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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highly interested in appearance and clothing and they use it as a

method of expressing their personality and freedom. We examined clothing attitudes and school uniform

attitude of the students and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them by the survey of 44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First, High school students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school

uniform than middle school students have. High school students prefer school uniform and wear more

frequently than middle school students do. Second, the group of economic efficiency and individuality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and prefer the school uniform than group of practicality, fashion and

conformity have. The group of fashion and economic efficiency show the preference of famous brand.

Based on these results, we understand the attitude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towards school

uniform with reference to the clothing attitudes. Therefore, we need to accept demand of students in

producing school uniform.

Key Words: School uniform( 생 복), Types of clothing attitude( 복 태도 ), High school
(고등 ), Middle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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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열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인들  자

신  가 를 는 법  외모나 에 

많   고 생 고 있다. 자신  외모

를 리 고, 다양  복 등  통해 자신  직

업, 지 나 개  등  다. 이러  상  

인에만 해당 는 사항  니고 창 미래를 

고 있는 고등 생들  경우에도 외모

나 복에  심이 높 지고 있다. 특히 

고등  시 는 신체 , 신  격 게 

장 는 단계이며, 자신에 해  가는 

과 이며,  극  자신  고자 

는 향이 강 게 나타나는 이다.

 청소 들  이  시  청소 들에 

해 질 인 풍요를 리고 있 며, 매체

에  보여지는 다양  보들  인해 복과 

 보들  많이 용 고, 특히 연 인들  

이 청소  사이에  거리  뿐만 니

라, 는 연 인   라 입 도 다.

이러  경 속에 놓여 있는 고등 생들  그

들 나름  복에  태도들  고 

있 며, 그들이 처  시   경에 라 

착장스타일이나 복 구매행동에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고등 생들  생  신분  많

 시간  에  보내고 있 며, 부분 

복  착용 고 있어 복  고등 생  복 

생  큰 부분  차지 고 있다. 그러므  

생들  복에  태도는 평상복  입  에

도 요  이 지만, 복  착용 는 행

동에도 향  미  것  보인다.

라  본 연구는 고등 생들  복과 

복 착용에  인식  태도를 보고, 복 

태도에 라 복 착용과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다. 특히 청소

 복과 복에  인식  태도는 

생과 고등 생간에 차이가 있  것  보여 이 

 구분 여 살펴보고자 다.  복태도

 함께 복착용에  태도를 보는 것  

복  착용 고 생 는 생들에게 있어 

복  미  능  구체  보는 것이

며, 동시에   일상생  포함 여 

고등 생들  보다 나  복착용  여 

복  작 고 는 업과 가 생

들  욕구를 고 이를 충족시킬  있는  

복  작 는데 도움  주며, 생들에게 

복과 복 착용과  좋  태도를 시키

는데 요     자료  용  

 있  것  생각 다.

II. 헌 연

1. 중고등학생  복태도

복태도  개  자에 라 다양 게 

고 있 며, 강 원과 이 미1)는 복 태도

를 복에  태도, 신 , 지식과 주 를 울

이는 도  자신  복이나 타인이 착용  

복에  심과 심  포함 다고 

며, 2)  복태도를 개인이 복에 

여 이고 지속  가지고 있는 특 이

라고 다. 라  복태도는 복에 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  행동  특  미

고 있    있다.

복태도에  연구에 는 각 연구마다 공

통 인 몇 가지 변인  심  다양  복태

도  변인들  시 고 있다. 복태도  

변인  가장 많이 사용  것  실용 , 경

, , 심미 , 행 , 동조 , 개 , 신분 

상징 , 요  9개 변인들  볼  있다.3)

복 태도  차원별 행 연구들  살펴보면 

첫째, 실용  복이 경 이고 실용 이고 

손질  쉬우며 입어  편  것  

며,4) 복태도  과 사  개  

요인  나타나 도 다.
5)

째  경  

재 , 자원, 노 , 시간 가 게 들면 도 

이득이 는 질  미 며, 복태도에 있어

 경 이란 복  계획  구매 며 

복  내구 과 착용 용도  다양 , 경 인 

가격  요시 는 태도를 미 다.
6)

째, 동

조  사람  태도  행동이 사회   통

해  타인에게 욱 잘 용   있도  견

이나 행동양식이 변   일어나는 상  말

며,7) 복행동에 있어 는 동조  특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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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규범에 맞추어 복  착용 는 것이라

고 다.8) , 주 9)  청소  과 

체격조건에 른 심리  특 과 복행동에 

 연구에  동조  집단내 소속감  시

 소외 지  해 집단이 취 는 복 규

범  용 는 태도  다. 째, 개

 다른 사람이나 개체 는 구별 는 고  특

 미 며, 개  복  통해 자신이 지

니는 독특  신체  특징이나 미  요소를 강조

는 것  복  택   독특  자인이

나 색  택 고 미 인 면  시 며 타인과 

다르게 보이는 복  택 는 태도라고 

고 있 며,
10)

다른 사람  착장 스타일과는 

다른 자신에게 어울리는 복  착용 는 태

도를 미 다고 볼  있다. 다 번째  행

 일시  리 퍼지는 질  말 며,

일  간 내에 사회  상당  사람이 그들  

취미, , 사고 식과 행동양식 등  식 ,

식  취합, 택함 써 는 사

회  동조 상  말 다.
11)

