 청화백자와 그것을 바        

탕으로 그래픽 작업한 것을 나타내었다. Table 3의 Work 1은        

Image 1의 백자청화모란무늬병에 표현된 모란문을 원형 그대      

로 그래픽 작업한 것이다. Work 2는 Image 2의 백자청화산수        

무늬항아리에 표현된 산의 이미지를 산맥을 첨가하여 첩첩산중      

의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Work 3은 Image 3의 백자청화수        

복무늬합에 표현된 사선의 福의 문자를 수직선으로 표현한 것       

과 福의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田과 口를 모티브로 표현한 것         

이다. Work 4는 Image 4에 표현된 청화백자운봉문호의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된 봉황의 날개 및 꼬리 부분을 수평선으로 나타        

내었으며, 구불구불 파도치듯 율동적으로 표현된 꼬리 깃 부분       

을 원형의 이미지를 살리되 수평으로 배열하여 안정감을 표현       

하였다. Work 5는 Image 5의 청화백자송하호문호에서 곡선으      

로 표현된 호랑이 등 부분을 수직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등 표        

면에 표현된 문양은 원형을 살려 디자인한 것이다. Work 6은        

Image 6의 백자청화파어문병에 선으로 표현된 파도문의 물결      

을 면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Work 7은 Image 7의 백자         

청화산수장생무늬사각접시에서 아랫부분에 표현된 바위와 파도    

그리고 윗부분에 표현된 해의 이미지를 배경 중앙에 배열하여       

그래픽 작업한 것이다. 작품에 사용된 색을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색의 표시는 HSB로 나타내었으며, 각각 Hue(색상),      

Saturation(채도) 및 Brightness(명도)를 나타낸다. 색상은 0도에     

적색, 60도에 황색, 120도에 녹색, 180도에 청록색, 240도에 청        

색, 300도에 적보라색이다. 채도는 보통 1∼100%의 백분율로      

나타내며 채도가 높을수록 강렬해진다. 그리고 명도는 0%이면      

흑이고 100%이면 백이다(terms.naver.com). 표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차분하고 안정적인 편안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채       

도는 주로 중‧저채도의 사용하였으며, 명도는 일반적으로 중  ·  고     

명도를 사용하여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4.2. 자동차 시트 직물 패턴디자인 개발 

Work 1 (a)의 반복단위는 Table 3에서 Image 1의 백자청화     

모란무늬병에 표현된 모란문을 상하좌우로 음  ·  양의 반전 배열     

에 의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그것을 반복 배열하여 완성한 것     

이 (b)이다. 꽃문양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     

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란문과 배경에 저채도의 청색록계     

열의 색을 사용하여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     

도록 하였다. (c)는 (b)의 직물 패턴디자인을 자동차시트에 맵     

핑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직물 패턴디자인에서 표현하고자 하     

였던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미지와 자동차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Fig. 26) 

Work 2 (a)의 반복단위는 Table 3에서 Image 2의 백자청화     

산수무늬항아리에 표현된 첩첩산중의 이미지를 90° 반시계방향     

으로 회전한 다음 그것을 상하 반전한 것이다. 그것을 세로방     

향으로 1/2씩 서로 엇갈려 이동시켜 배열하여 (b)의 패턴을 완     

성하였다. 모티브를 세로방향으로 배열한 다음, 그것을 1/2씩     

엇갈려 배열하여 변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맥     

의 선을 겹겹이 표현함으로 인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산맥으로 표현된 선에는 고명도의 청록색계열     

그리고 배경에는 중명도의 청록색계열의 유사색상을 사용함으     

로써 통일감과 함께 편안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c)는 (b)의     

직물 패턴디자인을 자동차시트에 맵핑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세련된 직물 패턴디자인의 이미지와 자동차시트 이미지와의 조     

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Fig. 27).

