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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ortance level, the present level, and 
the educational need for 21 business ethics components among 2-year and 4-yea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Survey data of 364 students (128 students of 
2-year colleges and 238 students of 4-year colleges)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Borich’s needs assessment for education, The Locus for Focus model,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test. The results showed five business ethics compo-
nents ranked highly as educational needs among college students: ‘reducing waste’, 
‘using vegan materials’, ‘using human-friendly materials’, ‘strengthening sustainable 
technologies’, and ‘promoting workers’ rights’. Those components should be integrated 
into curricula of fashion majors in colleges. Students in 4-year colleges considered 
most of 21 business ethics components as more important than did students at 2-year 
colleges. More needs for education were observed by 4-year college students in eight 
business ethics components than by 2-year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a positive 
attitude toward business ethics education and the suitability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were higher among 4-year college students than 2-year college students. Results 
provide a guideline for business ethics education by indicating a list of business ethics 
components that urgently needed to be adapted to fashion curricula according to each 
college type. 

Keywords: business ethics(비즈니스 윤리), ethics education(윤리교육), fashion(패션), 
need assessment for education(교육요구), college(대학)

I.� Introduction

‘비즈니스 윤리(business ethics)’란 비즈니스 활동의 윤리적 기준으로 무엇이 도

덕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원칙이다(Velasquez, 2018). 비즈니스 윤리는 기업이 

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도덕적 책임으로, 기업이 

윤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비즈니스 윤리의 개념은 기업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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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고용안정, 환
경보호 등의 개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그 개념이 확장되어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혹은 지속가능 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으로까지 넓어지게 되었

다(Kim & Choi, 2013).
기업의 비즈니스 윤리 수준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요한 경영전략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ummings, 2000). 소비

자들은 제품 구매 결정시 기업의 윤리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이익보

다 윤리적 행동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Freestone 
& McGoldrick, 2008). 이는 기업이 비즈니스 윤리 기

준을 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게 되면, 이
윤으로 환원되는 실질적 성과를 얻는데도 도움이 된

다는 점을 시사한다.
패션산업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저

감과 에너지 소비 감소 등에 미치는 산업적 영향을 인

지하고, 지속가능 경영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업

계의 관심을 반영하며, 2019년 3월 United Nations 
(UN) 산하 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

한 패션을 위한 UN 연합(UN Alliance for Sustainable 
Fashion)’을 출범하였는데, 패션산업의 제조, 유통, 폐
기 등 공급망 전체에 걸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

동 프로젝트 기획과 국가별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역

할을 한다(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KOFOTI], 2020). 2019년 8월에는 글로벌 패션 기업 

32개사의 140여개 브랜드가 환경적 책임 실천을 약속

하는 ‘G7 패션협약’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자

라의 모회사인 인디텍스는 2020년까지 본사, 물류센

터, 매장 등 모든 플랫폼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며, 재활용 수거함을 배치하

는 등 전사적인 비즈니스 윤리를 실천하겠다고 공표

하였다(KOFOTI, 2020).  
UN은 2005~2014년을 “지속가능성 발전을 위한 교

육의 시대”로 정하고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03). 이 결과로 미국과 유럽의 대학

에서는 비즈니스 윤리, 지속가능성, 사회책임성과 관

련된 교과목들을 편성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Chris-

tensen, Peirce, Hartman, Hoffman, and Carrier(2007)
가 세계 50대 글로벌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

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0개 대학 중 84%가 학

생들에게 기업윤리,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된 교과목 중 하나 이상을 필수로 지정하여 이수

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25%의 대학은 이러한 과목을 

독립된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고, 27%의 대학

은 이러한 주제들이 결합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국 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들

도 비즈니스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과목에 일부 

적용하고 있다(Yoh & Kim, 2018). 그러나 한국 대학

의 패션 관련 학과에서는 ‘비즈니스 윤리’나 ‘지속가

능성’의 키워드가 독립된 교과목 명에 포함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일부 교과목이나 수업 내용 중 부분적으

로 다루어지는 정도이다. 비즈니스 윤리 교육이 대학

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졸업자들이 산업 현장 진출 시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

해와 실행이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즈니스 

윤리’ 관련 요소별 교육요구도를 파악하는 노력은 교

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분야의 ‘비즈니스 윤리’ 요
소별로 2년제와 4년제 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각 학제 기관

별로 적절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Literature� Review

1.� Education�of� business� ethics� in� the� fashion�

field

‘비즈니스 윤리’는 기업의 활동에 있어 판단의 가

치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영학 분야에서는 비즈

니스 윤리를 교과과정에 반영해 왔다. Wu, Kuo, and 
Wu(2010)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비즈니스 스쿨 교

