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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benefits in children’s wear sought by mothers an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and clothing involvements. A survey was conducted and 350 responses collected from
mothers who have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evaluation version.

As a result, firstly, eight dimensions of benefits in children’s wear were identified; individuality/expression,
conformity, aesthetics/fashion, social status, functional value, standard, blame avoidance and economic value.
Secondly, the influences of mothers’ parental attitudes on the clothing benefi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thing
involvements were found. The effects of parental attitudes on the benefits were dependent on mothers’ clothing
invol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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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복시장은국내전체의류시장에서 15%의비중을차

지하는중요한시장이다(500억 아동복볼륨‘내가이끈다’,

2007). 그러나아동의복생활에대한연구는그시장성에비

해매우부족한편이다. 이는김희 (2008), 송 진(2003)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등의 기관을 통해야 하므로 성인에

비해연구자의접근이어렵고, 성인과비교했을때무성의한

응답의비율이높다는아동연구특유의문제때문으로보인

다. 따라서 아동복 시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 의

복생활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연구는아동복시장과소비자를이해하기위해아동이아

닌부모의관점을활용하여접근해보았다.

아동의 의복생활에 있어서 부모의 향은 매우 크다. 초

등학생아동의의복구매과정을살펴본김미선, 정혜 과여

은아(2003)의연구결과, 부모가자녀없이바로구매하는경

우가전체의37%에달했으며, 함께구매하더라도부모가선

택하는경우역시 43%나되었다. 이에비해부모와함께가

지만자녀스스로선택하는경우는 17% 으며, 구매과정에

부모의개입이전혀없는경우는 3%에불과하 다. 이는곧

아동의복구매과정에서부모의평가가결정적인잣대로작

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복 시장의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평가기준을밝히는것만큼자녀의복에대

한부모의평가기준을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단, 부모

향의 실질적 효과를 밝히기 위해 부모의 관점 중 어머니의

관점에더욱중점을둘필요가있다. 이는김미선외(2003)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

녀 양육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된 보호와 책

임을 지고 있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향이 상대적으로

더비중이크기때문이다.

아동의복에대한부모의 향을살펴본연구들은대부분

의복 구매에 미치는 향보다는 아동의 의복행동에 작용하

는 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모의 성향에 따라 자녀의

의복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자녀들을 대상으로 살

펴본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변정은, 이명희, 1989; 홍연

숙, 이명희, 1999). 본연구는아동의복구매와관련된부모

의 향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 의복에 대한 부모의 추구혜

택을확인하고자한다. 추구혜택은상품구매의중요한동기

로(Bozinoff & Roth, 1984), ‘이제품이나의추구혜택을만

족시킬수있는가?’라는질문은구매여부를결정하는핵심

적인 기준이 된다. 또한 아동 의복 추구혜택에 향을 미치

는 부모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자녀 의복에 대한

부모의판단은자녀에대한부모의양육태도와의복에대한

부모의태도모두에 향을받음을예상할수있다. 이에본

연구는아동의복추구혜택과관련된부모특성으로양육태

도와의복관여를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의복을 부모의 관점에서 해석하

고, 아동의복에대한부모의직, 간접적인 향을이해하는

것이다. 아동복의 실질적 구매자는 부모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관점의의미를찾을수있다. 이를위해아동의복에대

한 부모의 추구혜택을 규명하고 부모의 의복관여와 양육태

도의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매 시 추구혜택

이직접적인동기로작용한다는측면에서, 아동복업계에전

략적접근방법을제시할수있으며, 부모특성에따른차이

를 확인함으로써 시장세분화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다. 또

한부모관점에서아동복시장을분석하는것은연구대상이

아동일때발생하 던연구의편의성문제에도매우큰도움

이될수있어, 아동복산업뿐만아니라, 의류학연구측면에

서도의의가있다고하겠다.

Ⅱ. 이론적배경

1. 의복추구혜택

추구혜택은 소비행동의 동기로 볼 수 있다. Peter와

Olson(1987, p. 90)은혜택에대해제품을통해느끼게되는

소비자의요구(needs) 혹은욕구(wants)라설명하 다. 소비

자는 제품이 가진 속성을 바탕으로 제품 소비 시에 얻을 수

있는 혜택 즉, 주관적 보상이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게 되

며, 제품평가시에이를적극적으로반 하게된다(Bozinoff

& Roth, 1984; Gutman, 1982; Peter & Olson, 1987, p. 89).

시장세분화 기준으로 의복추구혜택을 활용한 연구들 역시

추구혜택을소비자들을구분지을수있는유용한기준으로

보았다(Hong & Koh, 2002; Kim & Lee, 2000).

추구혜택은 크게 합리적인 혜택과 심리적인 혜택으로 구

분할수있다(Aaker, 1991, p. 78). 합리적인혜택은제품의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이며, 심리적 혜택

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간접적인 혜택이다. Peter와

Olson(1987, p. 89)은 추구혜택을조금더세분화하여기능

적혜택과심리적혜택외에사회적측면의혜택을추가적으

로 설명하 는데, 사회적 혜택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각

된 혜택을 뜻한다. 추구혜택 연구 초기에 비해 연구가 누적

될수록 혜택의 차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있는데, 이러한추세는점점다양화되고있는소비

자의욕구와요구를반 하는것이다(이윤정, 2007; 황진숙,

2003).