복에 는 행 스

타일  타인보다  채택 며 특 시 에 

리 들여지고 채택 는 스타일 는 생 양

식  복부 에 변 를 주는 것이라   

있다.
12) 청소 는 특히 복  행에 민감

여 행  시 고 있    있 며,

미경13)  남  고등 생들  행에 민감 여 

체 20%만이 행에 뒤처지는  상 지 

고 입는다고 며, 경희  지
14)

 

연구에 는 고등 생들  남 생보다 여 생

이 외모에 심이 많  행에도 많  심  

보 며 행 복   많이 소 고 있다고 

다. 별  볼 는 고 이  남

자는 행에  심이 낮 지는 면, 여자

는 심이 높 진다고 다.15)

복태도   연구들  살펴보면 복

태도에 향  미 다고 상 는 변인과  

계를 힌 연구  복태도에 라   변

인에 어떠  차이가 나는지를 히는 연구가 주

 이루어 다. 경희  지16)는 복태도 

변인  행 심, 개 추구, 복 요  분

고 복동조  복태도 변인들 간에 모  

미있는 상 계가 있  다.  원
17)

 청소  심리  특 인 래 용과 

복태도   연구에  복태도  변

인   매 , 개 , 행추구, 심리  

존 ,  분 며, 그 결과 래 

용과 복태도 사이에는 이 있  

다. 복태도에 라  변인  차이를 히

는 연구에 는 조 주18)가 고등 생들  통 복

에  태도  복행동  구매행동에  

연구에  복태도  변인  , 심미

, 행 , 동조 , 편이 , 만족  나 었

며, 고등 생들  통 복에  태도는 편이

이 가장 높고, , 심미 , 동조 , 만족

, 행   나타났 며, 과 심미

에  여 생이 남 생보다 높  태도를 보 다.

이 듯 복 태도는 개인이 복에 해 지속

 가지고 있는 특  미 는 것 ,

행 , 동조 , 개 , 사회  상징  등  

차원  분 어지는 것    있다.  

복 태도는 다양  사회심리  특 과 불어 

연구가 진행 어  다.

2. 복 착용에 한 태도

청소  복착용에  태도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 들이 복에 

해  인 태도를 가지고 있   

 있다. 희19)  울시내 여 생  상

 복  도  태도를  분  연구

에 면 복 도는 자 복 도보다 높

게 나타났 며,  복에 해 인 

태도를 보 며, 20)는 복  착용 는 

생일  에  자부심이 크다고 다.

 복 착용 실태에  연구가 진행 었

며 생과 고등 생  신체  특 이 다른

데 동일  체계를 용 고 있어 생들  

복 택에 어 움이 있다고 며,21) 생

들  신체 사이즈 인지도  착용 복   

택 법, 복  재구매  맞 새  복  

과  연구가 진행 었다.22) 복  행

동 에 근 복변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불만족스러운 복  변 여 입

써 외모를 꾸미고자 는 욕구를 만족시

키고 개  고자 는 법 , 나  

행  나타나고 있다.
23) 이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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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특
구분 도(%)

별
남자 202 (45.3)

여자 244 (54.7)

구분
생 232 (52.0)

고등 생 214 (48.0)

태

남 39 ( 8.7)

여 89 (20.0)

남 공 318 (71.3)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72 (16.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26 (28.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28 (28.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8 ( 8.5)

500만원 이상 82 (18.4)

<표 1> 답  통계적 특               

(N=446)

남 생에 해 여 생   경험이  많

며,  이 는 남 생  경우는 복  처

 구매   큰 것  구입 여 장 면  늘

 입  해 며, 여 생  경우는 

행에 맞추어 여 입는 것  나타났다.24)

청소 들  복 구매행동에  연구에

는 복 구매시 용 는 보원  마 주

도 보원인 구 이나 이  경험  요 게 생

각 며, 청소  심리  특 인 자

이나 외모 심에 라 복 품 구매시 이용

는 보원과 품 택 이 다른 것  나

타났다.
25)

이상  행 연구들  종합해 보면 복에 

해 인 견해를 가지고 있 나 편 는 

사이즈나 자인 등  면에  불만족  느끼

거나 개  고 외모를 향상시키  해 

 도 는 것  볼  있다. 복  구

매 는  청소 들  개인 인 특 들인 

자 를 고자 는 욕구나 외모에  

심에 라 평상복과 복  구매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  볼  있다.

III. 연 방법 및 절차 

1. 연 제

본 연구는 속  사회 ,  변  속에

 고등 생들  복에  인식이 어떻게 

변 고 있 며, 이러  복에  태도에 

라 복 착용에  인식  태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다.

연구 1. 생과 고등 생  복태도  

복 착용에  인식  태도 차이를 본다.

연구 2. 생과 고등 생  복태도 

에 른 복착용에  인식  태도를 

본다.

2-1. 고등  생들  복태도 에 

른 특  본다.

2-2. 고등  생  복태도 에 

른 복착용에  인식  태도를 본다.

