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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s related to recycling clothing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unused clothing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help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 total of 833 questionnaires were used in 

data analysis for this survey study. The subjects consisted of men and women 

in their 20s to 50s who resided in Gyeongnam and Ulsa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χ2-test using SPSS.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The 

intention to recycle others’ cloth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all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verall, the response “I have an intention to recycle 

others’ clothing” was reported by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The analysis of the motivation to others’ cloth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cept gender. The main 

motivation for recycling clothing was because “I wanted to recycle the clothing”. 

The factors hindering recycling others’ cloth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The main hindrance factor 

was reported as “feeling uncomfortable”. The causes of occurrence of unused 

T-shirt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al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auses of 

occurrence of unused trousers and skir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al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cept monthly income. The cause of undisposed, 

unused  clothing was related to al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verall, the 

response “reluctant to dispose of” was reported by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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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많은 편익을 제공21

받아왔으며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물질주의적 풍

요를 이루었으나 반면 환경파괴라는 역기능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심각한 지구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주. 

범으로 섬유패션산업 분야가 거론되고 있다 섬유산업의 탄. 

소 배출량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에 이르고 있으며10% ,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화 되고 있는 패스트 패션의 등

장은 의류 의 과소비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그에 수반되는 환

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류는 유행이란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고 유행에 따라 쉽  

게 입혀지지 않게 되거나 버려지게 되며 이로 인한 의류 폐

기물의 규모는 연간 톤 이상이다 또한 80,000 (Jang, 2019). 

년대 이후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2000

게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패스트 패션이 인기를 끌면서 쉽

게 구매하고 쉽게 폐기하는 의류산업의 악순환은 더욱 가속

화되고 있다 또한 의류 제조과정 중 염색 및 가공처리 과. 

정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며 섬유

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수질과 토지를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단 생산과정에서도 방출(“Eco-friendly disposal,” 2018). 

되는 온실가스의 량이 연간 억 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2

전 세계 항공기와 잠수함에서 방출되는 양을 능가 하는 수

준이다 폐기과정에 있어서도 년까지는 소(Choi, 2018). 2002

각처리가 주류였으며 매립처리와 합하면 약 에 이른다, 80%

고 한다 또한 (Choi, 2017).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발생하는 국내 의류폐기물 발생량은 년에는 톤으로 2008 162

연간 만 톤이 그리고 년에는 톤으로 연간 5 4680 2014 213.9 7

만 톤으로 하루 발생 의류 폐기량은 가 증가하였4360 32.4%

다(Biomass, 2019). 

이러한 의복류의 생산 및 폐기의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   

발생의 수준이 심각해지자 의복에 대한 재활용과 지속가능

한 의류 제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 

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손쉽게 구입하여 쉽게 버려지는 

패션 트렌드를 양산해온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실적 부진으

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표적 패스트 (Yoo, 2019a). 

패션 브랜드격인 은 중고 의류 판매를 시작하였다H & M

(“The fashion brand H&M,”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2019). 

는 온라인 중고패션상품 판매로 꾸준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레드업 이 캐나다로 진출하는가 하면 중국 알리(ThredUp)

바바 구릅의 최대 중고 마켓 플랫폼인 아이들피시가 재활용 

의류시장 서비스를 시작 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Jung, 

패션 선진국을 비롯한 중국 또한 재활용2017; Ryu, 2019). 

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환경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재활용 되지 않고 사장되거나 폐기됨으로

써 자원의 낭비와 함께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주범

이 되고 있다 이처럼 폐섬유나 의류 폐기물의 양이 빠르게 . 

증가하면서 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체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패션 산업계에서는 이. 

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의류제품을 기

획함으로써 쉽게 만들고 쉽게 버려지는 악순환을 탈피하고

자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의복류의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계 측에  

서는 의류 재활용 및 사장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는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재활용 동기와 

태도(Lee, 2018; Lee, Kim, Park, Suh, Shin, Ahn, & 

Yang, 2014 재; Lee & Lee, 2016; Park & Chang, 1999), 

활용 의식과 행동 사장의복 현황 및 (Kim & Cho, 2000), 

실태(Kang, 2013; Kim & Lee, 1997; Roh & Kim, 2002) 

등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대부분. 

은 연구 대상이 여성 또는 젊은 층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의 시점이 다소 오래되어 최근 의복 재활용이나 사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버려지는 섬유 폐기물의 양은 상. 

당하나 재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적은 실정을 감안할 때 현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의복 재활용 

및 사장 의복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의복 재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모색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에서 대의 성인을 중심으로   20 50

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에 대한 재활용 의

식의 차이 그리고 의복 사장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긍정적으

로 전환시키고 의복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Ⅱ

의복�재활용에�대한�인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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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섬유폐기물의 증가는 다른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환경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중

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매일 . 

매립지로 쏟아지는 의류 폐기물과 의류 원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

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섬유 폐기물 문(Choi, 2018). 

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

는데 대표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마련이나 제조업, 

체 및 소매업 활동을 전개를 통한 섬유폐기물을 수집 등으

로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섬유폐기물(Cho, 2016). 

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년 이, 2008

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는 섬유 폐기물의 약 이상이 60%

리사이클로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Cho, 2016).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의류를 비롯한 섬유폐기물은 사  

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

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산업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사장의복의 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복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들

이 이루어진고 있는데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는 재활용 방법에 따른 소비자 동기와   Lee and Lee(2016)

장애요인이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기부 를 통한 패션제품의 재활용 방법이 다른 ‘ ’

방법에 비해 높은 동기인식과 호의적 태도를 보였으나 호의

적인 재활용 태도가 실제 행동의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지식부족과 귀찮아서라고 하는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

으로 밝혔다 는 재활용 동기 부여에 . Park and Chang(1999)

따른 사회 책임적 의류 획득 행동에 관해 연구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내재적 동기 부여에 호의적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로 중고 의류 구매와 획득에 대한 행동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는 미혼 취업여성. No(1999)

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활용 의식 차이 결과 연

령 형제서열 월평균 의류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 

며 재활용 의식은 사장의복 재활용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 

미치는 변수일 뿐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변수임을 밝혔다. 

는 패션 혁신성 및 패션관여도가 의류재활용 태도Lee(2018)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류 재활용방법 중 기부를 

통한 재활용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더 호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으나 재판매와 리폼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활용 방법 중 응답자의 태도가 . 

가장 호의적인 것은 기부로 나타났다. 

사장의복의�실태2.�

최근 들어 지구 환경 오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패션산업의 

책임론이 부상되고 있다 독일 그린피스에서 진행된 설문조. 

사에 따르면 약 억 벌의 옷들이 옷장에 들어 있으며 이 52

중 약 가 거의 입혀지지 않았거나 한 번도 착용하지 않40%

은 옷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환경 매체에 따르면 프. 

랑스 자연환경연합이 환경에 섬유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결과 섬유산업 탄소 배율량이 항공기와 선박의 것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 패션의 호황이 더해져 패(Kwon, 2018). 

션산업은 전 세계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

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억 (Kwon, 2018). 1,000

개의 의류 품목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의

류 중 약 분의 이 매립되고 있다3 1 (Yoo, 2019b). 

의류는 산업화와 물질주의적인 삶의 혜택이었으나 이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 강화를 비롯하

여 산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인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이에 의류 브랜드 및 기업체에서도 사장되는 . 

