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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shion innovativeness and national

identity on Korean clothing benefits sought, style preferences, and purchase intention. The subjects were

765 male and female consumers who were residents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Scheffe test,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ere five Korean clothing benefits sought: impression improvement/fashion orientation, national

pride, individuality, brand, and comfort. Korean style preferences had four factors of daring/showy,

active/simple, elegant, and sophisticated images.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y

fashion innovativeness and national indentity. The three groups were different in regard to Korean clothing

benefits sought, Korean style preferences, and purchase intention. For example, the consumers who had a

high fashion innovativeness sought benefits of impression improvement, individuality, and brand name.

Also, they preferred daring/showy, elegant, and sophisticated images. In the meanwhile the consumers who

had a high national identity sought benefits of national pride, comfort, and impression improvement. Also,

they preferred an active/simple style and had an intention to purchase the clothing with Korean image.

Key Words: Fashion innovativeness( 행 신 ), National identity(민족 체 ), Korean clothing benefits
sought( 국  이미지 추구 택), Preferences in Korean image style ( 국  이미지 스타일 
)

※ 이 논  2009 도 건국  진 연구  지원에  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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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1990  우리나라 자이  국  진출

이 본격 면  국 인 미에  심이 고

조 고 있다. 근 국 인  에 지 

상과 맞  천연소재, 고 , 개  가 

드러지며 개 과 신  가 를 시 는 소

자 트 드  목이 고 있다. 국  시

를 맞이 여 국  경 , 스포 , 산업 등

에  그 역량  보여 주고 있 며 자이 들도 

자신  독특  자인  통 여 국 인 

미를 며, 계시장에 알리고자 고 있

다.1) 특히 통시장 개 과 불어 가격경쟁  

 트 드를 모  갖춘 벌  랜드들  

시장공략이 가속 는 가운데 계시장  겨

냥  경쟁  있는 상품개 이 실 며, 랜드 

차별  법  우리 고  국 인 자

인 개 이 요 게 었다.2)3)

재 국내 자인산업  국  이미지를 

자인  요  모티  사용 고 있 며, 국

 이미지, 미 식  주   연구가 

계에 도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캐

주얼 랜드는 2000  이후 국 이미지

 용 사  공 인 실  거 도 

며, 국  이미지를 통해 랜드이미지를 차별

시키고 고양시키고자 는 노  고 있다.

국  시 에 맞추어  요 과 국

 랜드  요 이 는 것에 여 실

 이를 국내 소 자시장에 용시킨 연구는 

매우 드 다. 국내외  국 인 것에  

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국  이미지를 

이용  상품 개 이 요 며, 랜드  차별

 개 가 실  요즘 랜드에  국

 이미지를 극  용 는 것이 요

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 소 자들이 국  이미지  

품에  추구 는 택  엇이며, 어떤 

이미지  복  는지를 알아보고 소

자들  행 신 과 민족 체 이 국  이미

지  추구 택과 자인 에 어떤 향  미

는지를 알아보고자 다. 행 도자들  

행  시키는 과 에  결 인 역  

는 사람 , 새 운 스타일  직  구매 는 

동시에 타 소 자  채택  자극 는 역  

다. 소 자  행 신  새 운 품  공

과 직결 므  소 자  행 신 에 라 

국 이미지  자인 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는 것  요 다.  민족 체

 민족 통 , 동질 , 애국심  포함 는 

개 ,4) 소 자들  국에  민족 체

 국  이미지  자인 에 향  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소 자들이 국

 이미지  품에  추구 는 택  

엇인지, 행 신 과 민족 체 이 국  이

미지  복 에 미 는 향  본 연구는 

매우 부족  실  이에  연구를 통 여 

국  이미지  자인개 과 마  략에 

도움  주고자 다.

본 연구  구체 인 목  다 과 같다. 첫

째, 행 신 과 민족 체 에 라 소 자 집

단  분 다. 째,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미지  복 ( 복 추구

택, 스타일 , 착용   구입 도) 차이

를 알아본다. 째, 행 신 과 민족 체  집

단 간 인구통계  특  차이를 알아본다.