육과정 분석을 통해 윤리경영, 지속가능성, 사회책임

성, 문화 다양성, 기후변화 등이 교육 내용으로 다루

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 패션학계에서는 글로벌 의류․신발업체, 유

통업체, 학계 등이 공동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류 

연합”(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SAC)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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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코넬대학교, 콜로라도 주립대

학교 등은 SAC 회원교로서 비즈니스 윤리 관련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원생들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University of Delaware, 
n.d.). 패션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윤리 교육은 소비자 

의식과 행동, 소재의 채택/생산/구매, 공정무역 거래, 
정당한 노동력 활용, 지속가능한 상품기획과 마케팅 

전략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Orzada & Cobb, 2011). 
Yoh and Kim(2018)은 미국 대학의 50개 패션머천

다이징 및 50개 패션디자인 프로그램의 3,200개 교과

목(500개 대학원, 2,700개 학부 교과목)의 강의개요서

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0% 이상

의 프로그램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지속가능성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속가능성, 사회책임

성, 윤리성이 교과목 설명에 가장 많이 적용된 지속가

능성 관련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2년제와 4
년제 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는 145개에 달하지만

(KOFOTI, 2017), 비즈니스 윤리나 지속가능성 관련 

키워드를 교과목에 포함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

았다(Kim, 2015).

2.� Analysis� of� need� assessment� for� education

요구(needs)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교육요구(need assessment for edu-
cation)란 현재에 교육되는 상태와 미래에 희망하는 

교육 상태를 말한다(Borich, 1980). Borich(1980)에 따

르면, ‘요구수준(required level)’은 응답자들이 해당 

항목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는 

‘중요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수준(present 
level)’은 현재 이행되는 수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Borich의 교육요구도 공식에서는 ‘요구수준’에 가중

치를 부여한 값과 ‘현재수준’의 차이 값에 해당하는 

요구도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 요구도 점수를 순서대

로 나열하여 교육요구의 우선순위를 산출한다(Fig. 
1). 이 공식에 따르면 요구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수준

이 낮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난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전체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균값에 개별 차이 값을 곱하면 차이 값 격차가 극명

해지므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

이다(Eom, 2009).
분석대상 항목이 다수일 때 교육요구도에 따른 순

위를 정하더라도 어느 순위까지를 일차적 교육 대상

으로 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 때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할 수 있다(Mink, Shultz, & 
Mink, 1991).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가로축에 

‘요구수준(중요수준)’, 세로축에 ‘요구수준과 현재수

준의 차이’ 값을 두어 이를 기준으로 사분면에 각 항

목의 위치를 표시하여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시각적으

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일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의 경

우 요구수준도 높고 요구수준과 현재수준과의 차이가 

높아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다. 교육요구도 검증을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방법들을 병행하여 사

용한다(Lee, 2019). 

3.�Need� assessment� for� education� of� business�

ethics� in� the� fashion� industry

패션산업은 공급망 전체 활동에 있어 윤리성을 추

구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다. KOFOTI(2020)
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루이비통과 디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LVMH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2025년까지 산하 브랜드의 가죽 등 동물성 소재 공급

시 동물보호기준 준수 계획을 발표하며, 디자인, 소

싱,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

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찌와 발렌시아가 

브랜드를 보유한 Kering사도 지속가능성 팀을 구성하

｛Σ(RL-PL) × ｝
Borich’s needs assessment = ----------------

N
RL(Required level; Importance); PL(Present level); N(Number of cases)

<Fig.� 1>�Borich’s needs assessment 
Reprinted from Na, Jyung, Park, & Lee. (2002).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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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성보호재단을 설립하며, 환경영향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등 비즈니스 윤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패션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기구도 비즈니스 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해 왔

다. 세계은행그룹은 패션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환경파

괴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Fashion4Climate’을 

발효하였고, EU경제위원회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Forest4Fashion’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속가능 

패션’을 홍보하는 UN파트너십 사무소의 ‘Conscious 
Fashion Campaign’도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기업 창

업을 돕는 국제무역센터의 ‘Ethical Fashion Initiative’
도 발효되었다. 이렇듯 산업과 국가 차원에서 여러 

비즈니스 윤리 고양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이
를 총괄하여 패션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관련되는 

‘비즈니스 윤리’ 요소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

었다. 
이에, Kim and Yoh(2019)는 선행연구와 패션기업 

종사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패션산업에서의 ‘비즈니

스 윤리’ 요소 21개를 도출하였다. 이는 ‘원부자재 생

산 및 소싱’ 영역의 5요소(인간친화적 소재활용, 지속

가능적 기술 강화, 비건소재 사용, 안전공정 추구, 폐기

물 저감), ‘제품 디자인’ 영역의 5요소(비복제 중시, 재
사용․재활용 디자인 중시, 디자인 효율성 제고, 공익

메시지 사용, 지역성 보호), ‘유통․물류’ 영역의 4요소

(윤리적 공급망 활용, 공정무역 고려, 에너지 절감, 유
해요소 저감), ‘경영․마케팅’ 영역의 4요소(친환경 인

증획득, 사회공헌활동, 소비자 권리보호 중시, 과대․

부당광고 지양), ‘노동관리’ 영역의 3요소(법규범 준

수, 인적․교육투자 강화, 노동자 권리보호)였다.
Kim and Yoh(2020)는 후속 연구에서 패션기업들

을 대상으로 이 21개의 비즈니스 윤리 요소에 대한 패

션산업 종사자의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공헌활동에서 가장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인간친화 소재활용, 친환경 인증획득, 비건