의류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고 의류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어패럴 , 

제품의 리사이클 추진을 위한 리사이클 라벨 선정 생산자 , 

책임 재활용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Cho, 

또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2016). 

늘어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자들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학계에서도 섬유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사장의류와 관련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는 성인 여성의 의복 폐기에 관하여 연구한 결  Yoo(1996)

과 폐기 원인을 적합성에 대한 불만 물리적 효용감소 유행, , 

변화 품질 불만 싫증 취향변화 불편의 가지 요인을 도출, , , , 6

하였으며 의복의 유형에 따라 폐기 원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고 밝혔다 은 의복 재활용 처분 행동. Kim and Cho(2000)

에 대한 연구 결과 사장의복 발생 원인으로 의복의 비계획

적 관리 의복의 변형 및 체형변화 유행추종의 개 원인을 , , 3

도출하였으며 사장의복 처분 행동의 관련 변수에 대한 상대, 

적 변수를 알고자 이타적 의복재활용 처분행동 경제적 의복, 

재활용 처분행동 전체 재활용 처분행동으로 구분하고 각 처, 

분 행동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혔다. Kim and 

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대한 연구에Lee(1997)

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 체형변화에 따라 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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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게 되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착용하지 , 

않는 의복을 처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타인에게 기부

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Roh and 

은 소비자의 환경의식 및 재활용의식과 재활용 Kim(2002)

행동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재활용의식은 사장의복 행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또한 독립

변수로부터 받는 간접효과도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변수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의복 사장 실태와 관련 한 연구 결과 의복 폐  

기의 원인은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폐기의 원인은 의복 품질 

저하 변형 체형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복 사, , . 

장은 재활용 의식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의복 사장이 환경오염의 원인 될 수 있으므로 의류 폐. 

기물을 줄이기 위해 사장 의복에 대한 효과적인 재활용 방

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및�방법.�Ⅲ

연구�문제1.�

본 연구는 대에서 대까지의 성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20 50

의복 재활용에 대한 인식 및 사장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사

장 의복의 재활용과 효과적인 의복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에 대한 재활

용 의지의 차이를 분석 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 재활용 동기 

차이를 분석 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 재활용 저해

요인의 차이를 분석 한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 사장 발생 원인의   , 

차이를 분석 한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장된 의복 미처리   , 

원인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방법2.�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1) 

본 연구는 대에서 대까지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0 50

조사 연구로 자료 수집은 년 월에서 월까지 약 개2019 7 9 2

월에 걸쳐 경남 및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임의표집 되었다. 

조사 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 조사 결과 부의 설문지가 , 850

회수되었으나 그 중 응답에 누락이 되었거나 연구의 신뢰도

를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는 부를 제외한 부가 본 연구17 833

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 

과 같다Table 1 . 

설문 구성 및 자극물 2)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 구성은 크게 의복 

재활용 관련 문항인 타인 의복에 대한 재활용 의사 의복 , 

재활용 동기 의복 재활용 저해요인 사장 의복 관련 문항인 , , 

사장 의복 티셔츠와 바지 및 스커트 의 발생 원인과 사장된 ( )

의복의 미처리 원인 그리고 인구통계학 특성 등으로 구성되

었다 이러한 설문 문항 중 의복 재활용 관련 문항으로 재. 

활용 인식과 관련한 문항은 선행연구(Kang, 2013; Lee & 

를 참고하여 관Lee, 2016; Lee, Lee, Song, & Hong, 2011)

련 문항을 도출한 후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이 중 재활용 의지는 문항 의복 재활용 동기. 1 , 

는 문항 의복 재활용 저해 요인 문항으로 최종적으로 3 , 3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장의복 관련 문항 중 사장 의복 티. (

셔츠와 바지 및 스커트 의 발생 원인에 대한 문항은 선행 )

연구(Kim & Cho, 2000; Kim & Lee, 1997; Kwon, Kim, 

를 참고하여 관련 문항을 도출한 후 본 연구& Lee, 2002)

의 취지와 목적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문항9

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분석한 결과 빈도가 매우 . 9

낮게 나타난 문항은 모두 기타로 처리하여 최종 통계 분석3

에는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사장된 의복의 미처리 원인에 6 .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Kang, 2013)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문항6

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설문 문항 중 재활용 관련 문항과 . 

의복 사장과 관련한 모든 문항의 유형은 선택형이며 명목척

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 

을 이용하여 SPSS 20 χ2 를 실시하였다-test . 

결과�및�논의IV.�

의복�재활용에�대한�인식1.�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에 대한 재활용 의지

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에 대한 재활용 의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에서 와 같이 모든 인Table 2 Table 4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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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396 47.5

Female 437 52.5

Marital Status
Unmarried 466 55.9

Married 367 44.1

Age

20~29 303 36.4

30~39 245 29.4

40~49 196 23.5

50~59 89 10.7

Monthly Incomes

(KRW)

2,000,001~3,000,000 124 14.9

3,000,001~4,000,000 268 32.2

4,000,001~5,000,000 124 14.9

5,000,001~6,000,000 167 20.0

6,000,001~7,000,000 54 6.5

7,000,001~8,000,000 96 6.5

Occupation

Office 52 6.2

Specialized 151 18.1

Sales and service 188 22.6

Self-employed 77 9.2

University student 300 36.0

Housework 65 7.8

Total 833(100.0)

  

Table� 2.� Analysis� of� Recycling� Inten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Marital� Status,� and� Age� � � � � � � � � � � � � � � � � � � � 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cycling�
Intention

Gender Marital� Status Age

Male
(n=396)

Female
(n=437)

Unmarried
(n=466)

Married
(n=367)

20s
(n=303)

30s
(n=245)

40s
(n=196)

50s
(n=89)

Have
217

(54.8)

273

(62.5)

310

(66.5)

180

(49.0)

188

(62.0)

164

(66.9)

93

(47.4)

44

(49.4)

Don’t Have
179

(45.2)

164

(37.5)

156

(33.5)

187

(51.0)

115

(38.0)

81

(33.1)

103

(52.6)

45

(50.6)

Total
396

(100.0)

437

(100.0)

466

(100.0)

367

(100.0)

303

(100.0)

245

(100.0)

196

(100.0)

89

(100.0)

  χ2=5.050*   df=1  χ2=25.891***  df=1      χ2=20.938***  df=3 

*p<.05,  ***p<.001

성별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Table 2

타인 의복에 대해 재활용할 의지가 있다 의 비율이 없다‘ ’ ‘ ’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재활용할 의지가 있다. ‘ ’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약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타인의 의복 재활용에 대해 7% 

남성 보다 여성이 더 오픈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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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Recycling� Inten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Monthly� Inco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Income

Recycling�
Intention

2,000,001
~

3,000,000
(n=124)

3,000,001
~

4,000,000
(n=268)

4,000,001
~

5,000,000
(n=124)

5,000,001
~

6,000,000
(n=167)

6,000,001
~

7,000,000
(n=54)

7,000,001
~

8,000,000
(n=96)

Have 99(79.8) 184(68.7) 63(50.8) 71(42.5) 33(61.1) 40(41.7)