II. 론적 경

1. 행 신

신  개인이 새 운 것  지각 는 개

, 행, 사  채택 고 용 는 데 있어  

상  다른 구 원보다 르게 채택 는 

도를 말 다.5) 행 신 이란 행과 에 있

어  신  상품  용 는 도를 말 며,

일  행 신자는 남들보다 에 

심이 많고, 상  남들보다  새 운 

품  구매 여 품 구매자들에게 향

 끼 는 사람들이다.6) Rogers는 행 도  

신 과 견 도  2가지 차원  구분

는데,  변 지향 인 사회에 는  개인

이 신 과 견 도   가지를 동시에 가지

는 경향이 크다고 다.7)

그간 에 는 행 도자가 차지 는 

역 이 요  에 많  연구를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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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8)는 여자 생  상  행 도

과 복구매 사 결 과 에 여 연구

는데, 여 생  행 신 이 높  자신  

택에 만족 는 경향이 있다고 다.

 이 9)  여 생  상  행 도 과 

쇼 특 에 해 연구 는데, 행 도

이 높  집단일  쾌락 인 동 에 여 쇼

 즐 고 지속 인 보탐색  많이 고,

그  인해 충동구매  경험  이어질 이 

높다고 다. 송명  황진 10)  행 도

에 라 소 자 집단  분 여,  집단 간 

행인  쇼 몰  험지각과 구매행동에  

차이가 나타남  주여 주었다. 특히 행 신

과 행 견 도 이 높  행이 도자는 

행인  쇼 몰  험지각이 가장 었

며, 택  품/쇼 몰 인지도, 불/

스, 가격  시 고, 행인  쇼 몰에 

해 타 집단보다 불만족 는 도가 낮  것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 자  행 신 에 라 국

 이미지  복 가 달라지는 것  알아보

고자 는데 행 신자는 지속  새 운 

스타일  시도 여 차별  추구 며 새 운 

스타일  달자이다. 신 인 소 자들  늘 

새 운 것  찾는 사람  새롭게 부각 는 

국  이미지  품에 해 심  가질 

 있 며 국  이미지  상품에  차

별 인 욕구가 있다고   있다. 새 운 품

 산시키는데 행 신 이 높  소 자들

 시각  시효과는 마 에  요  역

 므 ,11) 새롭게 국  이미지를 개

는 이 에 행 신 이 높  소 자들  국

 이미지  품에  엇  추구 며 어

떤 스타일  는지 알아보는 것이 요

다.

2. 민족정체

민족 체   가 그것  특  인

고 인 는 것이라고   있 며, 민족

체  신 체계, 민족 통 , 동질 , 애국

심  구 다.12)13) 신 체계는 종   

자연 인 신 이  참여   결속

 진시  독특  민족 체 에 향  미

고,14) 민족 통  역사  사건  인 과 연

 지어 고 고 특  역사  식이 나

타나는 것  말 다.15) 동질   국가 

안에 존재 는 많  에  것   

국가 안에 가 많  경우 그 국가  민

족 체 이 약  미 다. 를 들면 미

국사회  많  인종  는 미국  민족

체  약 시키는 면 단일민족 국가인 

국과 일본  민족 체 이 높게 나타난다.16) 애

국심  본국     상 를 

평가 는 경향이다. 소 자  애국심  입

산 품  구매  입산 품 품질에  평

가, 개 에 해 부 인 향  미 다.17)

Keillor  Hult18)는 미국, 스웨덴, 시 , 일

본, 콩 5개국 간 민족 체  차이에  연

구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민족 통  요인

과 동질  요인, 신 체계 요인이 높게 나

타나 민족 체 이 가장 높  것  나타났

며 면에 스웨덴  경우 모든 요인들이 가장 

낮게 나타나 민족 체 이 가장 낮  것  나

타났다고 다. 이러  결과는 해외시장 근 

략에 사용   있는데, 를 들어 해외 업

이 미국 시장에 진입 고자   민족 체 이 

높게 나타난 사실  악 여 자사 랜드  이

미지를 미국  통 과 동일  불러일

키는 마  략이 요함  알 다.

국  체  통  자연미, 소

미, 풍 미라고   있 며,19) 택 20)는 

국 통  체  ‘ '이라고 다. 이

 여 민 21)  지속  동

 국  체  들었고 그 체  

탕에는 열 이 있  토 다. 조재 22)  

우리나라 국민  민족 체 이 고효과에 미

는 향에  고모델이 외국인인 경우보다 

국인인 경우 민족 체 이 고효과에 

인 향  미 다고 다.

 연구들에  듯이 민족 체  

자국에  자부심  자국  랜드를 애용

게 는 요  변 가   있다. 소 자들

 민족 체 이 높  소 자들  그들  

민족 체  고 국  자부심  드러

내는 랜드나 상품   것이며 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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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민족 체  국  이미지  복 

에 향  미  것  보인다. 라  소 자

들  민족 체 에 라 국  이미지  복

에  추구 는 택  엇인지 어떤 스타일  

국  이미지를 는지 알아보는 것  

요 다.