의복추구혜택의 차원 역시 일반적인 혜택 차원과 마찬가

지로 점차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의복 선택 기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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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한 초기 의복추구혜택 연구는 적합성, 경제성, 타

인지향성등비교적간략한요인들이도출된반면(Cassill &

Drake, 1987), Shim과Bickle(1994)의연구에이르러서는자

기향상, 사회적신분, 성적매력/여성스러움, 유행성, 기능성/

편안함, 역할상징, 체형보완, 개성표현, 세련된외모추구와

같은 더욱 세분화된 차원들이 제안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외에도기분향상(조선명, 고애란, 2001; 황진숙, 2003), 경

제적가치추구(고애란, 남미우, 조윤정, 2002; 신초 , 이명

희, 2001), 경제력과시(이윤정, 2007), 품위및무난함추구

(고애란외, 2002; 신혜선, 이윤경, 2006), 집단소속감추구

(이윤정, 2007; 황진숙, 2003), 상표추구(박나리, 2006) 등이

의복추구혜택의 구성 차원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다양한 의

복추구혜택차원은연구에따라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인

식되어단일차원으로도출되기도한다. 유사한혜택차원들

이 하나의 상위 차원으로 지각되는 경우 외에도, 기능적 혜

택이나 심리적 혜택, 혹은 사회적 혜택 등의 상위 차원으로

설명하기어려운조합이발견되기도하는데, 이는의류제품

의특성상기능적, 심리적, 사회적혜택이복합적으로인식

되기때문이다(이윤정, 2007).

의복추구혜택은 소비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

동 의복에 대한 부모의 추구혜택 역시 부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것을예상할수있다. 소비자특성중에서도특히개

인이추구하는생활가치가의복혜택에미치는 향이분명

하 는데, 여러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및 가치와 의복추구

혜택의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애란 외, 2002;

Kim & Lee, 2000). 이를바탕으로, 자신의자녀가어떻게생

활하기를 원하는가, 즉,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복에 대한

추구혜택이달라짐을가정할수있었다. 또한의복관여수준

에따라쇼핑가치가달라진다는측면에서(임경복, 2006), 아

동 의복에대한부모의추구혜택이부모자신의의복관여에

따라달라질것으로보고, 그 향을살펴보았다.

2. 양육태도

아동 의복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의복 행동을 설명하

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김미선

외, 2003; 홍연숙, 이명희, 1999). 이는양육태도가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측면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요소이기

때문이다(김민화,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 2003).

양육태도는 아동 양육에 나타나는 양육자의 일관된 태도로,

양육태도의 유형에는 연구자 별로 차이가 있다. Symonds

(1949; 이원 , 1973에서재인용)는양육태도에대한초기연

구에서 과보호적, 지배적, 거부적, 복종적 양육태도를 도출

하 는데, 이는 모두 부정적 태도에 해당되므로,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정상적

양육태도까지 포함하는 기준을 찾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

어지면서, Schaefer(1959)가 어머니의양육태도를자율, 통

제, 애정, 적대의개념들로분류하 으며Becker Krug(1965)

는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의양육

태도로보다세분화된기준을제시하 다.

의복행동과부모양육태도의관계를살펴본선행연구는

대부분양육태도의여러유형중Schaefer의유형을따르고

있다(김미선외, 2003; 변정은, 이명희, 1989; 홍연숙, 이명

희, 1999). 본연구역시Schaefer의양육태도유형을적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 Schaefer의 양육태도 유형

중, 애정적태도는자녀에대한긍정적수용의태도이며, 거

부적태도란자녀를배려하거나지원하려고하지않은무관

심한태도를말한다. 자율적태도는자녀의독립성을인정하

고수용하며자녀가원하는행동을스스로하도록돕는태도

이며, 통제적태도는자녀의행동을금지하고간섭하는태도

를뜻한다. Schaefer(1959)는애정과적대, 자율과통제가각

각상반된개념이라고하 으나, 최근연구에서는동시에존

재할 수 있는 양육태도로 보고 네 가지 개념의 향을 독립

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김미선 외, 2003; 최혜경,

2005).

자녀의복행동에 대한 양육태도의 향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정은과 이명희(1989)는 부모 양육태

도중애정적양육태도만이아동의의복행동에 향을미침

을 확인하 으며, 홍연숙과 이명희(1999)는 아동의 의복 태

도와부모의양육태도간상관관계를확인한결과남아의경

우, 부모가애정적양육태도를취할수록의복관리능력이높

고, 여아의경우에는부모가자율적양육태도를취할수록의

복자립성이높게나타난다는결과를얻었다. 선행연구의결

과들을 바탕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복생활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양육태도와 아동의 의복추구혜

택을살펴본연구에서도부모의양육태도에따른차이를발

견할수있었다(김미선외, 2003). 그러나이를포함한아동

의복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아동의 행동, 태도나 아동 자신

의추구혜택에대한부모양육태도의 향을다루고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확인하고자 하는 아동 의복에 대한 부모의

추구혜택과 양육태도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한 가설 추론

에어려움이있었으나, 양육태도와아동의추구혜택간의관

계에비해부모자신의추구혜택과의관계가더욱 접하고

직접적일것임을가정하여다음의가설을도출하 다.