Don’t Have 25(20.2) 84(31.3) 61(49.2) 96(57.5) 21(38.9) 56(58.3)

Total 124(100.0) 268(100.0) 124(100.0) 167(100.0) 54(100.0) 96(100.0)

       χ2=66.719***   df=5

***p<.001

Table� 4.� Analysis� of� Recycling� Inten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Occup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Occupation
Recycling�
Intention

Office�
(n=52)

Specialized�
(n=151)

Sales� and�
Service� �

(n=188)�

Self-employed
(n=77)

University�
Student
(n=300)

Housework
(n=65)

Have 39(75.0) 82(54.3) 98(52.1) 27(35.1) 191(63.7) 53(81.5)

Don’t Have 13(25.0) 69(45.7) 90(47.9) 50(64.9) 109(36.3) 12(18.5)

Total 52(100.0) 151(100.0) 188(100.0) 77(100.0) 300(100.0) 65(100.0)

       χ2=48.071***         df=6 

***p<.001

할 수 있었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와 같이 유의한 . Table 2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자는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할 의지가 

있다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기혼자는 타인의 ‘ ’ , 

의복을 재활용할 의지가 없다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재활용 의사 표현을 조사한 결

과 남성보다 여성의 재활용 의사에 대한 비율이 더 높게 나

타난 년 사회통계조사결과 와 일맥상통하는 2016 (Choi, 2017)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의류에 대한 . 

관심이 더 높으며 이는 의류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연령에 따른 차이결과 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  Table 2

였는데 대와 대는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할 의지가 있20 30 ‘

다 의 비율이 없다 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대와 대’ ‘ ’ 40 50

는 없다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 ‘ ’ .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월 소득 Table 3 2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300 , 300 400

미만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 그리고 월 소득 , 400 5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은 타인의 의복을 재활600 700

용할 의지가 있다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월 소득‘ ’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과 만원 이상 만500 600 700 800

원 미만의 집단은 없다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 ’ . 

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Table 4

자영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 집단은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할 

의지가 있다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자영업은 없‘ ’ ‘

다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이상의 연구 결과 타인 의복에 대한 재활용할 의지가 더   

높은 집단은 여성 미혼자 대와 대 월 소득 만원 , , 20 30 , 500

이상 만원 미만과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600 700 800

을 제외한 모든 월 소득 집단 그리고 자영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집단으로 도출 되었다 이들 집단 중에서 특히 약 . 80%

이상의 재활용 의지를 보인 집단은 월 소득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의 집단과 주부들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300

는 경제적인 측면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

다 또한 의복 재활용 동기의 차이 결과인 에 의하. Table 6

면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의 타인 의200 300

복 재활용 동기는 경제적 도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들의 동기는 자원의 재활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월 소득 만원 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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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만원 미만의 집단은 타인의 의복 재활용 의지가 아주 300

높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경제적인 도움을 위한 것이며, 

주부 집단은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한의 동기로 재활용 의지

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특히 고소득층에서는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소득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에 관한 분

석 연구결과 고소득층 가정에서 특히 의류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Jang & Jeong, 2004) 

결과에 비춰 볼 때 고소득층은 새 옷 구입량이 높을 확률이 

높은 것에 비해 재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Table� 5.� Analysis� of� Recycling�Motiva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Marital� Status,� and� Age� � � � � � � � � � � � � � � � � 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cycling
Motivation

Gender Marital� Status Age

Male
(n=217)

Female
(n=273)

Unmarried
(n=310)

Married
(n=180)

20s
(n=188)

30s
(n=164)

40s
(n=93)

50s
(n=45)

Economic Acid
98

(45.2)

101

(37.0)

122

(39.4)

77

(42.8)

63

(33.5)

65

(39.6)

52

(55.9)

19

(42.2)

Recycling of Resources
52

(24.0)

70

(25.6)

54

(17.4)

68

(37.8)

45

(23.9)

30

(18.3)

23

(24.7)

24

(53.3)

Because I Like to Recycle 

Clothing

67

(30.9)

102

(37.4)

134

(43.2)

35

(19.4)

80

(42.6)

69

(42.1)

18

(19.4)

2

(4.4)

Total
217

(100.0)

273

(100.0)

310

(100.0)

180

(100.0)

188

(100.0))

164

(100.0)

93

(100.0)

45

(100.0)

 χ2=3.596   df=2 χ2=37.959*** df=2 χ2=45.014***   df =6 

***p<.001

Table� 6.� Analysis� of� Recycling�Motivation� Differences� According� to�Monthly� Inco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Income
Recycling
Motivation

2,000,001
~

3,000,000
(n=99)

3,000,001
~

4,000,000
(n=184)

4,000,001
~

5,000,000
(n=63)

5,000,001
~

6,000,000
(n=71)

6,000,001
~

7,000,000
(n=33)

7,000,001
~

8,000,000
(n=40)

Economic Acid 42(42.4) 65(35.3) 21(33.3) 31(43.7) 21(63.6) 18(45.0)

Recycling of Resources 27(27.3) 37(20.1) 39(61.9) 12(16.9) 5(15.2) 19(50.0)

Because I Like to Recycle 

Clothing
30(30.3) 82(44.6) 3(4.8) 28(39.4) 7(21.2) 3(7.5)

Total 99(100.0) 184(100.0) 63(100.0) 71(100.0) 33(100.0) 40(100.0)

       χ2=79.336***      df=10

***p<.001

것으로 파악되며 이집단의 합리적인 의류 재활용을 위한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 재활용 동기의 차이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에 대한 재활용 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총 명의 사례 중 타인의 의복을 재833

활용할 의사가 있다 라고 응답한 사례 명을 중심으로 ‘ ’ 490

재활용 동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타인 의복의 재활용 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5

에서 과 같이 성별을 제외한 결혼유무 연령 월 소Table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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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그리고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 결과는 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Table 5

보이지 않았다 결혼 유무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 Table 5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타인 의복의 재활용 동기로 미

혼자는 재활용 의류가 마음에 들어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 ’

으며 반면 기혼자는 경제적 도움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Table 5

는데 대와 대는 재활용 의류가 마음에 들어서 가 가장 20 30 ‘ ’

높게 나타났다 대는 경제적 도움 이 그리고 대는 자. 40 ‘ ’ 50 ‘

원의 재활용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Table 6

보였는데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 월 소득 200 300 , 

만원 이상 만원 미만 그리고 월 소득 만원 이상 500 600 600

만원 미만의 집단은 경제적 도움 이 가장 높게 나타났700 ‘ ’

다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은 재활용 . 300 400 ‘

의류가 마음에 들어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 ’ . 4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과 월 소득 만원 이상 500 700

만원 미만의 집단은 자원 재활용 이 가장 높게 나타났800 ‘ ’

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 Table 7

보였는데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하는 동기로 사무직 전문직, , 

자영업 집단은 경제적 도움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판매 및 서비스직과 대학생은 재활용 의류가 마음에 들어‘

서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는 자원의 재활용’ ‘ ’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대학생 및   

서비스 관련 직의 집단들은 재활용 의류가 마음에 들어서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한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 집단의 재활용 동기에는 개

Table� 7.� Analysis� of� Recycling�Motiva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Occup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Occupation
Recycling
Motivation

Office�
(n=39)

Specialized�
(n=82)

Sales� and�
Service� �
(n=98)�

Self-employed
(n=20)

University�
Student
(n=191)

Housework
(n=53)

Economic Acid 18(46.2) 46(56.1) 34(34.7) 14(51.9) 68(35.6) 19(35.8)

Recycling of Resources 4(10.3) 16(19.5) 25(25.5) 10(37.0) 43(22.5) 24(45.3)

Because I Like to 

Recycle Clothing
17(43.6) 20(24.4) 39(39.8) 3(11.1) 80(41.9) 10(18.9)

Total 39(100.0) 82(100.0) 98(100.0) 27(100.0) 191(100.0) 53(100.0)

       χ2=38.725***    df=10

***p<.001

인적인 의복 선호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들어 패션과 환경의 융합을 내세워 . 