재료 사용,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 폐기물 저감, 에너

지 절감, 유해요소 저감, 안전공정 중시, 공익메시지 

사용, 윤리적 공급망 활용, 소비자 권리보호 중시, 지
역성 보호, 인적․교육투자 강화, 비복제 중시, 재사

용․재활용 디자인 중시, 공정무역 고려, 과대․부당

광고 지양, 노동자 권리보호, 디자인 효율성 제고, 법
규범 중시 순으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4.� Perception� on� business� ethics� education�

according� to� college� types

1)�Differences�in�need�assessment�for�education

우리나라의 섬유․패션 관련 4년제 대학은 110여

개로 졸업자 수는 연간 3,425명이며, 2년제 대학은 35
개로 졸업자 수는 연간 1,824명이다(KOFOTI, 2019). 
전국 대학 패션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디자인 영역이 31%, 섬유과학 14%, 의복

구성 14%, 마케팅 12%, 생산 7%, 복식사 5% 등으로 

나타났다(KOFOTI, 2017). 2년제 대학은 국가표준능

력(National Standards Competence: NCS) 기반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는데, 주로 취업과 직접 연관되는 

기술 위주의 교과목들을 배치한다. 반면, 4년제 대학

은 교양 및 자기계발 교과목 등을 포함하여 전공별 심

화지식과 실습을 제공하는 교과목들로 교과과정을 구

성한다(Yae, 2019). 워크넷 학과정보에 따르면 전체적

으로 4년제 대학의 섬유․패션 전공자들은 60% 이상

의 취업률을 보이며, 졸업자 대부분이 관련 산업에서 

직업을 갖는다(KOFOTI, 2019). 2년제 학생들 중 상

당수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업을 지속하거나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패션산업에 종사한다. 
패션 관련 전공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세분

화된 영역별 교과목 비중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

었다. 4년제 대학에 대한 연구로 한국, 미국, 영국, 일
본, 홍콩 대학의 패션 관련학과 교과과정을 비교한 연

구(Ku, Kim, Park, Park, & Choo, 1999), 한국과 미국

의 패션 관련학과 교과과정을 비교한 연구(Kim, 2015) 
등이 있었다. 2년제 대학의 패션 전공 교과과정을 분

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Kim(1999)은 2년

제 대학 패션디자인 전공 교과과정을 분석하였고, 
Han, Jung, and Lee(2011)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패

션비즈니스 전공 교과과정을 비교하였다. Han et al. 
(2011)은 4년제 대학교는 교과목 구성에 있어 실습보

다 이론 과목 비중이 크고 기획 및 생산 분야 비중이 

크며, 2년제 대학교는 직업교육을 표방하므로 실무현

장 중심의 실제 직무에 활용 가능한 기술 중심의 교과

목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교육목표과 교과목 

구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각 학제에 맞는 시사점을 제

공하기 위해 각 학제별 ‘비즈니스 윤리’ 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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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교육에 있어 교

육수요자의 인식 수준이 중요하고, 윤리 교육에 있어

서는 더더욱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필요성 인식과 공

감이 요구될 것이다. 교육수요자의 특성(2년제/4년제 

대학)에 따라 전공 학습의 평균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

로 지식수준이 달라, 이것이 각 교육요구도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교육수요자의 특성(2년제/4년제 대학)에 따라 

비즈니스 윤리 요소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여, 
학제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Differences�in�attitude�toward�and�suitability�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윤리교육에 대한 태도

와 적합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심화된 교

육은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

고,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결정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Lee(2018)는 패션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실시 

전후의 디자인권 인식 비교조사를 하였는데, 교육 후 

디자인권 인식이 인지적, 가치적, 실행적 영역에서 모

두 개선되었음을 밝히며,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 관련 전공에서도 ‘비즈니스 

윤리’ 교육이 실행되면 교육수요자들이 비즈니스 윤

리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더 맞

다고 느끼는 적합성이 향상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패션 관련 전공의 교과목 

명에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윤리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각 패션산업 전반

에 걸쳐 윤리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교과수업 중 이

러한 이슈들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교육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수요자(2년제/4년제 