가설1. 어머니의양육태도는초등학생자녀의의복추구혜택

에유의한 향을미친다.

3. 의복관여

의복관여는 소비자에 따라 의류 제품의 속성을 지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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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평가하는과정에 향을미친다(박성은, 2006; 정혜

, 1989). 즉, 아동의복제품평가기준인추구혜택에도부

모의의복관여가작용함을예상할수있다. 의복관여의개념

과차원은다음과같다. 먼저, 관여란개인이특정한대상물

에대해중요하게인식하는정도(Antil, 1984), 혹은적합하다

지각하는정도이다(Zaichkowsky, 1985). 따라서의복관여란

의류 제품에 대해 형성된 관여로, 개인적 가치나 목표 등에

의해 지각된 관심 혹은 의류 제품 중요성이라 하겠다(박성

은, 2006). 관여의 차원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 별로 차이가

있는데, 연구가누적됨에따라점차복잡한구조가도출되고

있다. Park과Young(1983)은관여의동기나원인에따라인

지적측면의관여와정서적측면의관여로구분할수있다고

하 으며, Laurent와 Kapferer(1985)는중요성, 지각된위

험, 상징적가치, 쾌락적가치의네가지차원을제시하 다.

의복관여를다룬여러연구에서도의복관여가다차원적으로

구성되었음을밝혔는데, 감정 혹은 정서적 의복관여와 인지

적 의복관여로 구분 지은 연구부터(박성은, 2006; 이 선,

2000), 의복관심, 유행성, 개성, 쾌락성, 상징성, 상표추구,

경제성, 위험지각 등의 차원을 밝힌 연구까지(김주현, 이은

, 2007; 이 선, 1993) 매우다양하 다.

소비자의 의복관여와 의복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본 결과, 의복관여를 단일 차원 혹은 다차원 중

어떠한관점으로이해하고있는지에관계없이, 연구상의소

비자 집단은 관여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저관여, 고관여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정혜 (1989)은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집단의비교를통해고관여집단에서는의복선택시

에정숙성과경제성에대한추구성향이낮은반면, 개성, 심

미성, 과시성, 신분상징성에 대한 추구 성향은 더욱 높음을

밝혔다. 구양숙과 추태귀(1996)는 저관여 집단과 고관여 집

단이 의복평가기준 중 심미적 기준과 품질적 기준, 사회적

기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박성은과 임

숙자(1999)는관여수준에따라혁신성, 개성, 실용성, 품위,

유행성 추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박성은(2006)은

제품평가의과정을객관적속성의인지와주관적속성의인

지로구분하고, 고관여집단은객관적속성을바탕으로주관

적 속성을 추론하는 경로가 더욱 복잡하고 강력한 반면, 저

관여집단에서는주관적속성추론의과정없이객관적속성

만으로구매를결정함을확인하 다.

김연희와 이규혜(2008)는 의복관여가 의류 제품에 대한

개인의요구수준에 향을미친다고하 는데, 소비자의속

성 추구에 의복관여가 조절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임경복(2006)은쇼핑가치와의복소비가치, 의복구매행

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쇼핑가치가 의복소비가치에 미

치는 향과쇼핑가치와의복소비가치가의복구매행동에미

치는 향이 의복관여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 다. 관여도

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의 제품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 형태

를변화시키는데(Solomon & Rabolt, 2003, p. 119), 소비자

의관여도를조절변수로활용한연구들이많은이유는이때

문이다. 본 연구 역시 의복관여의 조절효과를 예상할 수 있

었으며, 다음의가설을설정하 다.

가설2. 어머니의 의복관여도에 따라 양육태도가 자녀의복

추구혜택에미치는 향에차이가있다.

Ⅲ.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모형

본연구는자녀의복에대한부모의추구혜택과이에 향

을미치는부모특성을확인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의

복추구혜택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 양육태

도를 살펴보고자 하 으며, 이에 작용하는 부모 의복관여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

림1>과같다.

2. 측정도구

설문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복에대한추구혜택과양육태도, 의복관여로구성되었다. 본

연구의일차적인목적은아동기자녀의의복에대해부모가

추구하는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추구혜택을최대한활용하여부모의아동의복추구혜택차

원을밝히고자하 다. 단, 자녀를비롯한타인의복에대한

추구혜택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응답자 본인의 의복 추구혜택에 대한 측정도구를 우선적으

로 수집하 다. 먼저, 고애란 외(2002), 남미우와 김광경

(2003), 신초 과이명희(2001), 신혜선과이윤경(2006), 이

윤정(2007), 이진화와김칠순(2005), 조선명과고애란(2001),

Shim과Bickle(1994)의연구에서의복추구혜택관련문항을

모두추출하 다. 중복되는유사문항을정리하는과정을거

쳐 최종적으로 개성 추구, 자기 표현, 심미성 추구, 품위 추

구, 무난함추구, 체형보완, 유행추구, 집단소속감추구, 사

어머니(의복관여도

어머니(양육태도 자녀의복추구혜택*

가설(2

가설(1

a:(자녀가(착용할(의복에(대한(어머니의(추구혜택을(뜻함

<그림 1> 연구모형 및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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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지위및경제력표현, 기분향상, 이성관심유도, 편안

함 추구, 경제적 가치 추구라는 13 가지 차원의 추구혜택이

도출되었다. 이들의복추구혜택에관한총 45개의문항들은

자녀의 의복추구혜택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

하고초등학생자녀를둔어머니들과의집단면접을통해타

당성을확인한후, 최종설문지에포함시켰다.