3. 복 택

추구 택  소 자들이 품  속 에 

여 주  원 는 보상 ,23) 추구 택

 통 여 소 자가 내면에 원 는 품에  

요구  충족 지 못  욕구를 악   있어 

품  포지 닝에 용   있다.24)

복추구 택에  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 , 심리  속  포함  다양  추구 택

에  많  연구들이 진행 어 다. 미국  

여  상   추구 택  연구  Shim과 

Bickle25)  자 향상, 사회  신, 매 /여

스러움, 행 , 능 /편안함, 역  상징, 체

결 보안, 개 ,  9가지 추구 택 차

원  다. 국내  추구 택에  연구  

미 과 이 ,26) 희 과 고애란,27) 안소  

외,28) 황진 29) 등 다양  많  연구들이 있는데

체  복추구 택  신분상징 , 행

, 실용 , 경 , 랜드 지향, 개 , 인상향

상, 체 보 , 편안함 추구  차원  다.

근 일 인 복추구 택 이외에 특  복

종이나 소재에 른 구체 인 추구 택에  

연구가 나타나고 있 며, 특  소 자 상 

별  추구 택  조사 는 연구들이 등장 고 

있다.  남미우  재만30)  천연염색 

품에  추구 택 요인  심미 추구, 개

추구, 경추구, 안락감추구, 품질추구, 심리

 안 감추구 요인들  도출 여 집단  나  

뒤 통과  변 들과  계를 살펴본 결

과, 경 추구 집단이 통복식과 통 인 

스타일, 복  자랑스럽게 생각 는 통 식

에  심, 통/천연염색에  인지도,

통/천연염색 품에  심이 가장 높게 나

타난다고 다. 병  외31)는 아복  상

 경 속  소 자  추구 택

는 행추구, 랜드추구, 능 추구, 개 추구 

 경  추구 택 요인이 있다고 다.

4. 한 적 미지 

국 인 아름다움  통 에  찾아 볼 

 있는데 자연  존 고 용 는 자연에

 과 종  리  신 인 계  맥  

같이 다. 이에 라 다  자들  국

인 미를 자연주  미  고 있다.32)33)

국  이미지는 크게 색, 소재, 양  그 

특징  말   있는데  국 인 색  흰

색  이는 국인  신 계  생 양식  

지 했   사고 식  인간 인 감

 억  것과 이 있다.34) 그러나 이

 조  채색  상징   국  색

채  특징  보여주는데 원색  함  개

 나타내 색  이  구조를 보여 다.35)

소재에  국  미  특   미,

푸새  미, 다듬이  미  구 며,36) 국 

양  소재는 자연  상   것이 가장 많

며 자를 통 여 상징 거나 추상 인 것

이 있는데,37) 국 인 통 양 이미지는 짐승,

조 , 곤충, , 양 등  분   

있고, 미 는 에 라 자연 상, 상, 다산,

장 , 출 , 부귀, 가내평안 등  상징 는 것

 구분해 볼  있다.38)

국  이미지 에  조사를 보면, 국

가 이미지 조사에  국  이미지  태극이 가

장 많이 연상 었 며, 국  외  잘 

나타낼  있는 상징 는 우리  통 상인 

복이 나타났 며, 국  이미지를 외

 잘   있는 색  빨강과 랑 등  

나타났다.39)

 국  이미지에  행연구들  

부분 국  색채, 소재, 양 등에  구체

인 자인 요소에  사  주  이루어 는

데 직  소 자를 상  보다 궁극  차원인 

국  이미지에  소 자가 추구 는 택에 

 연구가 부족  실 이다.  국  이

미지  자인 나 스타일 에 향  미

는 변  연구가 부족 여 이에  연구를 

는 것이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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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절차

1. 연 문제

첫째, 행 신 과 민족 체 에 라 소

자 집단  나 다.

째,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미지  복 ( 복추구 택, 스타일 

, 착용   구입 도)  차이를 알아본다.

째,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인구

통계  특  차이를 알아본다.

2. 연 상  료수집

본 연구는 울  도권에 거주 는 20 -

50  인 남 를 상  며 별 연

별  임 본 집 법  이용 여 자료

집  다.  지 800부를 부 여 효

 지 765부를 분 에 사용 다.

