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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총칭인 MZ세대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주

목받고 있는 소비 세대이다.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구매채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유통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션 시장의 핵심 소비자로도 

MZ세대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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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tion MZ, a generic term for millennials and members of Generation Z, is an innovation-leading consumer 

group in the current marke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thical consumption tendencies 

of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social enterprise fashion products. Data were 

collected from Generation MZ (15-40 years old) by quota sampling based on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gender, age, and region, respectively. Eight hundred response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s using SPSS software. Three value factors (egoistic, altruistic, and biospheric) 

and three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factors (resource saving tendency, eco-friendly tendency, and 

consciousnes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were determined by factor analyses. The results confirmed that 

women, who showed a higher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in all three factors, were more altruistic and 

biospheric than men. Furthermore, women portrayed a more favorable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towards fashion products of social enterprise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members of Generation Z were 

more altruistic and biospheric than millennials. Additionally, the attitude, purchase intention, and willingness 

to pay premium prices were higher in Generation Z members. It was confirmed that higher biospheric 

values correlated with greater values for the three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factors. The altruistic value 

affected both the resource saving tendency and eco-friendly trend, while the egoistic value had an effect on 

the resource saving tendency. Both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all three 

of the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factors, and affected the willingness to pay premium prices. This was 

subsequently influenced by the resource saving tendency and consciousnes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Generation MZ as a consumer group, and the establishment 

of marketing strategies for fash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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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정인희·조윤진

평가받고 있다(Lee, 2021). 디지털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MZ세

대는 유년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왔고, 빠르게 변화하

는 신기술에 대해서 민감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한다(H. K. Park, 

2021).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친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들과 일

상생활을 함께하고 있다(Kim, 2020)는 점에서 다른 세대와는 차

별적인 소비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MZ세대를 향후 상품 촉진을 위한 

중요한 세대로 다루고 있다. 친환경 식품 소비 행동을 분석한 연

구(Hong, 2020), 시각디자인 요소와 구매행동 영향 관계를 살펴

본 연구(Lee & Kim, 2022; Nam, 2021), 헤어샵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H. K. Park, 

2021),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연구(Jun, 2022; Kang & Kim, 

2022) 등이 진행된 바 있다. 패션소비자행동 연구도 진행되어, 

Lee (2021)는 에스노그라피 방법으로 패션상품의 구매여정을 분

석하였고, Song과 Jang (2021)은 패션하우스 코스메틱에 대한 

양면적 소비의도 영향 변인을 분석한 바 있다. MZ세대의 특성과 

시대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가치 지향성과 소비 행동 연

구가 많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소비는 전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이다. 최근에는 환경보

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가치들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발

전하고 있다(Lim, 2013).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를 

통해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 나서는데, 최근에

는 다양한 욕구에 기반하여 윤리적 제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 또

는 윤리적 소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소비에 높

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Park & Lee, 2012). 이러한 경향하에 

MZ세대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이

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기인된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환경과 관련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오염과 미세먼

지 심화 등의 이슈를 어릴 때부터 일상 속에서 접하고 살아온 MZ

세대는 환경 문제에 민감하며, 환경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성

향을 보인다(Hong, 2020). 

한편, 인구통계적 변수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

장 기초가 되며, 전략적으로 목표 집단을 선택해야 할 때도 필

수적 변수이다. 친환경 태도와 친환경 의류제품 구매 연구(Han 

et al., 2013), 친환경에 대한 태도와 의복선택기준의 차이 연구

(Park, 2016), 윤리적 상품 태도와 구매의도 연구(Huh, 2011), 

대학생의 윤리적 소비 행동 연구(Hong & Shin, 2011), 고기능성 

스포츠레어웨어에 대한 프리미엄가격 지각 연구(Chung, 2009) 

등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은 유의미한 변수였다. 다양한 인구통계

적 변수 중에서도 성별은 친환경적 태도(Park, 2016) 또는 윤리

적 소비 행동(Hong & Shin, 201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최근 젠더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해 보면 성별에 따른 가치와 성향의 차이가 윤리적 소비성

향과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Z세대는 소비 행동에 있어 많은 유

사성을 가지지만, 두 세대 간에도 가치와 소비 패턴에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므로(Choi, 2015) 연령의 차이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MZ세대 소비 행동

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MZ세대의 인

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소비성향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

도 관련 변수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MZ세대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의 