자녀의복에 대한 어머니의 추구혜택에 향을 미치는 양

육태도를살펴보기위해Schaefer(1959)가개발한부모의양

육태도 척도 중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에 적

합한48개의문항을활용하 다. 애정, 거부, 자율, 통제의네

가지양육태도차원을각각12문항씩으로측정하도록구성된

이척도는부모의양육태도를위한여러척도중매우상세한

편에해당되는것으로, 교육을비롯한여러분야에서검증된

척도로사용되었다(박미옥, 1994; 최혜경, 2005). 따라서본

연구에서는최혜경(2005)의척도를그대로활용하되, 신뢰도

분석을통해타당도를검증하 다. 네가지양육태도차원별

로각각신뢰도검사를실시한결과, Chronbach의값이애정

적양육태도에서0.75, 거부적양육태도에서0.67, 자율적양

육태도에서 0.51, 통제적 양육태도에서 0.63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적 양육태도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집이나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녀 혼자서 놀이 거리를 찾아 놀게

한다.’, ‘자녀를존중하고신뢰하며허물없이이야기를나누

는편이다.’등의자율적양육태도측정문항이제시하는자

율의정도가문항에따라달라서, 응답에차이가있었기때문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검증된 척도이며, 동일한 척도를

활용한선행연구에서는해당문항의신뢰도가0.72로높게나

타나(최혜경, 2005), 그대로활용하기에무리가없다고판단

하 다.

의복관여는김주현과이은 (2007), 이 선(1993)의척도

를활용하여총20문항으로측정하 다. 본연구는의복추구

혜택에 작용하는 의복관여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므

로구체적인속성중심의관여보다는의류제품에대해형성

된 관심 혹은 중요도를 평가한 척도를 이용하고자 하 다.

자녀의복추구혜택과양육태도, 의복관여는모두5점리커트

척도(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로측정하 으며,

그외표본의인구통계적특성으로연령, 성별, 직업에관한

문항이포함되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를위한자료수집을위하여초등학생자녀가있는어

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수집의 효율

을높이는한편, 이지 과김진교(2006)가지적한온라인패

널표본의대표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온라인설문조사

와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 다. 최종적으로 온라인에

서 200부, 오프라인에서 150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모

두분석에활용하 다. 초등학생자녀만있는응답자는전체

의 59.7%로중고등학생자녀도있는응답자(16.3%)나 초등

학생 자녀 외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24.0%)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 다. 응답자의 대부분(62.3%)은 전업

주부로, 그외에사무직(18.3%), 판매및서비스직(4.9%), 교

육및연구직(4.6%), 전문직(1.4%) 등에종사하고있었다. 연

구가설의검증을위하여SPSS 15.0 평가판을활용한탐색적

요인분석, 중회귀분석, 군집분석, 기술적 통계분석 등을 실

시하 다.

Ⅳ. 연구결과및논의

1. 자녀의복 추구혜택의 하위차원

어머니가 자녀의 의복에서 추구하는 혜택이 어떤 차원으

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45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Varimax 회전에의한주성분분석을활용한탐색적요인분

석을실시하 다. Nunnally(1978, p. 292)가제시한요인분

석의정제화기준에따라요인부하량이 0.5 이하로낮은문

항을제거하여요인분석의설명력및모형의적합도를높이

고자하 으며, 각요인에상호배타적이지못한문항들을반

복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 1>과 같이

36 문항이 8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추출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분류했던추구혜택중아이가가지는고유의특성과관

련된 개성추구와 자기표현이 하나의 차원으로 도출되어 개

성 및 표현 추구라 명명하 으며, 미적인 특성과 관련된 심

미성추구와유행추구역시하나의차원으로도출되어심미

성및유행추구라명명하 다. 이외에집단소속감추구, 사

회지위추구, 기능성추구, 무난함추구, 비난회피추구, 경제

가치 추구가 도출되었다. 이들은 자녀의복 추구혜택의

67.52%를설명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8가지 추구혜택은 아동 자신이 추구

하는의복혜택을확인한김미선외(2003)의 연구에서도출

된요인(유행및관심, 동조성, 상표및품질, 가격추구)과비

교해볼때훨씬세분화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성

인의의복추구혜택에대한연구결과와비교할때, 체형보

완이나이성의관심유도차원이전혀나타나지않는특징이

있는데,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성적 매력을 성숙한

성인이 의복이나 외모에서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하고 자녀

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Klepp과

Storm-Mathisen(2005)의연구결과로설명할수있을것이

다. 그러나청소년의의복추구혜택에관해살펴본조선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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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애란(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체 모습 향상 요인과 이

성의관심유도요인이주요한차원으로도출된것을미루어

볼때아동이생각하는추구혜택은학년이올라가면서부모

의자녀의복추구혜택과점점차이를보일것임을예상할수

있다.