본에  인구통계  특  살펴보면 연

 20 가 212명(27.7%)  가장 많았 며,

30  201명(26.3%), 40  182명(23.8%), 50  165

명(21.6%)  나타났다. 별  여  421명

(55%), 남  344명(45%)이었 며,   

졸업이 363명(47.5%)  가장 많았고, 고등  

졸업 184명(24.1%),  재  83명(10.8%),

원 졸업 74명(9.7%), 원 재  46명(6.0%)

 나타났다. 직업  직 221명(28.9%)이 

가장 많았 며, 사 직 143명(18.7%), (원)생 

109명(14.2%), 매/ 스직 108명(14.1%), 업

주부 94명(12.3%)  나타났다. 울시에  

조사  직업 분포  2010  1월 통계자료에 

면 , 행 , 리자는 29.7%, 스,

매종사자는 26.3%, 능, 계조작, 조립 종사

자는 15.0%, 타 단 종사자는 11.4%  나타났

는데40) 본 연구  경우 울  직업분포  

여 직 종사자 이 사 고, 스/

매직이나 사 직  이  편이나 이는 본 

연구에  생이나 업주부를 포함 여 다양

  소 자를 상   보

인다. 입  700만원 이상이 151명(19.7%)  

가장 많았 며,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10명(14.4%),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93명

(12.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4명(16.2%)

  소득이 고르게 분포

나 고소득자  이 높  편이었다. 통계청  

2010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 자료를 살펴보

면,  7.7% 증가  3 5십5만원  나

타났 며, 상  10% 가구  월평균 소득  1,000

만원  어  고소득  증가가 드러  

본 연구  결과도 이를 다고   있

다.41)42)

3. 측정도

본 연구  도구는 행연구에  사용  

항  , 보 여 구 다.

행 신  이 연, 이 ,43) 조 44)  

연구에  사용  항  , 보 여  7

항  ‘  그 지 않다’에 1 , ‘매우 그 다’에 

5  주어 5  리커트 척도를 사용 여 

다. 항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새 운 

행에 해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새  나

 스타일  구입 여 입어 보는 일  즐 다”

를 포함 며  7 항  합산 고, 신뢰

도는 Cronbach alpha가 0.914  나타났다.

민족 체  Keillor & Hult45)  조재 46)  

연구에  사용  항  , 보 여  7

항  5  리커트 척도  다. 항  

“지난 역사를 소 히 여 는 것  우리 국인

들  강 이다”  “우리는 국인이라는 체

 자랑스러워 다”를 포함 며  7 항  

합산 고,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0.815  

나타났다.

국  이미지  복추구 택  복추구

택에  행연구47)48)49)를 본  고,

국  이미지  개   항  추가 고,

근 국인  자부심이나 민족  요 에 

 인식이 부각 는 것 50)51) 포함 여 국  

이미지  복에  민족  자부심  추구 고

자 는 택  포함 여 다.  19

항  5  척도  다.

국  이미지  스타일 는 행연구52)53)54)55)

에  사용  항  , 보 여 5  리커트 

척도   15 항  다.

국  이미지  복 착용   구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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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도(명) 분 (%)

별
남 344 45.0

421 55.0

나이

20 212 27.7

30 201 26.3

40 182 23.8

50 165 21.6

고등  졸업 이 199 26.1

 재 83 10.8

 졸업 363 47.5

원 재 46 6.0

원 졸업 74 9.7

직업

사 직 143 18.7

직 221 28.9

매/ 스직 108 14.1

(원)생 109 14.2

업주부 94 12.3

타 90 11.8

월평균가계 입

100만원 미만 24 3.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5 11.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4 16.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0 14.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0 14.4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93 12.2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59 7.7

700만원 이상 151 19.7

<표 1> 조사 상   통계학적 특

는 행연구를56) 본  추출 다. 착용

 항  국  이미지  복 착용  

는 것에  2 항  구 었 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0.797  나타났다. 구입 도는 

국  이미지  복  구입 고자 는 사

 타인권  사에  것  2 항  이

루어 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0.837  

나타났다.

4. 료 

집  자료  통계처리는 SPSS 12.0 통계

키지 그램  용 여 분 며, 요인

분 , 군집분 , ANOVA, 사후검 , 차분  

실시 다.