대학 재학생)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비즈니스 윤리 교

육에 대한 태도와 적합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III.�Methods

1.� Research� purpose� and� research� problems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윤리’ 요소별 중요수준, 현재수준, 교육요

구도를 알아보고, 2년제 및 4년제 대학생 집단간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 전공 대학생들의 비즈니스 윤리 

요소별 중요수준, 현재수준, 교육요구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패션 전공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생 

집단간 비즈니스 윤리 요소별 중요수준, 현재수준, 교
육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패션 전공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생 

집단간 비즈니스 윤리 교육에 대한 태도와 적합성 지

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2.� Data� collection� and�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된 패션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해 패션 전공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문항

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

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2년제 대학 3곳과 4년제 대

학 3곳에 재학 중인 패션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64부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패션 분야의 비즈니스 윤리 요소에 대한 교육요구

도를 알아보기 위해 Kim and Yoh(2019, 2020)의 연

구에서 개발하고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한 21개 

비즈니스 윤리 요소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별로 

현재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교육 실행수준과 

향후 중요도에 대해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비즈니

스 윤리교육에 대한 태도’를 묻는 4개 항목(대학에서

의 비즈니스 윤리교육은 가치가 있다, 유익한 일이다, 
중요하다, 필요하다)과 ‘비즈니스 윤리교육의 적합성’
을 묻는 3개 항목(대학에서의 비즈니스 윤리교육은 

나의 특성과 잘 맞는다, 나의 라이프스타일과 잘 맞는

다, 나의 가치관과 잘 맞는다)은 Kim(2016)의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대학구분, 학년, 누적 GPA, 월가계소득)을 묻는 문항

들이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결과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 t-검증, Borich 요구도 분석법,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법, 요인분석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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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성별 면에서는 남성이 101명(28%), 여성이 

263명(72%)을 차지하였으며, 2년제 대학 재학생은 

128명(35%),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38명(65%)이었

다. 학년 면에서는 1학년이 29%, 2학년이 32%, 3학년

이 19%, 4학년이 18%로 학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

으며, 누적학점 면에서는 3.0 이상~4.0 미만이 전체의 

56%를 차지하였다. 월 가계소득 면에서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이하가 16%, 400만 원 이상~500만 원 

이하가 34%, 500만 원 이상이 21%로 나타났다. 

IV.� Results

1.�Educational�need�for�business�ethics�among�

college� students�majoring� in� fashion

1)� Importance� level,� present� level,� and� need�

assessment� for� education� of� business� ethics

패션산업에서 요구되는 21개 비즈니스 윤리 요소

에 대하여 미래에 중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수준’
과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수준’을 산출하여 순위

를 알아보았다. 또한 중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를 

확인하는 t-검증을 실시하고, Borich 요구도 공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교육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이에 대

한 순위를 알아보았다(Table 2). 
먼저 21개 전체 영역에 대한 ‘중요수준’의 평균값

은 3.58부터 4.22까지 분포하여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였으나, ‘현재수준’의 평균값

은 2.96부터 3.59까지 분포되어 중요수준에 비해 전체

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중요수준 평가에서 지속가

능적 기술강화(M=4.22) 요소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폐기물 저감(M=4.20), 재사

용․재활용 디자인 중시(M=4.18), 인간친화적 소재활

용(M=4.16), 비건소재 사용(M=4.15)의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공익메시지 사용(M=3.82), 공정무역 고려

(M=3.75), 지역성 보호(M=3.58) 항목의 중요도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수준에 대한 결과에서는 디자인 효율성 제고

(M=3.59)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

사용․재활용 디자인 중시(M=3.51), 비복제 중시(M= 

3.40), 사회공헌활동(M=3.39), 공익 메시지 사용(M= 
3.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기물 저감(M=2.98), 
유해요소 저감(M=2.98), 에너지 절감(M=2.97), 비건

소재 사용(M=2.96)에 대해서는 현재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중요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

는 t-검정을 실시한 결과, 21개 전 요소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전체적으로 t값이 

높은 항목들이 Borich 요구도도 높은 편이었다. 분석

결과에서 t-검증은 두 수준의 평균 차이만 반영한 반

면, Borich의 요구도는 중요수준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Borich 교육요구도 산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인 항목은 폐기물 저감(5.21)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건소재 사용(4.96), 인간친

화적 소재활용(4.71),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4.67), 노
동자 권리보호(4.01), 법규범 준수(3.91), 안전공정 추

구(3.8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교육요구도가 낮은 

요소는 디자인효율성 제고(1.16), 지역성 보호(1.36), 

<Table� 1>�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01 (27.6)

Female 263 (71.9)

Education
Attended in the 2-yr college 128 (35.0)

Attended in the 4-yr college 238 (65.0)

Grade

1st grade 107 (29.2)

2nd grade 118 (32.2)

3rd grade  71 (19.4)

4th grade  66 (18.0)