어머니가 아동기 자녀의 의복에서 어떠한 혜택을 중요하

게생각하는지확인하기위해의복혜택차원별로평균값을

구하 다. 비교 결과, 기능성 추구(4.52)와 무난함 추구

(4.02)가 가장높게나타나, 어머니의자녀의복추구혜택중

가장중요한기준임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는비난회

피(3.96), 경제가치(3.59), 심미성및유행(3.41), 개성및표현

(3.19), 집단소속감(3.14)의순으로추구혜택이높았고, 사회

지위 추구의 평균값은 2.90으로, 자녀의 옷이 신분 및 생활

수준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는 어머니가 자녀의복을 구매

하거나 평가할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2. 양육태도가 자녀의복 추구혜택에 미치는 향

양육태도의 향을살펴보기에앞서아동기자녀를둔어

머니들의 전반적인 양육태도를 살펴보았다. 네 가지 양육태

도의평균값을비교한결과, 애정적양육태도가3.76으로가

장높게나타났으며, 통제적양육태도(3.65), 자율적양육태

도(3.38), 거부적양육태도(3.23)의순으로확인되었다. 따라

서초등학생자녀를둔어머니는자녀에대해관심과사랑을

표현하는태도를보이는경향이높은한편, 엄격하게통제하

려는경향도높음을알수있다.

양육태도가 자녀의복 추구혜택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위해자녀의복추구혜택의각차원을종속변수로두고네가

요인
문항 요인 고유값분산

신뢰도
(우리아이의옷은...) 부하량 누적분산

아이만의개성이드러나야한다. 0.807

개성
다른아이들이덜입어서희소성이있어야한다. 0.723

및
다른학교아이들이입는옷과는달라서희소성이있어야한다. 0.698 10.141

표현
다른사람들의관심을끌수있어야한다. 0.688 28.17% 0.884

추구
나와아이의자존심을높일수있어야한다. 0.644 28.17%
아이의성격이나이미지를잘반 할수있어야한다. 0.618
아이의자아가표현되어야한다. 0.615

아이가다니는학교만의개성이드러나야한다. 0.803

집단
학교의성격이나이미지를잘반 할수있어야한다. 0.764

4.452
소속감

부모인내가속한집단원들의기준에맞는옷이어야한다. 0.713
12.37% 0.758

추구
아이가속한집단원들의기준에맞는옷이어야한다. 0.674

40.54%부모인내가속해있거나속하기원하는계층의사람들이입는옷과같은수준이어야한다. 0.646
아이가속해있거나속하기원하는계층의사람들이입는옷과같은수준이어야한다. 0.595

세련되게보여야한다. 0.770
심미성 아름답게보여야한다. 0.700

2.218및 다른사람들이볼때옷잘입는아이처럼보이게할수있어야한다. 0.662
6.16% 0.862유행 유행에뒤쳐지지않아야한다. 0.617
46.70%추구 유행의변화에따라변화를줄수있어야한다. 0.585

패셔너블한이미지를주는옷이어야한다. 0.517

사회
부모인나의사회적신분을보여주어야한다. 0.843

1.921
지위

우리아이의사회적신분을보여주어야한다. 0.819
5.34% 0.906

추구
부모인나의생활수준을나타낼수있어야한다. 0.768

52.03%우리아이의생활수준을나타낼수있어야한다. 0.758

활동하기에편해야한다. 0.813
1.678기능성 착용감이좋아야한다. 0.765
4.66% 0.819추구 세탁이나보관등관리하기에편해야한다. 0.745
56.70%품질이좋아야한다. 0.601

무난함
점잖아보여야한다. 0.780 1.471

추구
단정해보여야한다. 0.734 4.09% 0.683
튀지않고무난해보여야한다. 0.647 60.78%

비난
부모인내가다른사람의비난을받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0.665

1.377
회피

아이가다른사람의비난을받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0.594
3.83% 0.700

추구 64.61%

경제
가격이낮아야한다. 0.888

1.049
가치

저렴하게살수있어야한다. 0.882
2.91% 0.841

추구 67.52%

<표 1> 자녀의복 추구혜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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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추구

혜택별로유의한 향력을보인양육태도차원을 <표 2>로

정리하 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육태도는 자녀

의복추구혜택의전차원에유의한 향을미쳤으며, 이로써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추구혜택에 대한 양육

태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기능성 추구, 무난함 추구를 제

외하고는매우낮은편이었다.

사회지위 추구는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에 모

두 향을 받았는데, 거부적 양육태도의 향이 가장 컸고,

애정적양육태도, 통제적양육태도순이었다. 통제적양육태

도는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규율을

중시하고 자녀의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할수록 자녀의 의복

에서사회지위를추구하고자하는정도는약해짐을알수있

었다. 부모의아동의복추구혜택중개성및표현추구와집

단소속감 추구, 비난회피 추구는 각각 애정적 양육태도, 거

부적양육태도, 통제적양육태도의단일요인에만 향을받

았으며, 양육태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이 매우 적은 편이

었다. 반면, 기능성추구요인과무난함추구요인은통제적

양육태도의 단일 차원에 의한 향만이 나타났으나, 양육태

도로설명할수있는비율은오히려다른추구혜택보다높은

편이었다.