IV. 결과  논

1. 행 신 과 민족정체 에 따  비  

집단

행 신 과 민족 체 에 라 집단  

 여 군집분  실시  결과  군

집   고, 집단 간 행 신 과 

민족 체  차이를 분산분   Scheffe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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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집단1

n=287

집단2

n=222

집단3

n=246
F

행 신
2.106

C

3.789

A

2.988

B
1167.247

***

민족 체
3.411

C

3.541

B

3.924

A
76.305

***

집단명 심 집단 행 신  집단 민족 체  집단

***p<.001
A, B, C는 Scheffe 사후검  결과이며 다른 는  차이가 있  미 다.

<표 2> 행 신 과 민족정체 에 따  집단 

요인별 항목
요인

부 량
고 값

분산

(  분산)

요인 1: 인상향상/ 지향

ㆍ나  여 스러움(남 스러움)이   있는 국  이미지  를 

구입 고 싶다.

ㆍ나에  인상  향상시킬  있는 국  이미지  를 입고 싶다.

ㆍ내 체 이나 몸매  장  돋보이게 는 국  이미지  를 입고 

싶다.

ㆍ이 에게 매  보이는 국  이미지  를 입고 싶다.

ㆍ 지향 이라는 이미지를   있는 국  이미지  를 입고 싶다.

ㆍ나  지향 인 이미지를 지  해 신 행 스타일  국  이미지  

를 입고 싶다.

813

.811

.800

.792

.714

.589

8.171
43.008

(43.008)

요인 2: 국  자부심

ㆍ 국  이미지  를 입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 다.

ㆍ내가 국인임  보여주는 국  이미지  를 입고 싶다.

ㆍ 국  이미지  는 내가 국인이라는 자부심    있다고 

생각 다.

ㆍ남들보다 튀지 않는 난  국  이미지  를 원 다.

.832

.782

.765

.509

2.044
10.760

(53.767)

요인 3: 개

ㆍ독특  국  이미지  를 구입 고 싶다.

ㆍ많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는 다른 특이  국  이미지  를 

원 다.

ㆍ나는 국  이미지  를 착용함 써 나만  독특함  고 싶다.

.835

.775

.743

1.665
8.764

(62.531)

요인 4: 명 랜드 지향

ㆍ 자인이 사 지라도 가격이 싼 것 보다는 명상  국  이미지  

를 구입  것이다.

ㆍ이름 없는 랜드   여러 벌 보다는 명 랜드나 명 자이  국  

이미지  를 원 다.

ㆍ 이면 명 랜드라는 것이 드러나는 국  이미지  를 구입 고 

싶다.

.863

.818

.805

1.217
6.405

(68.936)

요인 5: 편안함 추구

ㆍ 국  이미지  를 구입   행보다는 신체를 편안 게 는가를 

고  것이다.

ㆍ입어  편안  국  이미지  를 다.

ㆍ나는 엇보다 편안  국  이미지  를 구입 고 싶다.

.887

.844

.576

1.071
5.634

(74.570)

<표 3> 한 적 미지 복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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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심 집단 행 신  집단 민족 체  집단 F

인상향상/ 지향
-.173

B

.164

A

.053

A
7.576***

국  자부심
-.114

B

-.055

B

.189

A
6.536

**

개
-.338

C

.315

A

.112

B
30.568

***

명 랜드 지향
-.301

C

.277

A

.078

B
23.106

***

편안함 추구
.206

A

-.323

C

.067

B
18.688

***

**p<.01, ***p<.001

A, B는 Scheffe 사후검  결과이며 다른 는  차이가 있  미 다.

<표 4> 행 신 과 민족정체  집단 간 복 택 차

통해 알아 본 결과는 <  2>  같다.

  집단 모  행 신 과 민족

체 에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집단1  다른  집단에 해 행 신 과 민

족 체 이 일 낮  집단  심 집단이

라고 명명 며, 287명  답자가 속 다.

집단2는 다른 집단에 해 행 신 이 가장 

높게 나 고 민족 체  집단3에 해 낮  

집단  행 신  집단  명명 다. 222

명  답자가 속 다. 끝  집단 3  민족

체 이 가장 높게 나 며 행 신  집

단2보다 낮게 나  민족 체  집단이라고 명명

고, 246명  답자가 속 다.

2. 행 신 과 민족정체  집단에 따  한

적 미지  복 택 

1) 한국  이미지의 의복추구 택 요인

추구 택에  각 항들이 몇 가지 요인

 분   있는가를 알아보  해 주 분 

분 과 varimax회 법에  요인분  실시

다. 고 값 1이상   5개 요인이 

추출 었 며, 각 요인별 해당 항  <  3>과 

같다.