브랜드에서 중고의류 재판매 서비스나 랠프로런의 페H&M

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한 의류 제품 출시(Kwon, 

등 브랜드나 젊은 층으로부터 어필되고 있는 의2018) SPA

류 브랜드들이 재활용과 자연 친환경을 앞세운 적극적인 홍

보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중위소득자 및 . 

고소득자 집단과 주부들은 자원 재활용에 대한 동기가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이, 

제 산업 전 분야의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으

며 윤리적인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의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의 가치를 높이는데 고무적인 결

과라고 여겨진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 재활용에 대한 저해요인 3)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 재활용에 대한 저해요

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본 .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 대상자 명의 사례 중 타인의 의복833

을 재활용할 의사가 없다 라고 응답한 명을 중심으로 ‘ ’ 343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의 의복에 대한 . 

재활용 저해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에서 Table 8 Table 

과 같이 성별 결혼유무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10 ,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과 월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타인의 의복 재활용에 대한 저해요인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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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여성 모두 타인의 의복 재활용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꺼림칙하여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율을 중심으로 비‘ ’ , 

교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나에게 필. ‘

요하지 않아 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결혼 유무에 따른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Table 8

보였는데 미혼자와 기혼자 모두 타인의 의복 재활용의 저해

요인으로 꺼림칙하여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율을 중심‘ ’

으로 비교하면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나. ‘

에게 필요하지 않아 는 미혼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 및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및 와 Table 8 Table 9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꺼림칙하‘

여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 .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직은 나에게 Table 10 ‘

Table� 8.� Analysis� of� the� Hindrance� Factors� to� Recycle� Others’� Clothing� According� to� Gender,�Marital� Status,� and� Age� � � � �
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indrance
Factor

Gender Marital� Status Age

Male
(n=179)

Female
(n=164)

Unmarried
(n=156)

Married
(n=186)

20s
(n=115)

30s
(n=81)

40s
(n=103)

50s
(n=43)

Feeling Uncomfortable
122

(68.2)

90

(54.9)

87

(55.8)

125

(66.8)

63

(54.8)

54

(66.7)

71

(68.9)

24

(54.5)

Decency and Self-respect
17

(9.5)

7

(4.2)

8

(5.1)

16

(8.6)

6

(5.2)

4

(4.9)

8

(7.8)

6

(13.6)

Unnecessary
40

(22.3)

67

(40.9)

61

(39.1)

46

(24.6)

46

(40.0)

23

(28.4)

24

(23.3)

14

(31.8)

Total
179

(100.0)

164

(100.0)

156

(100.0)

187

(100.0)

115

(100.0)

81

(100.0)

103

(100.0)

44

(100.0)

                         χ2=15.183*** df=2 χ2=8.851*   df=2 χ2=11.444   df=6

*p<.05,  ***p<.001

Table� 9.� Analysis� of� the� Hindrance� Factors� to� Recycle� Others’� Clothing� According� to�Monthly� Income� � � � � � � � � � � � � � � � n(%)

Income

Hindrance�
Factor

2,000,001
~

3,000,000
(n=25)�

3,000,001
~

4,000,000
(n=84)

4,000,001
~

5,000,000
(n=61)

5,000,001
~

6,000,000
(n=96)

6,000,001
~

7,000,000
(n=21)

7,000,001
~

8,000,000
(n=56)

Feeling Uncomfortable 19(76.0) 54(64.3) 32(52.5) 59(61.5) 18(85.7) 30(53.6)

Decency and 

Self-respect
0(0.0) 10(11.9) 5(8.2) 6(6.3) 0(0.0) 3(5.4)

Unnecessary 6(24.0) 20(23.8) 24(39.3) 31(32.3) 3(14.3) 23(41.1)

Total 25(100.0) 84(100.0) 61(100.0) 96(100.0) 21(100.0) 56(100.0)

       χ2=17.742       df=10

필요하지 않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그 외의 모든 ’

직업 집단은 꺼림칙하여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 . 

과를 통해 사무직의 경우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하는 동기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었으며 재활용 , 

저해 요인으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의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무직은 다른 집. 

단들에 비해 타인 의복의 재활용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 보

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반면 여러 집단에서 타인의 의복에 대한 재활용 저. 

해 요인으로 꺼림칙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 ’

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직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이 착용

한 헌 옷과 같은 타인 사람의 접촉이 잦은 물건에 대해 부

정적인 고정관념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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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alysis� of� the� Hindrance� Factors� to� Recycle� Others’� Clothing� According� to� Occupation� � � � � � � � � � � � � � � � � � � n(%)

Occupation

Hindrance
Factors

Office�
(n=13)

Specialized�
(n=69)

Sales� and�
Service� �
(n=90)�

Self-employed
(n=50)

University�
Student
(n=109)

Housework
(n=12)

Feeling Uncomfortable 5(38.5) 38(55.1) 68(75.6) 31(62.0) 60(55.0) 10(83.3)

Decency and 

Self-respect
0(0.0) 12(17.4) 3(3.3) 2(4.0) 7(6.4) 0(0.0)

Unnecessary 8(61.5) 19(27.5) 19(21.1) 17(34.0) 42(38.5) 2(16.7)

Total 13(100.0) 69(100.0) 90(100.0) 50(100.0) 109(100.0) 12(100.0)

       χ2=30.820***    df=10 

***p<.001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전반적으로 꺼림칙하‘

여 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심리적인 현상이 반영된 것’

으로 타인이 입었던 의복에 대해 터부시해온 우리 민족의 

정서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 

타인의 의복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

해 타인 의복의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기 보다는 가공처리를 

거쳐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부분적으로 변형하

거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특성에�따른�의복�사장�실태�분석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 사장의 발생원인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 사장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

기 위해 최근 년 이상 착용하지 않은 의복이 있다고 응답3

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장 의복의 종류는 예비테. 

스트 결과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폭넓게 착용되어진다고 

판단되는의복으로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바지 및 스커트를 ,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년 이상 착용하지 않은 티셔츠가 있. 3

다고 응답한 사례는 명이었으며 바지 및 스커트가 있다392 , 

고 응답한 사례는 명이었다395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티셔츠 사장 발생원인(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티셔츠 사장 발생원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에서 과 같이 모든 인구통계Table 11 Table 13

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티셔. 