2. 연 상 및 료수집 

연구 상  재 복  착용 고 있 며,

울에 소재 는  생과 고등 생  

며, 복에  태도나 복 착용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  것  여겨  남 생

과 여 생, 생과 고등 생  당 여 집

다.

자료 집  지 답 식  이루어

며,  조사를 통해 본 지를 작

여 2007  4월-5월에 조사를 실시 다. 본추

출 법  울에 소재 는 고등 에 재

고 있는 고등 생  강남과 강북에 소재

는 10개  를 작  추출 여, 지는 

 480부를 부 며, 답이 부 거나 

불 실 게 답  34부를 외   446부를 

통계분 에 사용 다.

본 연구에 참여  답자  인구통계  특

 <  1>과 같다. 별  남자가 202명(45.3%),

여자가 244명(54.7%)이고, 생이 232명

(52.0%)이고 고등 생  214명(48.0%)  슷  

 나타났다.  태는 남 가 39명

(8.7%), 여 가 89명(20.0%), 남 공 이 3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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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나타났다.

3. 측정도  및  방법 

본 연구는 실증  연구를 여 지법  

사용 고, 도구는 행연구에  사용  

항   연구자가 , 보 여 항  

구 다. 지  항  크게 3 부분  

생들  복태도를   항, 생

들  복착용에  인식  태도를  

 항, 인구통계  특    

항  구 다.

구체  살펴보면 복태도에   

항  고 란과 양진26), 27)  행연구

에  사용  척도 에  복태도  이 있

는 변인  항  추출 여 25 항  구

며, 복착용에  태도에   

항  28)
, 임주희29)  행연구를  

며, 생들  복 착용에  인식  

는 항 25 항과 복 착용에  태도

  12 항  구 며, 인구통계

 특징  는 항  별,  태,

, 월평균 가계소득    4 항

 구 여  66 항  구 었다. 각각  

복 태도  복착용에  항목별 내

일  분  결과 Cronbach's α 계 가 .66

이상  답에 있어 내 일 이 있는 것

 나타났다.

본 연구  자료 분  SPSS for Window 12.0

 사용 며. 분 법  도분 , 신뢰도

분 , 요인분 , 군집분 , χ2 검증, t-test, ANOVA

 Duncan test를 실시 다.

IV. 결과 및 

1. 중학생과 고등학생  복태도  복착

용에 한 식 및 태도 

1) 중고등학생의 의복태도 

고등 생들  복태도를 보  해 

주 분 분 과 Varimax 회 법에  요인분

 실시 다. 결과는 <  2>   5개 요인

 분산  55.27%를 명해 주었다. 이들 

요인들  내  일  보  해 각 항

간  신뢰도 계 를 산출  결과 각 요인별 .66

과 .79   높  내  일  보여주었

다. 각 요인  특  살펴보면 요인 1  행

는 에 심  갖고, 행에 맞추어  입

는 것  요 게 생각 다는 내용이 포함 어 

‘ 행 ’ 이라 명명 고, 요인 2는 복태도 

  복 택과 구입   래집단에 

맞추  해 노 고, 소속  집단  소속감 

획득  해 타인과 사  태  복  착용

는 태도를 보이는 내용이 포함 어 ‘동조

’ 이라 명명 다. 요인 3  복  탁, 다

림질이나 보  용이 , 리  편리 , 편  

착용감과 같이 복  실용 인 면  복 택

 구입과 택에 있어  요   보고 

있는 복태도  ‘실용 ’이라 명명 고, 요인 

4는 행에 계없이 자신에게 어울리는가  개

과 독특  분 를   있는가를 복

 구입이나 택에 요  삼는 복태

도  ‘개 ’이라 명명 다. 요인 5는 복  

구입과 택에 있어  가격  과 얼마나 

효과  착용   있는지에  경

인 면  요시 는 태도  ‘경 ’이라 명명

다.

이상과 같  결과는 고등 생들  상

  연구  이  복 태도  차원인 

매 , 행추구, 심리  존  등  분

에 해 좀  다원  경향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있다.

고등 생  복 태도를 보  여 

t-test를 실시 며, 그 결과는 <  3>  

생과 고등 생들이 복태도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는데, 이는 생과 고등

생 모  복태도에 해 다르게 인식 고 있

지 다는 것  미 다. 그러나 부 항목에

는 약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개  

항 ‘  살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를 요

게 생각 다’ 에  고등 생이 생에 여 

높  를 보 다. 이는 복에  태도 

에 다른 요소 보다는 고등 생이 복에 있

어  생보다 재  행보다는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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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항목
요인

재량
고

체변량

( 변량)