각 요인  이름  해당 는 항 내용에 라 

요인 1  인상향상/ 지향, 요인 2는 국  

자부심, 요인 3  개 , 요인 4는 명 랜드 지

향, 요인5는 편안함 추구라고 명명 다. 요인 

1인 인상향상/ 지향  고 값이 8.171, 분산

이 43.008  나타났 며, 요인 2부  요인 5 지

 고 값  2.044부  1.071  나타났다. 각 요

인별 신뢰도인 Cronbach alpha는 요인1부  요인 

5 지 0.906, 0.837, 0.878, 0.840, 0.817  나타

났다.

이상  5가지 추구 택 요인들  행연구  

복추구 택 요인과 사 나57)58)59), 국  

이미지에  택이므  국  이미지  

복  통해 민족  자부심  느끼고자 는 추구

택 요인이 차별 어 나타났다.

2) 행 신성과 민족 체성 집단에 따른 한국

이미지의 의복추구 택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

미지  복추구 택 차이를 알아보  해 분

산분   Scheffe 검  실시 다. 그 결과 

 집단  복추구 택  요인들 모 에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4).

 복추구 택 요인  인상향상/ 지

향 요인에  행 신  집단과 민족 체 집

단  심집단에 해 국  이미지  복

에  인상향상/ 지향  추구 는 것  나

타났다. 국  자부심 추구 택  민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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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타 집단들보다 국  이미지  복에

민족  자부심이 나타나는 것  원 다. 개  

추구 택에 는 행 신  집단이 국  이

미지  복에  개  가장 많이 추구 고,

그 다  민족 체 이 집단이 추구

며, 심 집단  개  가장  추구 는 것

 나타났다. 명 랜드 지향도 마찬가지  

행 신  집단이 명상  국  이미지 

복  가장 추구 며, 그 다  민족

체  집단이 추구 는 것  나타났다. 그러나 

편암함  추구는  양상  보여 심 집

단이 국  이미지  복에  편안함  가장 

많이 추구 고, 행 신  집단  가장  

추구 는 것  나타났다.

행 신  집단  국  이미지  복에

 인상이 향상 고 지향 인 것  원 며,

다른 이들과 차별 는 개  추구 고, 명

랜드에  만든 국  이미지  복  원

다는 것  알  있다. 이는 행 신 이 높  

소 자들이 자심감이 높 며 타인보다  돋보

이는 것  원 므 , 국  이미지  에

도 개 이고 명 랜드  를 통해 자신

감  지시키고 인상향상  도모 고자  

이라 해   있다. 그러나 이 집단  

국  자부심  강조 는 것  지 않고 특

히 편안함  타집단보다 추구 지 않아 복

자인과 마 에  이를 용  요가 있다.

민족 체  집단  타 집단에 해 국  이

미지  복에  자부심  느끼고 싶어 는 집

단이며 국  이미지  복에  인상이 향상

고 행 지향  추구 는 집단이다. 국  

이미지  복에  개 이나 명상 는 특별

히 시 지 않아 애국심이나 민족 자부심  고

취시키는 것이 요 리라 보인다. 행연구60)61)

는 민족 체 이 높  소 자들이 입산 품

이나 개 에 해 부 인 태도를 가진다

고 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일부 지지

는 것  민족 체 이 높  소 자들  국

 이미지  복에 요  타겟이   있

 보여 다.

심 집단  부분  복추구 택이 

조  집단  국  이미지  에  편암

함  가장 추구 며 개  가장  는 

집단  편안함이 강조  복이 요 다.

3. 행 신 과 민족정체  집단에 따  

복스타  

1) 선  스타일 요인 

국  이미지  스타일이 몇 개  차원

 분 는지 주 분 분 과 varimax회 법

에  요인분  실시 다. 고 값 1 이상

  4개 요인이 추출 었 며, 각 요인

별 해당 항  <  5>  같다.

각 요인  이름  해당 는 항 내용에 라 

요인 1  강 , 담 , 독특 ,  등  

항  포함 여 ‘ 담 고  이미지’  

명명 며, 요인 2는 동 인, 편안 , 단

 등  항  포함 여 ‘ 동 이고 단  

이미지’  명명 다. 요인 3  품 있는, 고

스러운, 지 인, 통 인 등  항  포함 여 

‘품 있고 고 스러운 이미지’  명명 다. 요

인 4는 , 인 등  용사 항  

포함 여 ‘  이미지’  명명 다.

요인 1인 담 고  이미지는 고 값

이 3.577, 분산이 23.846  나타났 며, 요인 2

부  요인 4 지  고 값  2.943부  1.130

나타났다. 각 요인별 신뢰도인 Cronbach alpha는 

0.837에  0.726  나타났다.