양육태도 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애정을 표현하며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가질수록, 자녀

의의복에서아이의개성및표현, 심미성, 사회지위를추구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양육

을 부담스러워 할수록 집단소속감, 경제가치를 추구하는 경

향이 높았으며, 이 경우에도 애정적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심미성과 사회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생활을 제한하고 엄격하게 통제할수록 비난회피, 기

능성, 무난함, 경제가치를추구하는경향이높은반면, 사회

지위를추구하는경향은낮았다. 그러나자녀의독자적인행

동을 허용하는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복의 어떤 추구혜

택에도유의한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자녀 의복

에대해개성및표현추구성향이크고, 심미성및유행추

구경향이강하며, 사회지위추구성향이높은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동조성과 사회지위와 경제가치 추구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

도가강할수록자녀의복에서기능성, 품위, 사회적인정, 경

제가치를추구하는반면, 사회지위추구성향은줄어듦을알

수있다.

3. 의복관여에 따른 학부모 유형화

의복관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의복관여의

하위차원을살펴보고이에따라학부모를유형화할필요가

있었다. 먼저, 의복관여의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복관여를 묻는 20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Varimax 회전에의한주성분분석을이용하여

최종적으로 14 문항으로 구성된 3개 요인을 도출하 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의복관여요인은유행성, 쾌락성, 상

징성으로구분하 으며, 전체분산의63.29%를설명하 다.

이는의복관여도의요인으로즐거움, 상징성, 유행이도출된

홍금희와강혜리(2003)의연구결과와매우유사하다. 상징성

요인은 김주현과 이은 (2007) 연구의 상징성 요인과 상표

요인에 해당되는 일부 문항들이 단일차원으로 추출된 것이

었으나, 요인부하량이높은문항들을고려하여‘상징성’이라

명명하 다.

요인분석을통해도출된의복관여3개하위차원을기준으

요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수정된

F
(자녀의복추구혜택) (양육태도) R2

개성및표현추구 애정적양육태도 0.235 3.557*** 0.029 3.572**

집단소속감추구 거부적양육태도 0.132 2.168* 0.035 4.186**

심미성및유행추구
애정적양육태도 0.160 2.434*

0.041 4.712***거부적양육태도 0.149 2.457*

애정적양육태도 0.150 2.274*
사회지위추구 거부적양육태도 0.190 3.111** 0.033 3.995**

통제적양육태도 -0.124 -2.068*

기능성추구 통제적양육태도 0.321 5.648*** 0.136 14.738***

무난함추구 통제적양육태도 0.348 6.089*** 0.128 13.855***

비난회피추구 통제적양육태도 0.209 3.500*** 0.051 5.656***

경제가치추구
거부적양육태도 0.160 2.675**

0.072 7.803***통제적양육태도 0.199 3.382***

*p ≤ .05. **p ≤ .01. ***p ≤ .001.

<표 2> 양육태도가 자녀의복 추구혜택에 미치는 향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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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유형화할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위해, 선행연구결과의집단수들과연구자의예상

을고려하여 2, 3, 4개집단으로분석한결과, 3개의집단으

로유형화하는것이가장적합함을확인하 다. 집단의특성

을살펴보기위해Duncan test로사후검정한결과, 전요인

에대해세집단간유의차가나타났다<표4>. 집단 1은유행

성, 쾌락성, 상징성의전요인에서높은점수를보여‘고관여

집단’으로명명하 고, 집단 3은모든요인에서낮은점수를

보여‘저관여 집단’으로 명명하 다. 집단 2는 모든 요인의

점수가집단1과집단3 사이 으므로, ‘중관여집단’으로명

명하 다. 세개의의복관여차원별로모든요인의평균점수

가집단 1, 2, 3의순으로나타난것은의복관여차원이여러

요인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유형화 분석 시, 고/

저의수준차로분류되는임경복(2006)의결과와일치한다고

하겠다.

4. 양육태도가 자녀의복 추구혜택에 미치는 향에 대한

어머니 의복관여의 조절효과

양육태도가 자녀의복 추구혜택에 미치는 향이 어머니

의복관여에따라어떠한차이가있는지조절효과를확인하

기위해서자녀의복추구혜택과양육태도간경로모형을비

교하 다. 이를 위해 어머니 의복관여 집단 별로 자녀의복

추구혜택의각차원을종속변수로두고네가지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어머니 의복관여

의 조절효과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의복관여에 따라 유

형화된집단중고관여집단과저관여집단만을비교하 다.