신뢰도

계

요인1: 행  

3.09
14.03

(14.03)
.79

행 는 에 심  갖는 편이다. .77

행 는  스있게 입는 것  요 다고 생각 다. .71

행에 맞추어  입는다는 것  요 다고 생각 다. .68

구들과 행 는 에  이야 를 는 것  좋 는    

편이다.
.67

행 는  입는 것이  잘 입는 것이라고 생각  다. .62

요인2: 동조  

2.77
12.58

(26.61)
.76

구들과 같   입고 있 면, 그들과 욱 감이 

느껴지는 편이다.
.80

모임에  구들과 사  차림  고 있 면 마 이 편 다. .80

래집단   입는 에 맞추어 입 고 노 는 편이다. .65

구들이 입고 있는 것과 슷  스타일   택 는      

편이다.
.62

내가 좋 는 사람과 슷   구입 는 편이다. .55

요인3: 실용  

2.25
10.22

(36.83)
.71

 살  탁이나 보 이 쉬운지를 고 다. .76

구 이 많이 가거나 다림질이 힘든  사지 는 편이다. .76

리가 편리   좋 는 편이다. .68

 살  신체  편   사는 편이다. .61

요인4: 개  

2.18
9.93

(46.76)
.66

행에 계없이 나에게 어울리는  사는 편이다. .64

 살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를 요 게 생각 다. .63

 통 여 개  는 것  요 게 생각 다. .63

 나만  개 과 독특  분 를 는 것  요 게 

생각 다.
.63

다른 사람  견에 상 없이 내가 좋 는  입는 편이다. .60

요인5: 경  

1.87
8.51

(55.27)
.66

어떻게 면  돈   잘 입   있  고 생각 는 

편이다.
.83

 살 ,  가격  요 게 생각 는 편이다. .82

자주 입   있는 스타일   좋 는 편이다. .51

<표 2> 복태도  하 차원  

어울리고, 본인 취향에 맞는 복  다

는 것  미 는 것 , 고등 생이 생보

다 개   추구 다는 30)  결과  차

이를 보이는데, 이러  결과는 연구  시 이 

달라 고등 생들  시 상황과 복에  

인식  변  인  것이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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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착용에  인식 항목 내용 신뢰도계

실용 3

복  동  편 다.

복  구 이 잘 가지 는 편이다.

복  크 가 풍 여 편 다.

복  소재는 좋다고 생각 다.

복  얼룩이나 가 쉽게 타지 는다.

복  추 나 에 가 쉽다.

.80

복  입 면 생  신분에 어 나는 행동  억 게 다.

복  입 면 에 신경   쓰게 어 업에 열   있다.

복  생들  에  자부심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복  입 면 구들과 어울리 가  편 다.

복  입 면 단 고 생답게 보인다.

복  생들  행행동  는데 효과가 있다.

복  착용 면 단  느낌  다.

복  입 면 소속감이 생겨 심리  이 다.

.86

경

복  입 면 부  차이가 드러나지 는다.

복  입 면 자 복  입는 것보다 경 이다.

 볼  복  가격에 해 품질이 좋  편이다.

복 가격   당  이라고 생각 다.

.67

심미

복  입 면  입는 목과 미  감각  키울  있다.

복  나  체 과 결  보 해 주는 편이다.

복  나  체 인 외모를 돋보이게 다고 생각 다.

복  입 면 각자  개  나타낼  있다.

복 자인  청소  감각에 잘 맞는다.

.77

<표 4> 복착용에 한 식  내용 과 항목 간 신뢰도 계수

구분 

복태도

Mean(SD)
t

생(n=232) 고등 생(n=214)

행  3.01( .73) 3.04( .72) -.49

동조 2.61( .59) 2.59( .75) .29

실용 3.28( .65) 3.23( .72) .70

개

-  살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를 

요 게 생각 다

3.61( .56)

3.55( .79)

3.67( .56)

3.60( .89)

-1.07

-2.04
*

경 3.60( .65) 3.61( .71) -.15
*
p <.05

**
p <.01

***
p <.001

<표 3> 중학생과 고등학생  복 태도에 한 차

2) 중고등학생의 복착용에 대한 인식 차이 

고등 생  복착용에  인식  

보  여 복착용에  인식  변인

들  공통  격  분 여 신뢰도분  

실시  결과는 <  4>  같다. 복 착용에 

 인식  차원  ‘실용 ’  복  착용

했   동 , 착용감, 소재  리 등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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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복 착용에  인식 

Mean (SD)

t생

(n=232)

고등 생

(n=214)

실용   

- 복  동  편 다

- 복  얼룩이나 가 쉽게 타지 는다

2.60( .75)

2.64(1.24)

2.53(1.04)

2.72( .75)

3.01(1.17)

2.74(1.06)

-1.74

-3.26
**

-2.09
*

  

- 복  입 면 에 신경   쓰게 어 업에 열   있다.

- 복  착용 면 단  느낌  다.

- 복  입 면 단 고 생답게 보인다.

- 복  입 면 구들과 어울리 가  편 다.

- 복  입 면 생  신분에 어 나는 행동  억 게 다.

- 복  입 면 소속감이 생겨 심리  이 다.

- 복  생들  에  자부심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 복  생들  행행동  는데 효과가 있다.

2.73( .78)

3.10(1.15)

2.96(1.03)

2.88(1.08)

2.76(1.12)

2.66(1.07)

2.61(1.00)

2.49(1.08)

2.39(1.11)

3.13( .78)

3.46(1.20)

3.36(1.05)

3.31(1.10)

2.97(1.06)

3.07(1.17)

2.97(1.08)

2.96(1.16)

2.91(1.24)

-5.35
***

-3.23**

-4.11***

-4.15
***

-1.98
*

-3.82
***

-3.66
***

-4.45***

-4.67
***

경

- 복  입 면 자 복  입는 것보다 경 이다.