2) 행 신성과 민족 체성 집단에 따른 의복

스타일 선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

미지  스타일  차이를 알아보  해 분산

분   Scheffe 검  실시 다. 그 결과  

집단  복스타일  요인 모 에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6).

 담 고  이미지에 는 행

신  집단이 국  이미지  에  담

고  이미지를 가장 는 것  나타

났고 그 다  민족 체  집단이 고 

심 집단이 가장  는 것  나타났

다. 동 이고 단  이미지는 민족 체  집

단과 심 집단이 행 신  집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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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요인별 항목 요인부 량 고 값
분산

(  분산)

담 고  이미지

강 .895

3.577
23.846

(23.846)

담 .853

독특 .830

시 .774

.629

동 이고 단  이미지

동 인 .868

2.943
19.619

(43.466)

편안 .847

단 .624

단 .610

품 있고 고 스러운 이미지

품 있는 .845

1.651
11.004

(54.470)

고 스러운 .787

지 인 .714

통 인 .551

 이미지
.704

1.130
7.535

(62.004)인 .611

<표 5> 한 적 미지 스타  

집단 심 집단 행 신  집단 민족 체  집단 F

담 고  이미지
-.513

C

.594

A

.051

B
95.350

***

동 이고 단  이미지
.111

A

-.291

B

.143

A
14.142

***

품 있고 고 스러운 이미지
-.178

B

.098

A

.105

A
6.994

***

 이미지
-.169

B

.139

A

.055

A
6.708

***

***p<.001
A, B는 Scheffe 사후검  결과이며 다른 는  차이가 있  미 다.

<표 6> 행 신 과 민족정체  집단 간 복스타   차

는 것  나타났다. 품 있고 고 스러운 

이미지는 행 신  집단과 민족 체  집단

이 심 집단보다  는 것  나타났

며,  이미지  경우도 마찬가지  나타

났다.

이는 행 신  집단이 국  이미지  

에  자신  타인과 차별 시킬  있는 강

고  이미지  를 원 다는 것  보여

주며 평범 고 편안  국  이미지  를 

지 않는다는 것  알  있다. 면에 민

족 체  집단  담 고  이미지 보다

는 동 이고 단  이미지나 고 스러운 이

미지를 원 다는 것  알  있다.

4. 행 신 과 민족정체  집단에 따  착

용  도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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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심 집단 행 신  집단 민족 체  집단 F

착용
2.917

B

3.157

A

3.270

A
13.984***

구입 도
2.937

B

3.222

A

3.362

A
19.629***

***p<.001
A, B는 Scheffe 사후검  결과이며 다른 는  차이가 있  미 다.

<표 7> 행 신 과 민족정체  집단 간 간 착용   도

집단 심 집단 행 신  집단 민족 체  집단 χ²

별

남
144

(50.1%)

82

(36.9%)

116

(47.1%)
9.359*

여
143

(49.9%)

140

(63.1%)

130

(52.9%)

직업

사 직
65

(22.6%)

32

(14.4%)

43

(17.4%)

18.366
*

직
76

(26.5%)

76

(34.2%)

66

(26.8%)

매/ 스
36

(12.5%)

33

(14.8%)

39

(15.8%)

생
29

(10.1%)

36

(16.2%)

42

(17.0%)

업주부
43

(14.9%)

23

(10.3%)

27

(10.9%)

타
38

(13.2%)

22

(9.9%)

29

(11.7%)

*p<.05

<표 8> 행 신 과 민족정체  집단 간 통계적 특

미지  복 착용  구입 도  차이를 알

아보  해 분산분   Scheffe 검  실시

다. 그 결과  집단  착용  구입 도

에  모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  7).

용  구입 도 모  행 신  집단

과 민족 체  집단이 심 집단보다 높아 이 

 집단이 국  이미지  에  요  타

겟이   있  알  있다.

5. 행 신 과 민족정체  집단 간 통

계적 특  차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인구통계

 특  차이를 카이검  통해 분  결과 

별과 직업에   차이가 나타났다(  8).

 별  차이를 보면, 심 집단  남

 이 슷 나 행 신  집단  

남 이 36.9%, 여 이 63.1%  여  이 

높았다. 민족 체  집단  여  이 약간 

높  편이었다.

직업에 른 차이를 보면, 행 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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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직  이 높  편이었 며 그 다  

생  이 높았다. 심 집단  경우 사

직  이 높  편이었고 생  이 낮

았고 업주부  이 약간 높았다.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미지  복 ( 복 추구 택, 스

타일 , 착용   구입 도) 차이를 알아

보고 인구통계  특  차이를 알아보고자 

며, 연구결과를 요약 면 다 과 같다.