영향을 받은 윤리적 소비성향이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의 시장세분화를 비롯한 마케팅 전략 수립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패션산

업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론적 배경

1. MZ세대

한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성장 과정을 거치며 당대의 사회 문

화 변화를 수용, 공유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영위하며 다른 세

대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형성한다(Nam, 2021). MZ세대

는 밀레니얼세대(Millennials)와 Z세대를 통칭하는데, 최근 정치

적, 사회·문화적, 소비·경제활동적 등의 측면에서 다른 세대와

는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MZ세대 구분에 대한 기

준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981년부터 1996년

생까지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세대로, 1997년 이후부터 2009

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Z세대로 구분하고 있다(Dimock, 2019). 

1981년생부터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까지를 MZ세대로 정

의하는 경우도 있다(Samjong KPMG ERI., 2019). 

한편, 각 세대에 영향을 미친 사건도 세대 구분의 주요 기준점

이 될 수 있으므로, MZ세대의 탄생 시기 이후 발생한 한국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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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1997

년 IMF 외환위기의 경험 여부가 세대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으

며, 기술에 초점을 둔다면 IT 환경의 혁신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아날로그세대의 마지막을 거쳐 PC의 본격적인 상용화와 싸이월

드, 버디버디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경험한 세대를 밀레니얼세

대로, 이후 등장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태어나서 

처음 접하고 경험한 세대를 Z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Lee, 2021; 

Samjong KPMG ERI., 2019).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 및 기술 

발전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준으로 삼아, 밀레니얼세대의 범위를 

1981년부터 1996년까지의 출생자로, Z세대의 범위를 1997년부

터 2005년까지의 출생자로 설정하고자 한다. 

Hong (2020)의 연구에 따르면 MZ세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

하며 친환경적,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소비를 통해 개인의 신념

을 표현하는 ‘미닝아웃’의 소비성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친환경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밀레니얼세대는 그들의 규범을 행동으

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도 하다(Hong, 2020). 또한 Hume 

(2010)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한 실천에 대해 강한 도덕적 견해를 가지더라도 이러한 신념이 실

질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중고거래나 공유에 대해

서는 두 세대 모두 합리적인 소비라고 인식하며 소유보다는 경험

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공통점이 나타나기도 한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8; “Lightning Market”, 2020). 

한편,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사이에도 태생적 차이점이 존재

한다. 밀레니얼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의 말기부터 시작하여 PC

와 인터넷의 발전을 거쳐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술의 발

전을 점진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면, Z세대는 모바일을 통해 미디

어를 접하고 SNS를 통해 경계가 허물어진 관계를 맺으며 자유롭

게 자라온 세대라는 점이다(Lee, 2021). 브랜드에 대한 생각에

서는 밀레니얼세대가 타인과 달라 보이고 싶은 과시적 욕구로 인

하여 브랜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Z세대는 브랜드

의 가치보다는 사회적인 영향을 더욱 중시하여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 책임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ak, 

2020). 따라서 이들의 소비 가치와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 구매행

동 등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유

사점으로 인하여 동일한 세대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대사회와 기술

의 빠른 변화를 무시한 채 2021년 기준 1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

지 연령대를 한 세대로 함께 묶는 데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무리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로 

나누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치와 윤리적 소비성향 

1) 가치 

Schwartz (1992)의 가치 연구에 따르면 가치란 중요도의 차이

는 있지만 상황을 초월하여 추구되는 목표로 개인이나 집단의 삶

을 이끄는 지침이 되며(Cieciuch et al, 2015), 개인이나 집단의 행

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Lind et al, 2015). 가치는 사회

과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특히 구체적인 신념

과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면서, 태도나 행동의도

와 같은 변수에 대한 예측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Stern과 Dietz 

(1994)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개인의 일반적인 가치 

집합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Stern 등(1999)이 제안한 가치신

념규범(VBN)이론은 친환경의도와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하

여 규범활성화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지향성을 통합하고 생태

학적 세계관으로 확대하여 발전시킨 이론으로(Han et al., 2017), 

개인 가치(value)가 신념(belief)을 형성하고 개인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규범(norm)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설명한다. 