Work 3 (a)의 반복단위는 Table 3에서 Image 3의 백자청화     

수복무늬합에 표현된 富 및 富의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田과     

口을 폭과 길이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 자유롭게 배열하여 디자     

인한 것이다. (b)는 그것을 연속 배열하여 완성한 패턴이다. 富     

및 富의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田과 口의 직선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견고한 분위기를 나타냄과 동시에 배열에     

변화를 줌으로써 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자에     

중채도의 청록색, 그리고 배경에 연두색을 사용하여 젊은 이미     

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c)는 (b)의 직물 패턴디자인을 자동     

차시트에 맵핑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젊은 감성의 직물 패턴     

디자인과 자동차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     

였다(Fig. 28). 

Work 4 (a)의 반복단위는 Table 3에서 Image 4의 청화백자     

운봉문호에 표현된 봉황의 날개 및 꼬리 부분의 수평선으로 표     

현한 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그것을 좌우 반전한 다음, 중앙의     

곡선으로 표현된 꼬리 깃 부분을 상하 반전한 것이다. (b)는     

(a)의 반복단위를 반복 배열하여 표현한 패턴이다. 문양의 수평     

배열로 인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꼬리 깃 부분의 곡선의     

표현으로 인하여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이미지를 자아내도록 하     

였다. 수평선으로 분할된 두 부분의 면 배경에는 각각 중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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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 data and computer graphic work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ar seat’s fabric design

No. Base data Computer graphic work

1

Image 1. Baegja cheonghwa molan munui byeong 

www.museum.go.kr.

2

Image 2. Baegja cheonghwa sansumunui hangali.

www.museum.go.kr.

 

3

Image 3. Baegja cheonghwa subogmunui hab.

www.museum.go.kr.

4

Image 4. Baegja cheonghwa waunbongmun ho.

www.museum.go.kr.

 

5

Image 5. Baegja cheonghwa songhahomun hangali.

www.tistory.com.

 

6

Image 6. Baegja cheonghwa paeomun byeong.

www.museum.go.kr.

7

Image 7. Baegja cheonghwa sansu jangsaengmunui sagag jeobsi.

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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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명도의 청록색계열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 두 면의 각각        

에 저명도의 청록색계열의 수평선과 중명도의 청록색계열의 곡      

선을 사용하여 편안하면서도 율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하      

였다. (c)는 (b)의 직물 패턴디자인을 자동차시트에 맵핑한 것으       

로, 이를 통하여 정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의 직물 패턴디자인     

과 자동차 이미지와의 조화로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Fig. 29).

Work 5 (a)의 반복단위는 Table 3에서 Image 5의 청화백자     

송하호문호에 표현된 호랑이 등 부분의 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Table 4. Colors used in the works

Works Colors (CMYK)

Work 1

193°/14%/75% 204°/37/58

Work 2

197°/10%/93% 201°/70%/50%

Work 3

169°/2%/92% 207°/59%/33% 87°/34%/71%

Wor k4 

218°/13%/84% 204°/54%/69% 204°/82%/43%

Work 5 

347°/2%/72% 0°/1%/44% 347°/0%/12%

Work 6

59°/0%/72% 210°/42%/76% 206°/78%/69%

Work 7
159°/1%/73%1 155°/6%/60% 194°/30%/50% 131°/2%/76%

193°/30%/50% 127°/4%/67% 199°/47%/40% 88°/0%/89%

Fig. 26. Work 1; (a) repeat unit, (b) pattern, (c)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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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Work 2; (a) repeat unit, (b) pattern, (c) mapping.

Fig. 28. Work 3; (a) repeat unit, (b) pattern, (c) mapping. 