분석결과는<표5>에나타난바와같이관여집단에따라유

의한 향을미치는양육태도차원에차이가있었으며, 양육

태도의 향을받는자녀의복추구혜택도집단에따라차이

가있었다. 의복관여조절효과에의한차이를시각적으로확

인하기위하여, 의복관여집단별로양육태도가자녀의복추

구혜택에미치는 향의경로모형을검토하 다. 그결과, <

그림 2>에서제시된바와같이각집단별경로차이가확연

히드러나가설2가지지됨을확인할수있었다. 관여집단에

따라 양육태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고관여 집단의 설명력

은 대체로 낮은 반면, 저관여 집단의 설명력은 비교적 높은

편임을알수있었다. 이는의복에대해낮은관여를보일수

록자신의양육태도에따라자녀의복에서추구하고자하는

혜택을 지각하지만, 의복에 높은 관여를 보일수록 자녀의복

추구혜택에양육태도외에다른요인의 향이많이작용한

다고볼수있다.

자녀의복추구혜택의측면에서두집단간차이를비교해

보면, 자녀의복추구혜택중개성및표현추구, 집단소속감

추구, 심미성 및 유행 추구에 대한 양육태도의 향은 저관

여집단에서만발견되었다. 또한저관여집단에속한어머니

들은 자녀 양육에 애정적 태도를 취할수록 개성 및 표현 추

구성향이나, 집단소속감추구성향, 심미성및유행추구성

향이 강하며, 자율적 태도를 취할수록 이러한 혜택의 추구

성향이 약함을 확인하 다. 반면, 기능성 추구 차원과 경제

가치추구차원은고관여와저관여의모든집단에서양육태

도의 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 유의한 향을미치는

양육태도요인에는집단별로차이가있었다. 기능성추구의

요인 문항
요인 고유값분산

신뢰도
부하량 누적분산

유행에맞추어옷을입는다는것은나에게중요한일이다. 0.860
나는어떤한옷이유행인가늘관심을갖는다. 0.811 6.041

유행성 유행은늘변화하기때문에그새로움이내게기쁨을느끼게한다. 0.797 43.15% 0.881
나는옷을살때유행이어떤지신경을쓴다. 0.740 43.15%
나는옷에관련된많은일에흥미를느낀다. 0.605

옷은나자신을표현하는가장중요한방법중의하나이다. 0.686
다른사람의나의옷차림에대해칭찬할때큰즐거움을느낀다. 0.685 1.562

쾌락성 나는옷은그사람의미적감각을나타낸다고생각한다. 0.681 11.16% 0.835
다른사람들이나를평가할때나의옷차림을중요시한다고본다. 0.671 54.31%
멋있는옷은나에게즐거움을준다. 0.647

나는옷이그사람의생활수준을나타낸다고생각한다. 0.794 1.257
상징성 나는옷이그사람의신분을나타낸다고생각한다. 0.784 8.98% 0.735

내가잘모르는상표보다는유명상표의옷을구입한다. 0.575 63.29%

<표 3> 의복관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집단 1 집단 2 집단 3 분산분석
(n = 143) (n = 155) (n = 52) F

유행성 3.86a 3.04b 2.03c 219.841***
쾌락성 4.16a 3.78b 2.81c 106.174***
상징성 3.85a 3.11b 2.26c 40.621***

집단명 고관여 중관여 저관여

주주..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기

*p ≤ .05. **p ≤ .01. ***p ≤ .001.

<표 4> 의복관여에 의한 어머니 집단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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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관여 집단에서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정적인 향을

미쳤으나, 저관여 집단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정적인

향을 미쳤다. 이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

녀를엄격하게대하는성향이강할수록자녀의옷이편한지,

품질이좋은지, 관리하기좋은지를중요하게살펴보는반면,

의복에대한관심이낮은어머니들은자녀를사랑으로대하

는성향이강할수록자녀의옷에서기능성을중요하게추구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가치 추구의 경우, 고관여 집단에서

는거부적양육태도가정적인 향을미쳤으나, 저관여집단

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정적인 향을 미쳤다. 일반적으

로의복관심이높은소비자들이경제적가치를덜중요하게

생각함을 고려하면, 의복관여가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 관심

이적을수록자녀의복에서싼가격을중시한다는결과는자

녀의의복에대해서는신경을쓰지않고본인의의복소비에

더투자하고자함으로이해할수있다.

어머니의 의복관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양육태도의 향

과비교하면, 의복관여의조절효과는더욱분명해진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복추구혜택중어떤차원에도 향을미치지않았다.

그러나의복관여도를반 하자두집단에서모두유의한

향을발견할수있었다. 의복관여가높은집단에서는자율적

양육태도는 사회지위 추구에 정적인 향을 미쳤으며, 의복

관여가 낮은 집단에서는 부적인 향만이 확인되었는데, 어

머니가자율적양육태도를취할수록자녀의복에대한개성

및표현추구, 집단소속감추구, 심미성및유행추구의경향

이낮게나타났다.