츠 사장 발생원인의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Table 11

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티셔츠 사장 발생 원인으로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

여성의 경우에는 취향 변화 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 

결혼 유무의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Table 11

였는데 미혼자의 경우에는 취향 변화 가 가장 높게 나타났‘ ’

으며 기혼자는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가장 높게 나, ‘ ’

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 Table 11

이를 보였는데 티셔츠 사장 발생 원인으로 대는 유행이 20 ‘

지나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는 취향 변화 가 가장 ’ ,  30 ‘ ’

높게 나타났다 대는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가장 . 40 ‘ ’

높게 나타났으며 대는 품질 저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50 ‘ ’ .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이 유의한 차이  Table 12

를 보였는데 티셔츠 사장 발생 원인으로 월 소득 만원 200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과 월 소득 만원 이상 만300 600 700

원 미만의 집단은 취향 변화 가 월 소득 만원 이상 ‘ ’ , 300

만원 미만의 집단은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월 소400 ‘ ’ , 

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은 형태변형 및 부자400 500 ‘

재 고장 과 취향 변화 가 똑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소’ ‘ ’ . 

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과 월 소득 만원 500 600 700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은 유행에 뒤떨어져 가 가장 높800 ‘ ’

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 Table 13

한 차이를 보였는데 티셔츠 사장 발생 원인으로 사무직과 , 

판매 및 서비스직은 취향 변화 가 전문직과 대학생은 유행‘ ’ , ‘

에 뒤떨어져 가 자영업은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그리’ , ‘ ’

고 주부는 품질저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이러한 연구 결과 중 특히 남성이고 기혼자들의 티셔츠   

사장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으로 ‘ ’

나타났으며 대이며 주부집단은 품질저하 로 나타났다 이 , 50 ‘ ’ . 

중 형태변형이나 부자재 고장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티셔츠 

소재는 니트의 일종인 환편물이 대부분이며 제직 특성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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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Occurrence� of� Unused� T-shirts� According� to� Gender,�Marital� Status,� �
� � � � � � � � � � and� 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use� of�
Occurrence

Gender Marital� Status Age

Male
(n=182)

Female
(n=210)

Unmarried
(n=264)

Married
(n=128)

20s
(n=199)

30s
(n=71)

40s
(n=61)

50s
(n=61)

Deterioration of Quality
35

(19.2)

40

(19.0)

33

(12.5)

15

(11.7)

25

(12.6)

9

(12.7)

10

(16.4)

17

(27.9)

Shape Strain and 

Breakdown of Subsidiary 

Materials

49

(26.9)

33

(15.7)

49

(18.6)

35

(27.3)

33

(16.6)

15

(21.1)

19

(31.1)

13

(21.3)

Change of Body Type
19

(10.4)

18

(8.6)

29

(11.0)

8

(6.3)

24

(12.1)

5

(7.0)

4

(6.5)

15

(24.6)

Outmoded
27

(14.8)

31

(14.8)

60

(22.7)

25

(19.5)

53

(26.6)

10

(14.1)

7

(11.5)

6

(9.8)

Change of Preference
36

(19.8)

65

(31.0)

66

(25.0)

33

(25.8)

43

(21.6)

27

(38.0)

14

(23.0)

6

(9.8)

The Others
16

(8.8)

23

(11.0)

27

(10.2)

12

(9.4)

21

(10.6)

5

(7.0)

7

(11.5)

4

(6.6)

Total
182

(100)

210

(100)

264

(100)

128

(100)

199

(100)

71

(100)

61

(100)

61

(100)

        χ2=11.399*  df=5  χ2=12.783*  df=5  χ2=29.352*   df=15

*p<.05

Table� 12.�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Causes� of�Occurrence� of� Unused� T-shirts�According� to�Monthly� Income� � � � � � � �n(%)

Income

Cause� of�
Occurrence

2,000,001
~

3,000,000
(n=65)�

3,000,001
~

4,000,000
(n=100)

4,000,001
~

5,000,000
(n=73)

5,000,001
~

6,000,000
(n=74)

6,000,001
~

7,000,000
(n=37)

7,000,001
~

8,000,000
(n=51)

Deterioration of Quality 15(23.1) 17(18.5) 14(19.2) 8(10.8) 5(13.5) 15(29.4)

Shape Strain and Breakdown 

of Subsidiary Materials
9(13.8) 27(29.3) 19(26.0) 15(20.3) 7(18.9) 5(9.8)

Change of Body Type 3(4.5) 8(8.7) 6(8.2) 7(9.5) 5(13.5) 7(13.7)

Outmoded 5(7.7) 15(16.3) 7(9.6) 22(29.7) 6(16.2) 16(31.4)

Change of Preference 22(33.8) 20(21.7) 19(26.0) 16(21.6) 9(24.3) 3(5.9)

The Others 11(16.9) 5(5.4) 8(11.0) 6(8.1) 5(13.5) 5(9.8)

Total 65(100) 92(100) 73(100) 74(100) 37(100) 51(100)

       χ2=47.155**      df=2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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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Occurrence� of� Unused� T-shirts� According� to� Occupation� � � � � � � � � �n(%)

Occupation
Cause� of�
Occurrence

Office�
(n=31)

Specialized�
(n=30)

Sales� and�
Service� �
(n=47)�

Self-employed
(n=40)

University�
Student
(n=201)

Housework
(n=43)

Deterioration of Quality 4(12.9) 5(16.7) 5(10.6) 3(7.5) 34(16.9) 13(30.2)

Shape Strain and Breakdown 

of Subsidiary Materials
8(25.8) 3(10.0) 13(27.7) 17(42.5) 25(12.4) 7(16.3)

Change of Body Type 0(0.0) 1(3.3) 4(8.5) 4(10.0) 24(11.9) 4(9.3)

Outmoded 5(16.1) 10(33.3) 6(12.8) 4(10.0) 53(26.4) 4(9.3)

Change of Preference 11(35.5) 9(30.0) 15(31.9) 9(22.5) 44(21.9) 9(20.9)

The Others 3(9.7) 2(6.7) 5(10.6) 3(7.5) 21(10.4) 8(18.6)

Total 31(100.0) 30(100) 47(100) 40(100) 201(100) 43(100)

       χ2=47.285**     df=25

**p<.01

조업체의 원가절감을 위해 가공과정을 생략하거나 무리하게 

당겨진 소재로 만든 티셔츠의 경우에는 세탁과 같은 외력에 

의해 형태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저가의 , 

티셔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 

자재 고장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

저 구체적인 부자재에 대한 조사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 

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이며 중위 및 고소득자 그리고 대. 20

학생들은 티셔츠 사장 발생 주요 원인으로 유행에 대한 반

응에 민감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저가에 빠르게 출시하는 패스트 패션

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Wear environment,” 

이제는 친환경에서 필환경시대 즉 환경은 생존을 위2018). , 

해 필히 보호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환경

은 중요하다 패션업계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에 .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패션에 대, 

한 가치와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바지 및 스커트 사장 발생 (2) 

원인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년 이상 바지 및 스커트 3

사장 발생 원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에서 Table 14 Table 

과 같이 월 소득을 제외한 성별 결혼유무 연령 그리고 16 , ,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Table 14

보였는데 바지 및 스커트 사장 발생 원인으로 남성은 형태‘

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

우에는 체형 변화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 ’ . 