GPA

Less than 3   3 ( 0.8)

2~less than 3  48 (13.1)

3~less than 4 205 (56.0)

4 and over  67 (18.3)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KRW)

Less than 200  39 (10.7)

200~less than 300  40 (10.9)

300~less than 400  58 (15.8)

400~less than 500 126 (34.4)

500 and over  7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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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메시지 사용(1.99), 사회공헌활동(2.01)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현재수준보다 

중요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각 비즈니스 윤리 요소들이 현재의 실행수준보다 미

래에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

면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요구도가 높은 요

소들의 경우 중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현재

<Table� 2>�Results of t-test and Borich’s need assessment for education of business ethics

Business ethics components
Importance

(required level) Present level Difference Borich 
need Rank

M SD Rank M SD Rank M SD t

Reducing waste 4.20 .83  2 2.98 .91 18 1.24 1.14  8.53*** 5.21 1

Using vegan materials 4.15 .85  5 2.96 .93 21 1.19 1.20 18.71*** 4.96 2

Using human-friendly 
materials 4.16 .74  4 3.03 .86 16 1.13 1.03 20.67*** 4.71 3

Strengthening sustainable 
technologies 4.22 .76  1 3.12 .88 11 1.11 1.00 20.80*** 4.67 4

Promoting workers’ rights 4.04 .85  7 3.05 .93 15  .99 1.10 16.92*** 4.01 5

Complying with the law 4.04 .79  7 3.08 .91 14  .97 1.05 17.38*** 3.91 6

Concerning safe processes 4.12 .80  6 3.19 .93 10  .94 1.09 16.24*** 3.86 7

Reducing harmful substance 3.88 .86 16 2.98 .92 18  .91 1.10 15.51*** 3.52 8

Saving energy 3.86 .83 17 2.97 .90 20  .89 1.07 15.64*** 3.42 9

Acquiring certifications 4.04 .82  7 3.21 .90  8  .84 1.07 14.75*** 3.38 10

Avoiding exaggerative/false 
advertisements 3.93 .84 12 3.10 .95 12  .83 1.14 13.65*** 3.25 11

Using ethical supply chains 3.85 .83 18 3.07 .90 13  .77 1.05 13.87*** 2.98 12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4.03 .79 10 3.30 .94  6  .72 1.06 12.78*** 2.92 13

Developing recycle/reuse 
designs 4.18 .74  3 3.51 .88  2  .67  .96 13.12*** 2.78 14

Concerning fair-trade 3.75 .87 20 3.02 .90 17  .72 1.04 13.05*** 2.71 15

Investing on employee 
education 3.89 .83 14 3.24 .91  7  .65 1.00 12.39*** 2.54 16

Avoiding to copy designs 3.98 .87 11 3.40 .97  3  .59 1.12  9.95*** 2.34 17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3.91 .80 13 3.39 .91  4  .51  .99  9.74*** 2.01 18

Using messages for public 
interest 3.82 .84 19 3.31 .96  5  .52 1.09  9.01*** 1.99 19

Protecting regionality 3.58 .91 21 3.20 .94  9  .38 1.08  6.65*** 1.36 20

Enhancing an efficiency in 
design 3.89 .79 14 3.59 .84  1  .30 1.02  5.47*** 1.16 2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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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낮은 요소들이었다. 따라서 교육요구도 상위 

요소들은 대체로 중요수준도 상위인 요소들로 볼 수 

있다. 중요수준이 가장 낮은 두 개의 요소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지역성 보호’와 공

정무역 프로세스 준수를 고려하는지를 의미하는 ‘공
정무역 고려’였다. 

2)� Results� of� the� Locus� for� Focus�model� test

Borich 요구도 값과 연동하여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2).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 

결과에서 중요도와 차이값 두 가지가 모두 높은 HH
분면에 몇 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Borich 요구도 순위와 비교하여 최우선 순위 항

목들과 차 순위 항목들을 결정하게 된다(Lee, 2019). 
분석결과 HH분면에는 총 9개의 요소가 포함되었는

데, 폐기물 저감(1), 비건소재 사용(2), 인간친화적 소

재활용(3),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4), 노동자 권리보호

(5), 법규범 준수(6), 안전공정 추구(7), 친환경 인증획

득(10), 과대․부당광고 지양(11)이었다. 따라서, 이 9
개 요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패션 전공분야의 대학 교

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비즈니스 윤리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3)�Comparison�of� results�according� to�college�

types�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생 집단간 비즈니스 윤리 

요소별 중요수준, 현재수준, 교육요구도를 비교한 결

과는 <Table 3>에 정리되었다. 먼저 중요수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총 21개의 비즈니스 윤리 요소 중 