Fig. 29. Work 4; (a) repeat unit, (b) pattern, (c)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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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상하 반전한 다음, 다시 그것을 좌우 반전하였다. 그리        

고 직사각형에 가늘고 긴 수직선을 배치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b)는 (a)의 반복단위를 반복 배열한 패턴이다. 곡선으로 표현       

된 호랑이 등 부분을 수직선으로 표현하여 위엄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호랑이 등 표면에 선으로 표현된 원        

형의 문양은 적보라색계열의 저채도와 고명도, 면으로 표현된      

곡선의 문양을 저채도와 중명도의 적색계열, 그리고 배경에는      

저채도와 저명도의 적보라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차분하면서 모      

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c)는 (b)의 직물 패턴디자       

인을 자동차시트에 맵핑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엄숙한 이미지       

의 직물 패턴디자인과 자동차 이미지와의 어우러짐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Fig. 30).

Work 6 (a)은 Table 3에서 Image 6의 백자청화파어문병에       

표현된 파도문의 모티브를 반복단위로 하였다. (b)는 그것을 가       

로방향으로 1/2씩 서로 엇갈려 이동시켜 배열하여 완성한 패턴       

이 (b)이다. 곡선의 파도문양을 가로방향으로 1/2씩 이동 배열       

함으로써 파도가 굽이치는 율동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였     

다. 파도문양의 각 면에 파도의 일렁거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자 명도 및 채도를 달리하여 디자인하였다. (c)는 (b)의 직물     

패턴디자인을 자동차시트에 맵핑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차분     

하고 율동적인 이미지의 직물 패턴디자인과 자동차 이미지와의     

어우러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Fig. 31). 

Work 7 (a)의 반복단위는 Table 3에서 Image 7의 백자청화     

산수장생무늬사각접시에 표현된 문양 중, 해의 이미지를 제외     

한 바위와 파도를 좌우 반전한 다음, 다시 그것을 상하 반전한     

것이다. 반복단위를 상하좌우로 연속 배열하여 (b)의 패턴을 디     

자인하였다. 바위의 수직적인 선과 파도의 수평적인 배열이 아     

우러져 차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중앙에 해 문양     

을 배열함으로써 딱딱하고 단조로운 이미지를 피하고자 하였다.     

저채도의 청록색계열의 색을 사용함으로써 온화하면서도 고풍     

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c)는 (b)의 직물 패턴디     

자인을 자동차시트에 맵핑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차분하고 온     

Fig. 30. Work 5; (a) repeat unit, (b) pattern, (c) mapping.

Fig. 31. Work 6; (a) repeat unit, (b) pattern, (c)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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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이미지의 직물 패턴디자인과 자동차 이미지와의 조화로움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Fig. 32).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백자 중 19세기 청화백자에 표현된 문양       

을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 개발의 소재로 선택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문양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디자인하여 직       

물 패턴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을 통하여 일곱       

점의 19세기 청화백자를 선정하고,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 프로       

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를 이용하여 모     

티브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모티브를 구성 방법과 전개 방법에       

따라서 일곱 점의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을 개발하였다.      

Work 1은 백자청화모란무늬병에 표현된 모란문을 활용하여 부      

드럽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Work       

2는 청화백자인물풍경무늬자라병에 표현된 산의 이미지를 디자     

인의 소재로 활용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      

다. Work 3은 백자청화수복무늬합에 표현된 福의 문자와 福의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田과 口을 자유롭게 배열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자유롭고 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Work 4       

는 청화백자운봉문호에 표현된 봉황의 완만한 곡선의 날개 및       

꼬리 부분과 리드미컬하게 표현된 꼬리 깃 부분의 이미지를 살        

려 수평으로 배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      

였다. Work 5는 청화백자송하호문호에 표현된 호랑이 등 부분       

의 문양과 실루엣을 살려 수직으로 배열함으로써 무게감이 느       

껴지도록 하였다. Work 6은 백자청화파어문병에 표현된 파도      

문을 활용하여 율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Work        

7은 백자청화산수장생무늬사각접시의 바위와 파도 그리고 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차분하면서 고풍스러운 분      

위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일곱 점의 작품에 사용된 채도는 주        

로 중?저채도로써, 고상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명도는 일반적으로 중  ·  고명도를 사용하여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을 활     

용한 자동차시트 직물 패턴디자인을 위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고부가가치상품 제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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