른 차이 결과 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바Table 14

지 및 스커트 사장 발생 원인으로 미혼자는 유행에 뒤떨어‘

져 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혼자는 취향 변화 가 가장 ’ ‘ ’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이 유. Table 14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바지 및 스커트 사장 발생 원인으로 

대는 유행에 뒤떨어져 대는 취향의 변화 대는 20 ‘ ’, 30 ‘ ’, 40

형태 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그리고 대는 체형의 변화‘ ’ 50 ‘ ’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 Table 

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 15 .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바지 및 스Table 16

커트 사장 발생 원인으로 사무직과 전문직은 취향 변화‘ ’, 

판매 및 서비스직과 대학생은 유행에 뒤떨어져 자영업은 ‘ ’,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그리고 주부는 체형 변화 가 가‘ ’ ‘ ’

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바지 및 스커트의 사장 발생 원인  

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남성. , 

대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에는 사장 발생 원인으로 형태변40

형 및 부자재 고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대, , 50 , 

주부는 체형 변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이며 대. 20

와 서비스 및 판매직 그리고 대학생은 유행에 뒤떨어져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자 대 사무직 및 전문직은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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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Occurrence� of� Unused� Trousers� and� Skirts� According� to� Gender,
� � � � � � � � � �Marital� Status,� and� 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use� of�
Occurrence

Gender Marital� Status Age�

Male
(n=155)

Female
(n=240)

Unmarried
(n=237)

Married
(n=158)

20s
(n=145)

30s
(n=127)

40s
(n=66)

50s
(n=61)

Deterioration of Quality 12(7.7) 13(5.4) 12(5.1) 13(8.2) 9(6.2) 3(2.4) 9(13.6) 5(8.8)

Shape Strain and Breakdown 

of Subsidiary Materials
40(25.8) 41(17.1) 40(16.9) 40(25.3) 23(15.9) 29(22.8) 22(33.3) 5(8.8)

Change of Body Type 24(15.5) 62(25.8) 45(19.0) 23(14.6) 19(13.1) 25(19.7) 6(9.1)
20

(35.1)

Outmoded 21(13.5) 48(20.0) 63(26.6) 24(15.2) 46(31.7) 30(23.6) 10(15.2)
8

(13.1)

Change of Preference 38(24.5) 59(24.6) 57(24.1) 41(25.9) 33(22.8) 32(25.2) 15(22.7)
10

(17.5)

The Others 20(12.9) 17(7.1) 20(8.4) 17(10.8) 15(10.3) 8(6.3) 4(6.1)
9

(15.8)

Total 155(100) 240(100) 237(100) 158(100) 145(100) 127(100) 66(100)
57

(100)

        χ2=14.582*  df=5  χ2=12.991*   df=5  χ2=47.676***  df=15

*p<.05,  ***p<.001

Table� 15.�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Causes� of�Occurrence� of� Unused� Trousers� and� Skirts� According� to�Monthly� Inco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Income
Cause� of�
Occurrence

2,000,001
~

3,000,000
(n=64)�

3,000,001
~

4,000,000
(n=135)

4,000,001
~

5,000,000
(n=63)

5,000,001
~

6,000,000
(n=64)

6,000,001
~

7,000,000
(n=34)

7,000,001
~

8,000,000
(n=35)

Deterioration of Quality 1(1.8) 9(6.7) 6(9.5) 2(3.1) 4(11.8) 3(8.6)

Shape Strain and Breakdown 

of Subsidiary Materials
15(23.4) 35(25.9) 15(23.8) 12(18.8) 6(17.6) 6(17.1)

Change of Body Type 17(26.6) 25(18.5) 17(27.0) 17(26.6) 5(14.7) 5(14.3

Outmoded 13(20.3) 28(20.7) 2(3.2) 15(23.4) 7(20.6) 4(11.4)

Change of Preference 14(21.9) 27(20.0) 16(25.4) 12(18.8) 9(26.5) 11(31.4)

The Others 4(6.3) 11(8.1) 7(11.1) 6(9.4) 3(8.8) 6(17.1)

Total 64(100.0) 135(10.00) 63(100.0) 64(100.0) 34(100.0) 35(100.0)

       χ2=27.740  d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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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Causes� of�Occurrence� of� Unused� Trousers� and� Skirts� According� to�Occupation�n(%)

Occupation
Cause� of�
Occurrence

Office�
(n=34)

Specialized�
(n=92)

Sales� and�
Service� �
(n=58)�

Self-employed
(n=32)

University�
Student
(n=201)

Housework
(n=43)

Deterioration of Quality 2(6.2) 6(6.5) 4(5.8) 1(3.1) 12(8.7) 1(2.3)

Shape Strain and Breakdown 

of Subsidiary Materials
2(6.2) 26(28.3) 16(27.6) 9(28.1) 20(14.5) 5(11.6)

Change of Body Type 3(9.4) 10(10.9) 10(17.2) 6(18.8) 18(13.0) 12(30.2)

Outmoded 11(34.4) 9(9.8) 19(32.8) 4(12.5) 45(32.6) 8(18.6)

Change of Preference 13(40.6) 28(30.4) 8(13.8) 7(21.9) 31(22.5) 11(25.6)

The Others 1(3.1) 13(14.1) 1(1.7) 5(15.6) 12(8.7) 5(11.6)

Total 32(100.0) 92(100.0) 58(100.0) 32(100.0) 138(100.0) 43(100.0)

       χ2=66.406***        df=25

***p<.001

취향의 변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 

때 특히 젊은 층의 의복 사장 발생에는 유행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반면 연령대가 높고 주부, 

들의 의복 사장 발생에는 체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바지나 스커트는 티셔츠 보다 실. 

루엣 디테일 등 디자인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 

사장 발생원인 또한 티셔츠의 경우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변수나 및 대상 . 

등에는 차이는 있으나 의 성인 여성의 의복 폐기 Yoo(1996)

원인 분석 결과 의복 유형별로 폐기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

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타인 의복 재활용 의지에 따른 사2) 

장된 의복 미처리 원인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장된 의복의 미처리 원인에 대

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에서 와 같이 모Table 17 Table 19

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 

따른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Table 17

남녀 모두 사장된 의복 미처리 원인으로 처리하기 아까워‘

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비율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여’

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처리과정이 귀찮아서 또, ‘ ’ 

는 기억하지 못해 도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처‘ ’ ‘

리방법을 몰라서 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 . 