2.61( .74)

2.88(1.24)

2.78( .79)

3.19(1.12)

-2.46
*

-2.78
**

심미 2.28( .73) 2.33( .68) -.84

*p <.05 **p <.01 ***p <.001

<표 5> 중학생과 고등학생  복 착용에 한 식 차

인 면에  인식  는 항  구

고, ‘ ’  복  착용 여 심리  

감  얻 써 소속감  증 , 행행동  

억 , 업에 열 , 생다운 단 함  가 다

는 내용  심  구 다. ‘경 ’  

복  착용함  부  차이가 드러나지 고,

자 복  입  보다 경 이며, 가격에 해 

품질이 좋다고 인식 는지에  항  구

며, ‘심미 ’  외모를 돋보이게 고,

청소  감각에 잘 맞는다고 인식 는지에 

 내용  구 다.

도구  타당도는 가를 통해 인

고, 도구  신뢰도를 해 신뢰도 분  

실시 며, 항목간  신뢰도 계 는 실용  

.80,  .86, 경  .67, 심미  .77  체

 신뢰도 계 가 높게 나타나 답에 있어 

내 일 이 높  것  보인다.

고등 생  구분에 른 복착용에  

인식   여 t-test를 실시 며,

그 결과는 <  5>  같다. 복착용에  인

식  항목  과 경 에  생과 

고등 생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생보다 고등 생이 상  복 착용에 있

어  면에  높게 평가했 며, 경 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 는 것  나타났다.

구체  살펴보면 복  착용  얻  

 있는 에 해 는 ‘ 복  입 면 

에 신경   쓰게 어 업에 열   있

다’, ‘ 복  입 면 단 고 생답게 보인다’,

‘ 복  생들  행행동  는데 효과

가 있다’  모든 항목에  고등 생이 인 

태도를 보 다. 이는 고등 생이 복에 여 

생보다 에 여 크게 만족 고 있

 미 다. 복  경 에 해 도 

생과 고등 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

며, 생보다 고등 생이 ‘ 복  입 면 자

복  입는 것보다 경 이다’에  인 

태도를 보 다. 실용  면에 는 고등 생 간

  차이가 나타나지 나, 부 항

목 에 는 ‘ 복  동  편 다’, ‘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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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복착용  태도

도( 도)

생(n=232) 고등 생(n=214)

는

통 복

복 90 (118.6) 138 (109.4)

자 복 65 ( 49.4) 30 ( 45.6)

복과자 복병용 77 ( 64.0) 46 ( 59.0)

χ2
=30.14

***
, df=2

재 복

가격  

싸다 4 ( 4.2) 4 ( 3.8)

맞다 55 ( 50.5) 42 ( 46.5)

싸다 173 (177.4) 168 (163.6)

χ2
=1.09, df=2

당 다고

생각 는 가격

15만원미만 115 (125.9) 127 (116.1)

15만원이상- 20만원미만 77 ( 77.0) 71 ( 71.0)

20만원이상 40 ( 29.1) 16 ( 26.9)

χ2=10.42**, df=2

랜드

도

주 23 ( 20.8) 17 ( 19.2)

120 (126.4) 123 (116.6)

상 함 89 ( 84.8) 74 ( 78.2)

χ2
=1.59, df=2

복변

경험  

있다 99 ( 94.7) 83 ( 87.3)

없다 133 (137.3) 131 (126.7)

χ2=.70, df=1

*
p <.05

**
p <.01

***
p <.001

<표 6> 중학생과 고등학생  복착용에 한 태도 차

 얼룩이나 가 쉽게 타지 는다’에  

생보다 고등 생이 복  실용 에 여 

 인식 고 있는 것  나타났다. 복

 심미 에 는 고등 생  집단 간에 차이

는 나타나지 며, 이는 복 자인이 일

상복에 해 자인이 어 있 며, 개인  

요구에 라 자인이 자 롭게 변   있는 

부분이 니  에 특별히 생과 고등

생  구분에  차이는 나타나지  것  

보인다.

3) 중고등학생의 복착용에 대한 태도 차이

고등 생  복착용에  태도를 

보  여 χ2 검  실시 고, 결과는 <  

6>  고등 생에 른 복착용에  태

도  는 통 복  , 복  가격

에  견에는 생과 고등 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 며, 재  복 가격,

랜드 도, 복 변   항목에 는 

 차이가 나타나지 다.

구체  살펴보면, 는 통 복  

에 는 생  경우 ‘자 복’과 ‘ 복과 자

복 병용’에  도가 도보다 높

게 나타났 며, 고등 생  ‘ 복’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 생이 생과 

해 볼  통 복  복   고 있다

는 것    있다. 당 다고 생각 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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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요인

집단1

(n=66)

집단2

(n=85)

집단3

(n=89)

집단4

(n=78)

집단5

(n=128)
F

행 -.94 d
a

.26 b -.39 c 1.23 a -.17 b 90.52
***

동조 -.47 d -.17 c -.71 e -.18 b .98 a 76.02
***

실용 .55 a -1.03 c .09 b .69 a -.07 b 56.41***

개 -1.03 d -.06 b 1.07 a -.14 b -.08 c 70.73***

경 .19 b .89 a -.29 c -.08 b -.44 c 33.83
***

집단명 실용 추구 경 추구 개 추구 행 추구 동조 추구
***
p <.001,

a
Duncan test결과를 미 며, 이는 평균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  나타냄 

<표 7> 복태도   

 가격에 는 고등 생이 ‘15만원 미만’  가

장  가격  며, 생  경우 고

등 생에 여 ‘20만원 이상’이 당 다고 

생각 는 이 많    있다.