17개 요소에서 4년제 대학생들의 중요도 지각수준이 

2년제 대학생들의 지각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HH quarterspace

1. Reducing waste
2. Using vegan materials 
3. Using human-friendly materials
4. Strengthening sustainable technologies
5. Promoting workers’ rights
6. Complying with the law
7. Concerning safe processes
10. Acquiring certifications
11. Avoiding exaggerative/false advertisements

Other quarterspace

8. Reducing harmful substance
9. Saving energy
12. Using ethical supply chains
13.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14. Developing recycle/reuse designs
15. Concerning fair-trade
16. Investing on employee education
17. Avoiding to copy designs
18.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19. Using messages for public interest
20. Protecting regionality
21. Enhancing an efficiency in design

<Fig.� 2>�Results of the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for business ethics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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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portance, present level, and need of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according to college types

Business ethics 
components

Importance Present level Borich’s need for education

2-year 
college

4-year
college t

2-year 
college

4-year 
college t

2-year
college

4-year
college t

M (SD) M (SD) M (SD)

Reducing waste 3.95 ( .85) 4.34 (.71) –4.34*** 2.98 ( .98) 2.97 (.87)   .02 4.75 (5.72) 6.37 (5.09) –2.73**

Using vegan materials 3.86 ( .97) 4.31 (.72) –4.95*** 2.98 (1.04) 2.95 (.86)   .38 4.15 (5.17) 6.41 (5.34) –3.85***

Using human-friendly 
materials 3.93 ( .87) 4.29 (.63) –4.47*** 3.20 ( .91) 2.95 (.82)  2.69** 3.44 (4.40) 6.10 (4.69) –5.21***

Strengthening sustainable 
technologies 3.99 ( .83) 4.34 (.69) –4.26*** 3.09 ( .91) 3.14 (.87)  –.55 4.18 (4.94) 5.58 (4.57) –2.67**

Promoting workers’ 
rights 3.89 ( .90) 4.12 (.81) –2.46* 2.85 (1.02) 3.16 (.86) –3.03** 4.65 (5.38) 4.48 (4.91)   .30

Complying with the law 3.87 ( .87) 4.13 (.74) –2.96** 2.88 ( .94) 3.18 (.87) –3.08** 4.50 (5.17) 4.31 (4.56)   .37

Concerning safe 
processes 4.00 ( .91) 4.18 (.72) –2.08* 3.29 ( .98) 3.13 (.90)  1.54 4.15 (5.17) 6.41 (5.36) –3.85***

Reducing harmful 
substance 3.64 ( .97) 4.01 (.76) –3.95*** 2.91 ( .98) 3.09 (.83) –1.05 3.35 (4.93) 4.46 (4.97) –2.01*

Saving energy 3.72 ( .93) 3.93 (.76) –2.34* 2.91 ( .96) 3.01 (.86) –1.04 3.60 (4.79) 4.12 (4.73)  –.97

Acquiring certifications 3.87 ( .92) 4.13 (.75) –2.86** 3.22 ( .97) 3.20 (.86)   .23 3.06 (4.53) 4.35 (4.92) –2.42*

Avoiding exaggerative/ 
false advertisements 3.90 ( .90) 3.95 (.80)  –.59 3.04 (1.05) 3.13 (.90)  –.88 3.93 (5.30) 3.73 (4.65)   .37

Using ethical supply 
chains 3.63 ( .94) 3.97 (.74) –3.74*** 2.91 ( .97) 3.16 (.86) –2.46* 3.25 (4.92) 3.60 (4.59)  –.67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3.98 ( .88) 4.07 (.73) –1.03 3.23 ( .94) 3.33 (.94)  –.97 3.51 (4.91) 3.28 (4.63)   .43

Developing recycle/reuse 
designs 4.04 ( .76) 4.26 (.71) –2.73** 3.34 ( .98) 3.61 (.81) –2.73** 3.17 (4.37) 3.10 (4.21)   .13

Concerning fair-trade 3.52 ( .94) 3.87 (.80) –3.70*** 2.91 ( .99) 3.09 (.83) –1.87 2.71 (4.51) 3.49 (4.40) –1.60

Investing on employee 
education 3.75 ( .96) 3.97 (.75) –2.49* 3.10 (1.05) 3.32 (.82) –2.20* 2.98 (4.79) 2.97 (3.99)   .03

Avoiding to copy 
designs 3.75 ( .89) 4.10 (.83) –3.72*** 3.20 (1.02) 3.50 (.93) –2.87** 2.69 (4.96) 2.96 (4.38)  –.53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3.73 ( .85) 4.00 (.76) –3.11** 3.26 (1.00) 3.45 (.85) –1.98 2.26 (4.24) 2.50 (3.88)  –.53

Using messages for 
public interest

3.67 ( .91) 3.90 (.79) –2.47* 3.13 (1.02) 3.40 (.90) –2.58** 2.56 (4.67) 2.44 (4.49)   .22