유무에 따른 차이 결과는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Table 17

보였는데 사장된 의복 미처리 원인으로 미혼자와 기혼자 모

두 처리하기 아까워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비율을 비‘ ’ , 

교하면 미혼자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외의 처리 방법을 ‘

몰라 와 처리 과정이 귀찮아서 등은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 ‘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 및 기혼자들은 사장 의복의 .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 보다 여성들이 의복 구매 빈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

으며 소유한 의복의 수량도 더 많은 데서 비롯한 결과인 것

으로 여겨진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Table 17

보였는데 사장된 의복 미처리 원인으로 대에서 대까지20 40

는 처리하기 아까워서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 ’ 50

대는 처리과정이 귀찮아서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Table 18

보였는데 사장된 의복 미처리 원인으로 월 소득 만원 이400

상 만원 미만 집단을 제외한 모든 소득 집단은 처리하500 ‘

기 아까워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월 소득 만원 이’ 400

상 만원 미만의 집단은 처리과정이 귀찮아서 의 비율이 500 ‘ ’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 Table 19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장된 의복 미처리 원인으로 

사무직과 주부는 처리과정이 귀찮아서 가 가장 높은 비율을 ‘ ’

보였으며 그 외의 직업 집단은 모두 처리하기 아까워서 가 , ‘ ’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인 의복 재활용 의지에 따른 사장된 의복의 미처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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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Analysis� for� the� Undisposed� Reasons� of� Unused� Clothing� According� to� Gender,� Marital� Status,� and� Age� � � n(%)

Demographic
� Characteristics�

Undisposed� Reason

Gender Marital� Status Age

male
(n=396)

Female
(n=437)

Unmarried
(n=466)

Married
(n=367)

20s
(n=303)

30s
(n=245)

40s
(n=196)

50s
(n=89)

Don’t Know How to Dispose of
65

(16.4)

39

(8.9)

41

(8.8)

62

(16.9)

20

(6.6)

59

(24.1)

19

(9.7)

6

(6.7)

Being Annoyed to Dispose of
79

(19.9)

104

(23.8)

100

(21.5)

83

(22.6)

56

(18.5)

48(

19.6)

55

(28.1)

24

(27.0)

Reluctant to dispose of
152

(38.4)

183

(42.0)

225

(48.2)

110

(30.0)

158

(52,1)

92

(37.6)

62

(31.6)

23

(25.8)

To Donate
25

(6.3)

32

(7.3)

24

(5.2)

33

(9.0)

15

(5.0)

8

(3.3)

16

(8.2)

17

(19.1)

Don’t Fave a Memory
33

(8.3)

56

(12.8)

43

(9.2)

47

(12.8)

37

(12.2)

21

(8.6)

14

(7.1)

18

(20.2)

Don’t Fave Unused Clothing
42

(10.6)

23

(5.3)

33

(7.1)

32

(8.7)

17

(5.6)

17

(6.9)

30

(15.3)

1

(1.1)

Total
396

(100.0)

437

(100.0)

466

(100.0)

367

(100.0)

303

(100.0)

245

(100.0)

196

(100.0)

89

(100.0)

                                          χ2=23.021*** df=5 χ2=35.354*** df=5  χ2=125.491***    df=15

***p<.001

Table� 18.� Analysis� for� the� Undisposed� Reasons� of� Unused� Clothing� According� to� Monthly� Income� � � � � � � � � � � � � � � � � � � n(%)

� � � � � � � � � � � � � � � � � � � � � � � � � Income

Undisposed� Reason

2,000,001
~

3,000,000
(n=124)�

3,000,001
~

4,000,000
(n=268)

4,000,001
~

5,000,000
(n=124)

5,000,001
~

6,000,000
(n=167)

6,000,001
~

7,000,000
(n=54)

7,000,001
~

8,000,000
(n=96)

Don’t Know How to Dispose of 9(7.3) 43(16.0) 25(20.2) 19(11.4) 2(3.7) 6(6.3)

Being Annoyed to Dispose of 32(25.8) 47(17.5) 36(29.0) 32(19.2) 12(22.2) 25(26.0)

Reluctant to dispose of 60(48.4) 120(44.8) 35(28.2) 62(37.1) 26(48.1) 31(32.3)

To Donate 6(4.8) 15(5.6) 7(5.6) 5(3.0) 8(14.8) 14(14.6)

Don’t Fave a Memory 12(9.7) 29(10.8) 12(9.7) 19(11.4) 3(5.6) 16(16.7)

Don’t Fave Unused Clothing 5(4.0) 14(5.2) 9(7.3) 30(18.0) 3(5.6) 4(4.2)

Total 124(100.0) 268(100.0) 124(100.0) 167(100.0) 54(100.0) 96(100.0)

       χ2=90.019***   df=25

***p<.001

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 같이 유의한 차Table 20

이를 보였다 차이 결과를 보면 재활용 의지가 있는 집단과 . 

의지가 없는 집단 모두 사장된 의복 미처리 원인으로 처리‘

하기 아까워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비율을 비교’ , 

하면 재활용 의지가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더 높게 나타

났다 그 외 처리과정이 귀찮아서 기억하지 못해 기억. ‘ ’, ‘ ’, ‘

하지 못해 에 대해서는 재활용 의지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타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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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Analysis� for� the� Undisposed� Reasons� of� Unused� Clothing� According� to� Occupation� � � � � � � � � � � � � � � � � � � � � � � � n(%)

Occupation

Undisposed� Reason

Office�
(n=52)

Specialized�
(n=151)

Sales� and�
Service� �

(n=188)�

Self-employe
d

(n=77)

University�
Student
(n=300)

Housework
(n=65)

Don’t Know How to Dispose of  8(15.4) 42(27.8) 32(17.0) 7(9.1) 10(3.3) 5(7.7)

Being Annoyed to Dispose of 18(34.6) 23(15.2) 44(23.4) 16(20.8) 59(19.7) 23(35.4)

Reluctant to dispose of 13(25.0) 63(41.7) 62(33.0) 20(26.0) 158(52.7) 19(29.2)

To Donate 5(9.6) 3(2.0) 11(5.9) 16(20.8) 15(5.0) 7(10.8)

Don’t Fave a Memory 6(11.5) 9(6.0) 11(5.9) 15(19.5) 37(12.3) 11(16.9)

Don’t Fave Unused Clothing 2(3.8) 11(7.3) 28(14.9) 3(3.9) 21(7.0) 0(0.0)

Total 52(100.0) 151(100.0) 188(100.0) 77(100.0) 300(100.0) 65(100.0)

       χ2=156.916***          df=25

***p<.001

Table� 20.� Analysis� for� the� Undisposed� Reasons� of� Unused� Clothing� According� to� Recycling� Intention� � � � � � � � � � � � � � � � n(%)

Recycling�
Intention

Undisposed� Reason

Have
(n=490)

Don’t� Have
(n=343)

Don’t Know How to Dispose of 62(12.7) 42(12.2)

Being Annoyed to Dispose of 104(21.2) 79.(23.0)

Reluctant to dispose of 243(49.6) 92(26.8)

To Donate 24(4.9) 33(9.6)

Don’t Fave a Memory 42(8.6) 47(13.7)

Don’t Fave Unused Clothing 15(3.1) 50(14.6)

Total 490(100.0) 343(100.0)

χ2=72.179*** df=5

***p<.001

복을 재활할 의지가 없는 집단은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긴 하나 본인의 의복을 상대적으로 

사장시키지 않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장   

의복의 미처리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는 사장된 의복의 미처리 원인은 처리하기 아까

워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점차 .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른 

브랜드는 물론 명품이나 아웃도어 의류제품도 재활용SPA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추구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패션업체들의 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

어 최근 코로나 로 인해 더욱 제로 웨이스트19 ‘ ’(zero waste)

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Park, 2020). 