첫째, 국  이미지  복추구 택 요인  

5개 요인이 추출 었 며, 각 요인  인상향상/

지향, 국  자부심, 개 , 명 랜드 지

향, 편안함 추구라고 명명 다. 복스타일 

는 4개 요인  추출 었 며, 담 고 

 이미지, 동 이고 단  이미지, 품 있

고 고 스러운 이미지,  이미지  명명

다.

째,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미지  복추구 택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요인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상

향상/ 지향 요인에  행 신  집단과 민

족 체 집단이, 국  자부심  민족 체  

집단이, 개  추구는 행 신  집단이, 명

랜드 지향  행 신  집단이, 편암함  추구

는 심 집단이 타집단보다  추구 는 것

 나타났다.

째,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미지  스타일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요인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행

신  집단이 담 고  이미지, 고 스

러운 이미지,  이미지를 고, 동

이고 단  이미지는 민족 체  집단과 

심 집단이 행 신  집단보다  는 

것  나타났다.

째, 행 신 과 민족 체  집단 간 국

 이미지  착용 , 구입 도에  모  

 차이가 나타났는데, 착용  구입 도는 

행 신  집단과 민족 체  집단이 심 

집단보다  높  것  나타났다.

끝  인구통계  특  별과 직업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행 신  집단

에  여  이 높았다. 직업에 른 차이

를 보면, 행 신  집단  경우 직  

이 높  편이었 며 그 다  생  이 

높았다. 심 집단  경우 사 직  이 

높  편이었다.

본 연구는 행 신 과 민족 체 이 국

 이미지  복 에 요  시장 분  

이   있  다. 소 자  행

신 과 민족 체 에 라 국  이미지에  

추구 는 택, 스타일 가 다르  에 

행 신 과 민족 체 에 맞는 차별 인 

자인 개 과 마  략이 요 다. 행 신

이 높  소 자나 민족 체 이 높  소 자 

모  국  이미지   시장에  요  타

겟이   있 므  이들에  마  략

 안 면 다 과 같다.

, 행 신  집단  남 이 36.9%, 여

이 63.1%  여  이 높 며, 직  

이 높  집단이다. 이 집단  국  이미지

 복에  과 개 이 드러나  원 다.

국  이미지  복추구 택  인상향상/

지향  추구 며 명 랜드에  공 는 

고가  국  이미지 상  타인보다 개

 드러지며 담 고 해 보이  원

다. 이들 소 자는 편안 고 동 인 복  

지 않 므  몸매를 드러내는 담  

자인이나  자인이 요 다고 본다.

국  복  지만 이는 행  앞 가고 

타인과 다르고 싶어 는 차별 인 욕구에  

국  이미지를 원 고 자인  시 므  직

 국 인 양이나 귀를 통해 자부

심  고취시키  보다는 자인  요소를 

게 고 고가  차별   이

미지를 주는 것이 요 다고 본다.

민족 체 이 높  집단  우리나라  역사

를 자랑스러워 고 민족  체  요시 

여 그것이 복에  는 것  는 집

단인 만큼 국  이미지  복에  다양  각

도  민족 체 과 애국심  고취시키는 략

이 요 다고 본다. 국인에  지를 가

지고 있 며 그것이 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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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 양, 색채, 소재에  다양  국 이

미지를 개 는 것이 요 며 이것  민족

체 이나 애국심과 여 보 는 것이 

요 다. 국  이미지  복  통해  남들과 

구별 는 개  추구 보다 동조  강조

고 가  랜드  승부 는 것도 요

며 단 고 동 인 자인  편안함  주

는 략이 요 다.

심 집단  행 신 이 낮 며 민족

체 도 타 집단보다 낮  집단  국 이미

지  복에  착용 나 구입 도가 낮  

집단이다. 이 집단  남  이 슷 고 

사 직  이 높  편이고 생  이 낮

며 업주부  이 약간 높  집단이다.

국  이미지  에  편안함  가장 추구

며 개  가장  는 집단  편안함

과 능 , 동 인 이미지  복이 요 다.

본 연구  계  도권에 거주 는 소

자를 상  여 보다 다양  소 자  포

함 지 못   들  있다. 지역별  행

신 과 민족 체  차이가 있   있 므  

이에   연구도 요 다.  국  

이미지에  행연구  척도가 부족 여 이

에  개 이 요 다고   있다. 향후 다

양  국  이미지  연구  마  사 를 통

해 국  이미지를 분 고 민족 체  부

각   있는 연구가 요 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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