재 복 가격  에  견과 랜드 

 도, 복변   복변  이

에 는 고등 생 간   차이는 나타나

지 지만, 도  도를 해 보

면 복  가격 에 해 생  ‘ 맞다’,

고등 생  ‘ 싸다’는 항목에  도가 높

며, 랜드 도에 있어 는 생  

‘ 주 ’,  ‘상 함’에 , 고등 생  

‘ ’에  도가 높 고, 복변  경험에 

해  생  ‘있다’ 항목에 , 고등 생  

‘없다’ 항목에  높게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종합  살펴보면 고등

생이 생보다 통 복  복   

는 것  고등 생이 생에 여 복착

용  경험이 많  복착용에 여 복에 

 만족도가 생보다 높 지면  나타난 

결과  볼  있다.

2. 중고등학생  복태도 에  복

착용에 한 태도

1) 중고등학생들의 의복태도   

고등 생  복태도   보  

해 복태도를 요인 분 고, 공통  요인들

 구  집단  분  여 K-means

cluster 분  실시 고, 그 결과는 <  7>과 

같다. 복태도  군집  는 종 5개  집단

 분 었고, 각 복 태도 요인에 라 집

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1  실용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복  실용  요 게 생각 는 집단  

보고 ‘실용  추구 ’이라고 명명 고, 집단 2

는 경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  추

구 ’이라고 명명 다. 집단 3  개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 과 는 개  

볼  있는 동조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복  개  요 게 생각 는 집단  보고 

‘개  추구 ’이라고 명명 다. 집단 4는 행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 므  복  행

 요 게 생각 는 집단  보고 ‘ 행  

추구 ’이라고 명명 다. 집단 5는 동조  요

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동조  추구 ’이라고 

명명 다.

복태도 에 른 인구통계  특  

차이가 있는지 보  여 χ2
검  실

시 고, 결과는 <  8>  복태도  5개 집

단 간에는 별에 른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실용 , 개 , 동조  추구  집단

 남자가  많고, 경 과 행  추구  집

단에는 여자가  많다는 것    있다.  

고등 생  구분과 태, 가계소득에 라

는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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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태도

인구통계  

특

도( 도)

합계

(N=446)
실용

추구

(n=66)

경  

추구

(n=85)

개

추구

(n=89)

행

추구

(n=78)

동조  

추구

(n=128)

별
남자 38 (29.9) 29 (38.5) 42 (40.3) 29 (35.3) 64 (58.0) 202

여자 28 (36.1) 56 (46.5) 47 (48.7) 49 (42.7) 64 (70.0) 244

χ2=11.65*, df=4

생

구분

생 49 (34.3) 41 (44.2) 44 (46.3) 40 (40.6) 68 (66.6) 232

고등 생 27 (31.7) 44 (40.8) 45 (42.7) 38 (37.4) 60 (61.4) 214

χ2=2.13, df=4

태

남 11 (5.8) 7 (7.4) 8 (7.8) 6 (6.8) 7 (11.2) 39

여 9 (13.2) 24 (17.0) 17 (17.8) 18 (15.6) 21 (25.5) 89

남 공 46 (47.1) 54 (60.6) 64 (63.5) 54 (55.6) 100 (91.3) 318

χ2=13.53, df=8

가계

소득

300만원 미만 36 (29.3) 35 (37.7) 31 (39.5) 38 (34.6) 58 (56.8) 19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 (18.9) 26 (24.4) 36 (25.5) 18 (22.4) 32 (36.7) 128

400만원 이상 14 (17.8) 24 (22.9) 22 (23.9) 22 (21.0) 38 (34.4) 120

χ2=11.66, df=8
*p <.05 **p <.01 ***p <.001

<표 8> 복태도 에  통계적 특

2) 의복태도 에 른 복착용에 대한 인식

고등 생  복태도에 른 복착용에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  해

 일원분산분 (ANOVA)과 Duncan test를 실시

며 결과는 <  9>  같다.

종합 인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간  차

이가 나타난 부분  심미  면이었 며, 복

 심미 에 해 체 는 부  인

식 고 있는 것  나타났 나, 동조 과 행

 추구 집단이 다른 집단에 해 복  심미

에 여 상  인 태도를 나타

내고 있    있다. 구체 인 항목 는 

‘ 복  나  체 과 결  보 해주는 편이

다’, ‘ 복  나  체 인 외모를 돋보이게 

다’ 항목에   동조  추구집단과 행 

추구집단이 실용  추구 , 경  추구 과 개

추구  집단에 해 높게 평가 는 것  나

타났다.