Protecting regionality 3.49 (1.00) 3.90 (.79) –1.33 3.06 ( .98) 3.27 (.90) –1.98 2.21 (4.80) 1.77 (3.97)   .94

Enhancing an efficiency 
in design 3.79 ( .77) 3.95 (.79) –1.90 3.54 ( .92) 3.62 (.81)  –.91 1.37 (4.29) 1.78 (3.93)  –.9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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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수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인간친화적 소재

활용’ 요소에서만 2년제 대학생들의 지각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 ‘노동자 권리보호, 법규범 준수, 윤리적 

공급망 활용, 재사용․재활용 디자인 중시, 인적․교

육투자 강화, 비복제 디자인 중시, 공익 메시지 사용’ 
등 7개 요소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생들의 현재수준 

지각 수준이 2년제 대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마지막으

로 비즈니스 윤리 요소에 대한 Borich 교육요구도를 

계산한 결과, 7개 요소에서 4년제 대학생의 교육요구

도가 2년제 대학생보다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집
단간 차이를 보인 요소들은 ‘폐기물 저감, 비건소재 

사용, 인간친화적 소재활용, 지속가능적 기술강화, 안
전공정 추구, 유해요소 저감, 친환경 인증획득’ 요소

로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요구도 순

위 상위 10위권에 랭크된 요소들이었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비즈니스 윤리 요소별 중요 수

준 지각에 있어 학교유형별 차이를 보인 항목은 21개 

중 17개로 80% 이상 대다수의 요소에 대해 4년제 대

학생들의 중요성 지각이 2년제 대학생들보다 더 높았

다. 현재수준 지각에서는 학교유형별 차이가 적게 나

타나 21개 중 8개 요소인 38% 정도에서만 차이를 보

였고, 이 중 대부분인 7개 항목에서 4년제 대학생들이 

2년제 대학생들보다 현재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

다. 한편, Borich 교육요구도 점수가 4점 이상인 요소

들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생들의 경우 안전공정 추

구, 비건소재 사용, 폐기물 저감 등 상위 10개 요소였

고, 2년제 대학생들의 경우 이 중 6개 요소(폐기물 저

감, 노동자 권리보호, 법규범 준수, 비건소재 사용, 안
전공정 추구)였다. 공통적으로 도출된 요소들은 구성

원의 높은 교육요구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비즈니스 윤리 요소들이다. 
2년제와 4년제 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 점수를 비

교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소들은 폐기물저감, 비건소재 사용, 인간친화

적 소재 활용,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 안전공정 추구, 
유해요소 저감, 친환경 인증 항목에서 4년제 대학생 

집단의 교육요구도가 2년제 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았

다. 교육요구도 상위 랭크 요소들 중 노동자 권리보

호, 법규범 준수, 에너지 절감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생 집단간 교육요구도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2.� Attitude� and� suitability�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according� to� college� types�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다항목으로 측정한 변인에 대해 베리멕스 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비즈니스 윤리교육에 대한 태도와 적합성 측

정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각 한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으며 아이겐 값은 2.51 이상이고, 두 요인의 누적변량

<Table� 4>�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M
(SD)

Attitude 
toward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is valuable. .82

3.04
(43.44) .90 4.06

(.63)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is useful. .83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is important. .85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is necessary. .87

Suitability of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to me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fits well to my 
characteristics. .88

2.51
(79.35) .90 3.50

(.79)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fits well to my 
lifestyle. .91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fits well to my value 
system. .83

－ 810 －



Vol. 28, No. 6 여� �은� �아 93

은 79.35%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치는 .82부터 .91까

지 분포되었으며, 두 변인의 신뢰도는 각각 .90이었으

며, 태도의 평균값은 4.06, 적합성의 평균값은 3.50으

로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적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므로, 다항

목으로 측정된 각 요인에 대하여 다항목의 평균값을 

요인값으로 사용하여 추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2)�Attitude�and�suitability�according�to�college�

types

비즈니스 윤리교육에 대한 태도와 적합성의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4년제 대학생들은 비즈니스 윤리교육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p<.01), 비즈니스 윤리교육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었다(p<.05)(Table 
5). 대학 교육과정 중 비즈니스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

를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경험이 이에 대한 태도와 적

합성 지각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재학 

중 학습 경험의 차이로 인해 학교유형간 차이가 나타

난 것으로 추론된다.  