가장 많은 의복 혜택에 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역시 어

머니의의복관여도에따라차이가있었다. 고관여집단에서

는통제적양육태도가가장다양한의복추구혜택과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저관여 집단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수정된
F

(자녀의복추구혜택) (양육태도) R2

사회지위추구
자율적양육태도 0.194 2.119*

0.058 3.193*
고관여

통제적양육태도 -0.260 -2.795**

집단
기능성추구 통제적양육태도 0.362 4.136*** 0.166 8.071***

무난함추구 통제적양육태도 0.224 2.392* 0.052 2.951*

경제적가치추구 거부적양육태도 0.187 1.988* 0.043 2.578*

개성및표현추구
애정적양육태도 0.547 3.314**

0.252 5.296***자율적양육태도 -0.539 -3.798***

집단소속감추구
애정적양육태도 0.471 2.643*

0.129 2.883*저관여 자율적양육태도 -0.423 -2.765**

집단
심미성및유행추구

애정적양육태도 0.431 2.439*
0.143 3.127*자율적양육태도 -0.459 -3.024**

기능성추구 애정적양육태도 0.365 2.056* 0.136 3.003*

경제적가치추구 애정적양육태도 0.369 2.248* 0.260 5.474***

*p ≤ .05. **p ≤ .01. ***p ≤ .001.

<표 5> 양육태도가 자녀의복 추구혜택에 미치는 향에 대한 의복관여 집단 별 중회귀분석 결과

<그림 2> 어머니 의복관여 집단에 따른 양육태도-자녀의복 추구혜택 경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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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양육태도가가장다양한의복추구혜택과유의한관계

가있었다. 이를통해의복관심이높은어머니는부정적양

육태도 성향에 따라 자녀의복에 대한 추구혜택이 좌우되는

반면, 의복 관심이 낮은 어머니는 긍정적 양육태도 성향에

따라 자녀의복에 대한 추구혜택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추구혜택에 대한 향력을 비교하면, 의복관

여에따른차이는더욱분명해진다. 고관여집단에서는통제

적양육태도의 향이두드러졌는데, 그중에서도기능성추

구와무난함추구에대한 향력이큰편이었다. 반면, 저관

여집단에서가장여러추구혜택과관련이있었던애정적양

육태도는기능성추구보다는개성및표현추구, 집단소속감

추구, 심미성및유행추구에대한 향력이컸다. 이는어머

니의의복관여도의조절효과에대해시사하는바가크다. 자

신의 패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낮은 어머니라도,

자녀에 대한 애정적 태도가 높으면, 자녀 의복에 대해서는

아이의 개성이 드러나는지, 유행이나 주변 친구들의 기준에

적합한지, 예쁜지등감각적이고감정적인기준으로자녀옷

을 평가하고 구매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높은편인어머니라도, 자녀에대한태도가통제적인

경우, 감각적인혜택외에자녀의옷이단정한지, 편한지등

의실용적인혜택을중요하게생각함을알수있다.

Ⅴ. 결론및제언

본연구는아동복시장의소비자및구매기준을분석하기

위해 실구매자인 부모의 관점으로 추구혜택을 살펴보고자

하 다. 자녀 의복에 대한 부모의 추구혜택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옷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모두 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 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양육태도의 직접적

인 향과 이에 작용하는 의복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

았다.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

는다음과같다.

첫째, 아동기 자녀의복에 대한 부모의 추구혜택은 8가지

차원, 즉개성및표현추구, 집단소속감추구, 심미성및유

행추구, 사회지위추구, 기능성추구, 무난함추구, 비난회피

추구, 경제가치추구로구성되었다. 각각의추구혜택은부모

의양육태도에 향을받았는데, 자녀의복에대한부모의추

구혜택중양육태도에의한설명력이가장높은것은기능성

추구와 무난함 추구 다. 둘째, 어머니를 의복관여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관여 수준에 따라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

단으로분류할수있었으며, 의복관여집단에따라자녀의복

추구혜택에 대한 양육태도의 향에 차이가 있었다. 고관여

집단에서는 통제적 양육태도의 향이 가장 분명했으며, 저

관여 집단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의 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부모는양육태도에따라아동기자녀의의복에서특정

한 혜택을 추구하게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자신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의복에 대한 태도는 별개일 수 있으며,

이는 양육태도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점이다. 의복관여도가

높은사람은통제적양육태도에의해자녀의복에대한별도

의평가기준을가지게되며그결과, 기능성추구와무난함

추구가 달라지고, 의복관여도가낮은 사람은 애정적 양육태

도에 의해 자녀 의복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가지게 되

어개성및표현추구와심미성및유행추구등이달라지는

것이다.

부모의 자녀의복 선택에 관련된 본 연구 결과는 아동복

판매단계에서활용도가가장높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실제 구매자인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부모 자신의 의복

관여도에 따라 추구혜택이 달라지므로, 부모 특성을 고려

하여 그들이 원하는 추구혜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들은 일반적으로, 패션에

대한관심이높아 보이는부모소비자들에게는 감성적으로

어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

중에서도 자녀에게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기능성

이나 단정함과 같은 실용적인 혜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

하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때 구매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낮은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강하면 자녀

의복에서 유행성이나 개성 및 표현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

문에, 패션 관심이 낮아 보이는 소비자라도 아동복의 감각

적인특성을돋보이게하여구매가능성을높일수있는것

이다.

본연구는아동복에대한부모의선택기준에 향을미치

는요소로아동과의복에대한기본적인태도인양육태도와

의복관여를활용하 다. 현재아동복시장에대한연구가활

성화되지 않은 만큼, 아동의 아동복 소비 및 부모의 아동복

구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매와관련된행동및태도에대한연구는아동복시

장의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지속적인

관심을가지고다루어져야할분야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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