심미  이외  복착용 인식  실용 ,

, 경  요인에  집단 간  차이가 나

타나지 다. 그러나 각 차원  부 항

목에   차이를 살펴보면 실용  ‘

복  추 나 에  쉽다’에  실용  

추구집단과 개  추구집단이 이 다른 집단에 

여  낮  평가를 고,  요인  

‘ 복  입 면 생  신분에 어 나는 행동  

억 게 다’에  경  추구집단이 다른 집

단에 해 낮게 평가 다. 경  요인에 는 

‘ 복  입 면 자 복  입는 것보다 경 이

다’ 항목에  경  추구 과 동조  추구 이 

높게 평가  것  나타나, 경  추구 이 

복착용  경 에  인식이 다른 집단보

다 상  만족도가 높  인 태도를 

보인 것  보인다.



- 54 -

54 한 상 학 지 제11  3  (2009.12)

복 태도  

복착용에  인식

실용

추구

(n=66)

경

추구

(n=85)

개

추구

(n=89)

행

추구

(n=78)

동조

추구

(n=128)

F

실용  

- 복  추 나 에 가 쉽다.

2.56

2.21 b
a

2.66

2.33ab

2.60

2.21 b

2.66

2.54ab

2.74

2.58 a

.86

2.58
*

 

- 복  입 면 생  신분에 어 나는 

행동  억 게 다.

2.76

2.76ab

2.87

2.58 b

2.97

3.10 a

2.88

2.74ab

3.02

2.98 a

1.41

3.10
*

경  

- 복  입 면 자 복  입는 것보다 

경 이다.

- 복  가격에 해 품질이 좋  편이다.

- 복 가격   당  이라고 

생각 다.

2.56

2.86 b

2.23ab

2.00 b

2.74

3.36 b

2.41ab

2.14 b

2.64

2.84 b

2.26ab

2.22ab

2.61

2.97 b

2.21 b

1.96 b

2.81

3.05ab

2.55 a

2.50 a

1.63

2.64
*

2.17*

4.32
**

심미  

- 복  나  체 과 결  보 해 주는 

편이다.

- 복  나  체 인 외모를 돋보이게 

다고 생각 다.

- 복 자인  청소  감각에 잘 맞는다.

- 복  입 면  입는 목과 미  감각  

키울  있다.

- 복  입 면 각자  개  나타낼  

있다.

2.15 b

2.41 b

2.05 b

2.23ab

2.08ab

2.02bc

2.16 b

2.46 b

2.20 b

2.21ab

2.00 b

1.92 c

2.18 b

2.54ab

2.25 b

2.01 b

2.18ab

1.91 c

2.41 a

2.68ab

2.51 a

2.33ab

2.32 a

2.24b

2.51 a

2.85 a

2.52 a

2.52 a

2.34 a

2.32 a

5.85
***

2.70
*

4.24
**

3.53**

2.45
*

4.28
***

*
p <.05

**
p <.01

***
p <.001

a
Duncan test결과를 미 며, 이는 평균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  나타냄 

<표 9> 복태도 에  복착용에 한 식

3) 의복태도 에 른 복착용에 대한 태도

고등 생들  복태도 에 른 복

착용에 해 태도, 즉 는 통 복  ,

복 가격, 랜드 도, 복 변  경험  

를 보  해 χ2 검  실시 고 결

과는 <  10>과 같다. 복태도에 른 

는 통 복 , 랜드 도 항목에  

 차이가 나타났다. 는 통 복  

경우 고등 생   통 복  

복착용에 인 태도를 보이고 있 나, 경

 추구 과 개  추구  통 복  복  

 고, 실용  추구 , 행  추구 , 동

조  추구  통 복  자 복   

고 있    있다. 이는 경  추구  경

우 복착용이 자 복에 해 경 이라는 

 인해 복   며, 실용  추구

 복이 동 이라는 에 해 자 복 착

용시 동이 보다 자 롭  에 자 복  

며, 행  추구  복이 행에 뒤떨어

진다는 이  복보다 자 복 착용  

는 것  보인다.

복태도에 라 랜드  도에  

견에  차이가 있는데, 행  추구 과 

경  추구 이 명 랜드  복  

며, 실용  추구 , 개  추구 과 동조  

추구  랜드에 상 없이 복  구입 는 

것  나타났다. 특히 행  추구 이 랜드

를 는 것 , 근 규모 복 랜드 시

장에  복에도 청소 들  감각 인 이미지

 함께 행  고 있  이라  

 있 며, 이러  연구결과는 행  추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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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태도

복착용 태도

도( 도)

합계

(N=446)
실용

추구

(n=66)

경

추구

(n=85)

개

추구

(n=89)

행

추구

(n=78)

동조

추구

(n=128)