이러한 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재활용되지 않고 사장됨으

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

한 방향에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러한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 결과는 향 후 의류산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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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의류의 재활용 지속가능한 패션 등 , 

패션의 선순환을 정착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Ⅴ

의류산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의복의 재활

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복 재활

용에 대한 인식과 의복 사장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사료되어 본 연구

에서는 대에서 대까지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인구통계20 50

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사장 의복 실

태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 의복에 대한 재활용 의지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타인 의복을 재활용할 의지가 있다 의 . ‘ ’

비율이 더 높은 집단은 남성과 여성 미혼자 대 및 대, , 20 30 ,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 집단과 만원 이상 200 500 600

만원 미만의 집단 그리고 자영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 집700

단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용할 의지가 없다 의 비율이 더 . ‘ ’

높은 집단은 기혼자 대 및 대 월 소득 만원 이상 , 40 50 , 500

만원 미만의 집단과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 600 700 800

그리고 자영업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과거. , 

에 비해 재활용 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널리 확산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나 상대

적으로 연령대가 높거나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재활

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인의 의복에 대한 재활용 동  

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타인 의복을 재활용. 

하려는 동기로 미혼자 대 및 대 월 소득 만원 이, 20 30 , 300

상 만원 미만의 집단 판매 및 서비스직과 대학생은 재400 , ‘

활용 의류가 마음에 들어서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혼자’ . , 

대 만원 이상 만원 미만 월 소득 만원 이상 40 , 200 300 , 500

만원 미만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600 , 600 700 , 

사무직 전문직 자영업 집단은 경제적 도움 이 그리고 , , ‘ ’ 50

대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 주부는 , 700 800 , 

자원의 재활용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의복에 대한 ‘ ’ . 

재활용 동기의 차이를 종합하면 젊고 월 소득이 높지 않은 

집단은 재활용 의류에 대해 본인의 의복 선호도와 같은 개

인적 성향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혼자를 , 

비롯한 중년층이나 공적 대인관계가 특히 요구되는 직업 집

단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류 동기에  경제와 관련한 합리적

인 마인드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높은 연령대. 

와 고소득 집단 그리고 주부의 경우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더 크게 반영되어진 파악된다. 

타인 의복 재활용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한 연령과 월   

소득을 제외한 성별과 결혼 유무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타인 의복 재활용 저해요인으로 사무직을 제외한 . 

모든 직업 집단은 꺼림칙하여 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 ’

무직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 ’ . 

직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의 의복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부분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티셔츠 사장 발생 원인의 차이   

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기혼자 대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 , 40 , 300 500

의 집단 그리고 자영업은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가장 ‘ ’

높게 나타났다 여성 미혼자 대 월 소득 만원 이상 . , , 30 , 200

만원 미만의 집단과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300 600 700

만의 집단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은 취향 변화 가 가장 , , ‘ ’

높게 나타났다 대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 20 , 500 600

과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 그리고 전700 800

문직 및 대학생은 유행에 뒤떨어져서 대와 주부는 품‘ ’, 50 ‘

질저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바지 및 스커트 사장 발생 원  

인의 차이 결과 월 소득을 제외한 성별 결혼 유무 연령, , ,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대 그리고 자. , 40 , 

영업은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여성 미혼자 대 주부는 체형 변화 가 가장 높게 나타났, , 50 , ‘ ’

다 기혼자 대 사무직과 전문가는 취향의 변화 가 가장 . , 30 , ‘ ’

높게 나타났으며 대 판매 및 서비스직 대학생은 유행에 20 , , ‘

뒤떨어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장된 의복 미처리 원인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및 여성 미혼 및 기혼자 대에서 . , , 20 40

대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과 월 소득 , 200 4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 전문직 판매 및 서비500 800 , , 

스직 자영업 그리고 대학생은 처리하기 아까워서 가 가장 , ‘ ’

높게 나타났다 대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 50 , 400 500

의 집단 그리고 사무직과 주부는 처리과정이 귀찮아서 가 , ‘ ’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인 의복 재활용 의지에 따른 사장된 . 

의복의 미처리 원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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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두 집단 모두 처리하기 아까워, ‘

서 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재활용 의지가 없는 집단’

에 비해 의지가 있는 집단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의복 재활용에 대한 인식 및 사장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같이 타인 의복의 재활용에 긍정적인   

소비자들이 다수였으나 연령대가 높거나 고소득 그리고 자

영업과 같은 집단은 의복 재활용에 부정적인 소비자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타인 의복의 재활용에 . 

대해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

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의 순기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재활용할 동기를 부여한다면 의미 없

이 사장되는 의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의복을 재활용하는 동기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의류가 마음에 들어서 

재활용한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

양해졌을 뿐 아니라 그동안 타인의 재활용 의류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이 그만큼 높아진 결과라고 여겨진다 과거에 비. 

해 한 철만 입고 쉽게 버려지는 저가의류가 대량생산되면서 

상대적으로 폐기되는 의류도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재활용을 통한 . 

의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에 대한 의식 고취 

및 확산과 더불어 단순히 소비를 위한 소비주의가 감소해야 

할 것이다 타인의 의복에 대한 재활용 저해 요인의 경우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재

활용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 꺼림칙하여 가 가장 일반적이었‘ ’

다 이는 타인이 입었던 헌옷을 터부시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 

정서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 

한 경우에는 재활용 의류의 원래 형태 그대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디자인을 변형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

를 지닌 새로운 의류나 소품 등의 제품으로 만들어 제안하

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 사장 발생 원인의 차이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

반적으로 사장 발생 주요 원인으로 티셔츠와 바지 및 스커

트 모두 취향 변화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 유행에 뒤‘ ’, ‘ ’, ‘

떨어져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향이 변하여 또는 유행에 ’ . 

뒤떨어져 사장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패션제품으

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나 그에 따른 후유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 소

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형태변형 및 부자재 고장으로 인한 사장 발생에 대해서는 

의복 제품 기획 시 의복 형태변형이나 부자재 고장을 발생

시키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의복의 올바른 관리 방

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저해 요인을 감소

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장 의복을 처리하지 않은 원인으로 처리하기 아까워서   

또는 처리과정이 귀찮아서의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 스. 

스로가 의복을 사장시키기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 의류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다양한 용도의 업사이클링 

용품 제작 과정이나 노하우 등의 정보를 폭 넓게 제공함으

로써 무의미한 사장 의복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사장의복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로 재활용 처리과정. 

이 귀찮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미 

있는 처분을 원하나 재활용 처리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처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재활용 처리 과. 

정에 있어 소비자 중심의 접근 시스템으로의 정비가 필요하

며 이러한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의류의 재활용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폐기되는 의류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정착시키. 

기 위해서는 산업체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각, , 

적인 노력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패션업체들이 제품 정보로 재활용된 소재를 구

체적으로 밝힐 뿐만 아니라 원산지 제조 과정 등을 가급적 , 

소상히 소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의

류에 대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동참을 끌어내

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재. 

활용에 대한 인식과 사장의류에 대한 실태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파악하고 함으로써 의류 및 패션으로 인한 환

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현 시대가 요구

하는 의류에 대한 가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코로. 

나 로 인해 패션계에서도 제로 웨이스트 바람이 거세게 불19

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를 재, 

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패션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차별화된 

전략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소비자들의 의복 재활용에 대한 인  

식과 사장 의복의 실태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사장되고 있는 의류들이 ,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폐기 되고 있는 패션 용품의 종류에 따라 폐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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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고 이러한 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 섬유패션으로 인한 환경오염

과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 

도구로 경남 및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 표집에 의해 조

사 분석된 것으로 조사 지역 대상자의 선정 및 수 등에 한, 

계가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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