V.� Conclusion

본 연구의 목표는 패션 분야의 ‘비즈니스 윤리’ 요
소별로 패션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

고, 여기에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집단간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을 전공하는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윤리 요소에 대한 중요수준, 현재수준,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육요구도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폐기물 저감, 비건소재 사용, 인간친

화적 소재활용,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 노동자 권리보

호, 법규범 준수, 안전공정 추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중요수준 평가에서도 대체로 가장 높

게 지각된 요소들이었다. 
이 결과를 산업체 종사자 대상의 교육요구도 조사 

결과(Kim & Yoh, 2020)와 비교하면 산업체 종사자 

조사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인간친화적 소재활용, 친

환경 인증, 비건소재 사용,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 폐
기물 저감,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상위 7개 요소 중 4개 요소인 

폐기물 저감, 비건소재 사용, 인간친화적 소재활용,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 요소가 대학생들의 평가 결과

와 중복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상위 요소는 패션 전공 대학생들과 산업체 종사자들

간에 공감대를 보이는 중요한 비즈니스 윤리 요소로

서 교육이 시급한 주제라 사료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대학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이와 관련된 충분한 지식

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면 산업체 진출 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산업체 종사자 조사에

서 교육요구도 최상위 요소는 사회공헌활동이었는데, 
대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해당 요소의 순위가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소비자 집단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

동 홍보 캠페인을 접하는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보았

을 때 패션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현재수준이 높다

고 판단하여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 ‘현재수준’의 상위 랭크 요소들은 디자인 효율

성 제고, 재사용․재활용 디자인 중시, 비복제 중시, 
사회공헌활동, 공익 메시지 사용 순이었다. 이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은 ‘디자인 개발’이나 ‘공익성 홍보’ 영
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윤리가 실천되고 있

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요수준’이 

가장 낮은 두 개의 요소는 지역산업과 문화의 보호를 

<Table� 5> Attitude and suitability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according to college types

Variables
2-year college 4-year college

t
M (SD)

Attitude toward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3.94 (.69) 4.13 (.59) –2.90**

Suitability of education for business ethics to me 3.39 (.78) 3.57 (.78) –2.08*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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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지역성 보호’와 공정무역 프로세스 준수를 

고려하는가를 의미하는 ‘공정무역 고려’였는데, 커피, 
쵸콜렛 등 공정무역에 대한 논의가 많은 제품군에 비

해 패션 제품군에서는 지역성 보호와 공정무역에 대

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풀이

된다. 
둘째, 2년제와 4년제 대학생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

였는데, 4년제 대학생들이 2년제 대학생들보다 대부

분의 비즈니스 윤리 요소에 대하여 미래에 중요하다

고 느끼는 ‘중요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요구도 비교에서는 2년제 대학생들과 4년제 대학

생들의 교육요구도 평가에서 폐기물 저감, 비건소재 

사용, 안전공정 추구, 지속가능 기술 강화 등이 공동

으로 상위에 랭크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성원의 

높은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모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비

즈니스 윤리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교육요구도 최상위 10개 요소들 중 2년제

와 4년제 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에서 차이를 보인 요

소들은 폐기물 저감, 비건소재 사용, 인간친화적 소재 

활용,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 안전공정 추구, 유해요

소 저감, 친환경 인증이었다. 이는 섬유소재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요소들로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더 

많이 진출하는 소재분야의 직무 연계성을 반영한 결

과로 보여진다. 한편, 상위 10개 요소들 중 노동자 권

리보호, 법규범 준수, 에너지 절감 등의 항목에 대해

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생 집단간 교육요구도 차이

가 없었다. 이는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이러한 요소들

이 교육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비즈니스 윤리교육에 대한 태도와 자신이 생

각하는 적합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4년제 대학생들

은 2년제 대학생들보다 비즈니스 윤리교육에 대한 태

도와 적합도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전공 관련 

평균 수학 기간이 더 길며, 더 폭넓고 심화된 지식을 

배우는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적용 결과가 반영되어 

나타난 차이라 여겨진다. 태도와 적합성의 평균값은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윤리교육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제와 상관없이 패션 전공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윤리 요소의 적용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윤리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현재수

준은 어떻다고 평가하는지, 또 어떤 요소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패션 분야에서 윤

리 이슈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이
를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미흡했

다. 본 연구 결과는 패션 전공의 다양한 교과목에 비

즈니스 윤리 요소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

며,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떤 요소들을 우선적으

로 적용하기를 바라는지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구․경북지역 2년

제 대학 3곳, 4년제 대학 3곳에서 편의표집으로 이루

어졌다. 이를 확장시켜 전국 대학에 더 많은 수의 교

육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결과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2
년제와 4년제 대학의 세부 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비

즈니스 윤리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

를 심화시킨다면 지속가능성이 대두되는 시대에 필요

한 실무 인재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

다. 본 연구 결과는 윤리성이 중요해져가는 패션산업

의 현실에서 비즈니스 윤리 교육 방향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본 결과를 바탕

으로 각 비즈니스 윤리 요소 중 우선적으로 교육 프로

그램에 접목시켜야 하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서 실질적

인 윤리성 증진 교육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성에 민감한 교육수요자 집단

의 윤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윤리적 사고를 갖춘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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