는 

통 복

복 27(33.7) 53(43.5) 47(45.5) 34(39.9) 67(65.4) 228

자 복 21(14.1) 8(18.1) 14(19.0) 18(16.6) 34(27.3) 95

복과자 복병용 18(18.2) 24(23.4) 28(24.5) 26(21.5) 27(35.3) 123

χ2
=19.93

*
, df=8

재

복가격

싸다 2(1.2) 0(1.5) 0(1.6) 2(1.4) 4(2.3) 8

맞다 16(14.4) 16(18.5) 26(19.4) 12(17.0) 27(27.8) 97

싸다 48(50.5) 69(68.0) 63(68.0) 64(59.6) 97(97.9) 341

χ2=10.56, df=8

가격

15만원 미만 37(35.8) 56(46.1) 42(48.3) 46(42.3) 61(69.5) 242

15만원-20만원미만 23(21.9) 23(28.2) 34(29.5) 23(25.9) 45(42.5) 148

20만원 이상 6(8.3) 6(10.7) 13(11.2) 9(9.8) 22(16.1) 56

χ2=11.71, df=8

랜드

도

주 5(5.9) 7(7.6) 5(8.0) 9(7.0) 14(11.5) 40

28(36.0) 58(46.3) 48(48.5) 48(42.5) 61(69.7) 243

상 함 33(24.1) 20(31.1) 36(32.5) 21(28.5) 53(46.8) 163

χ2
=19.34

*
, df=8

복변

경험  

있다 20(26.9) 42(34.7) 38(36.3) 32(31.8) 50(52.2) 182

없다 46(39.1) 43(50.3) 51(52.7) 46(46.2) 78(75.8) 264

χ2=5.92, df=4
*
p <.05

**
p <.01

***
p <.001

<표 10> 복태도에  복착용에 한 태도

사람일  랜드 추구 향이 강 다는 이승

희  임 자31)  연구결과  일 다.

V. 결론 및 제언 

고등 생들  신체 , 심리  민  

시 , 외모  외모  단인 복에  

심이 높다. 특히 사회는 외모에  

심이 이 보다 증 며, 이  인해 청소

 복태도에 향  주어 다양  변 가 나

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생과 고등 생  

복태도  복착용에  인식  태도를 

보  고등 생  복에  심리 인 특

 이해 고,  람직  복  착

과 향  시를   자료를 공

는 데 그 목  었다. 구체 인 연구 는 

첫째, 생과 고등 생  복태도  복착

용에  인식  태도  차이를 보고,

째, 고등 생들  복태도 에 른 

복착용에  인식과 태도 차이를 분 고자 

다.

연구 상  재 복  착용 고 있 며,

울에 소재 는  생과 고등 생  

며, 복에  태도나 복 착용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  것  여겨  남 생

과 여 생, 생과 고등 생  당 여 집

여  446명  분 며, 본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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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PSS for Window 12.0  사용 며. 분

법  도분 , 신뢰도분 , 요인분 , 군집분

, χ2 검증, t-test, ANOVA  Duncan test를 실

시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복태도에 있

어 는  생과 고등 생  차이

가 없는 것  나타났 나 부항목  개  

부분에  고등 생이 생에 해 행보다

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요 게 생각 는 

것  나타났다. 복착용에  인식에 는 

고등 생들이 생에 해 복 착용  얻

  있는 심리  과 경 에 여 

보다  인식 고 있었다. 는 통

복 는 고등 생이 생에 여 

복  고, 생  경우는 자 복이

나 자 복과 복  병행해  입는 것  좋

는 것  나타났다. 째, 복태도  분

해본 결과실용 추구 , 개 추구 , 동조

추구 , 경  추구 , 행  추구  구분

었 며, 복 별 특징  별에  차이가 

있었는데, 실용 추구 , 개 추구 , 동조 추

구  남 생  이 많 며, 경  추구

, 행  추구  여 생  이 많 다.

복태도 에 라  복 착용에  태도

를 살펴보면 경  추구 과 개  추구  통

복  복 착용  며, 실용  추

구 , 행  추구 과 동조  추구  통 복

 자 복  는 것  나타났다. 복 

랜드 에 있어 는 행  추구 과 경

 추구 이 명 복 랜드를 는 것

 나타났는데 이는 여 생  이 많  

인 것  보인다. 면, 실용  추구 , 개  

추구 과 동조  추구  상  랜드

에 상 없이 복  구입 는 것  나타났다.

이러  연구를 탕   언  살펴보면 

첫째, 복 착용에 있어 생이 고등 생에 

해 통 복  자 복  는 경향이 높

며, 고등 생이 생에 해 복  심리

 과 경 에 해  생각

는 것  나타났다. 이는 생이 고등 생에 

해 복에  감이 컸다가 실  착용

면  심미 인 부분이나 실용 인 부분이 모  

만족 지  인 것  보인다. 복  

착용  시작 는 시 인 생들에게 복

 착용 는 본래  목  충분히 이해 도  

명 고, 복  착용  리 는 법에 

  통 여 만족도를  높일  있는 노

이 요 겠다. 째, 경  추구 과 개 추

구 이 통 복  복  고, 실용 추

구 , 행  추구 과 동조  추구  자 복

 는 등 복태도 에 라 복 착

용에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라  

 가 에 는 고등 생이 복  택 고 

구입함에 있어  합리 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

  있도   요가 있다. 특히, 가 과 

에 있어 는 청소 들이 람직  복태

도를   있도  복생 과 복  구

입, 리 등 복행동에  다양  면에 

여 구체 이고 실 인 이 요  것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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