Stern과 Dietz (1994)와 Schultz (2002)는 환경에 영향을 주

는 가치를 자기중심주적(egoistic), 이타적(altruistic), 생태적

(biospheric) 가치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

적 소비성향과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

는 변수로 이 세 가치 요인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타적

(altruistic) 가치는 인류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자기초월적 가치 지향이다. 자기중심적(egoistic) 가

치 성향은 개인의 이익과 혜택을 포함하는 자기향상 가치를 지

향한다. 생명과 생태를 소중하게 여기는(biospheric) 가치 성향

이 있는 경우에는 인간 이외에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므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Stern & Dietz, 

1994; Stern, 2000). 

일반적으로 이타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는 환경적 신념, 행동

의도 및 행동과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지만, 자기중심적 가치

는 부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된 바 있다(Stern & 

Dietz, 1994). 반면, Choi 등(2020)의 연구에서는 자기중심적 가

치관이 환경의식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회적 책임의

식 중 노동문제 의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가 자신과 가깝게 여겨지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유

추하였다. 즉, 표면적으로는 생태적 또는 이타적 가치에 의한 것

처럼 보이는 윤리적 소비에도 그 이면에는 자기중심적 가치가 내

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Kim & Kwon, 2016), 자기중심적 가치

는 환경적 신념, 행동의도 및 행동과 부적인 영향에 있지 않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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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중심적, 이타적, 생태적 세 가치를 

모두 아울러 MZ세대의 기본 가치가 윤리적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동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윤리적 소비성향 

소비 환경의 변화는 공정무역이나 지속가능한 환경 등 다양한 

윤리적 소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사결

정 과정에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You & Park, 

2012). 최근의 미닝아웃(meaning-out) 트렌드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정치, 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

으로 표출하는 것으로(Kim et al., 2018), 소비가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와도 맥이 닿는다. Kim 등

(2018)은 개인이 SNS를 통하여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자기

를 연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미닝아웃 트렌드를 키우고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SNS가 삶의 일부분인 MZ세대에

게 있어 윤리적 소비는 미닝아웃 트렌드와 함께 소비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환경, 인권, 동물 보호, 공정무역, 로컬마켓, 기

업의 사회적 책임 등 특정한 이슈와 맞물려 개념화되고 있다(Lee, 

2016). Lee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의 개념에는 비윤

리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제품을 거부하는 것, 공정

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Park과 Kang (2009)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공정무역, 노동표준과 같은 사회적 측면과 같은 소비자 

의식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Kwak (2015)은 소비

자가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으로, Suwarsi (2019)는 한정된 자원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

한 관심 및 나의 삶의 질과 타인의 인권에 대해 성찰하게 됨으로써 

생겨나게 된 소비형태로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영

국의 그리니치 대학교의 자연자원연구소에서는 윤리적 소비가 동

물복지, 환경, 인권/노동조건과 공정무역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Kwak, 201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윤리적 

소비성향을 소비자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그에 따라 의식적으

로 선별해 구매하려는 성향이며, 환경, 동물 복지, 인권, 지속가능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 

(2016)의 연구에서는 윤리소비의식이 용돈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윤리소비의식에 따라 패스트 패션 구매

량도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Suwarsi (2019)의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으며, 종교가 있는 소비자일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윤리적 소비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Park과 Lee (2012)의 연구에서는 이타적 동기에 의해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집단에서 윤리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Choi 등(2020)의 연

구에서는 이타적 가치관과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모두 노동문제의

식과 정적 영향 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한 소비자

들의 경우 윤리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가격 지불

의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Lee (2019)는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사회적 기업의 

상품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만, 사회적 기업 상품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가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

는다고 하였다. 

한편, Kim 등(2020)은 윤리적 소비가 갖는 속성에 대하여 연

구하였는데, 윤리적 소비가 갖는 속성은 단순히 윤리적 소비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에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비

윤리적’이라고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사회적 배제’라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며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

운 유형의 구별 짓기 기제가 된다고 하였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윤리적 소

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윤리적 소비성향이 사회

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그리고 프리미엄가

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더하여 개인의 가치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3.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과 구매의도 관련 변인 

1)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

해 대안적 주제가 등장하여 이해관계자이론, 기업윤리이론, 기업

시민, 지속가능경영 등으로 확대되었다(Park & Lee, 2012). 최

근에는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에 대한 논의와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유럽과 미

국에서 1980년 이후 협동조합이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Yang, 2016).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고 학자마다도 약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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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Park, 2019).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

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사회 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

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를 뜻한다(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2012). 2021년에 

국내 인증 사회적 기업은 총 500개소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

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0

년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5조 2,93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민간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56.6%)인 것으로 나

타났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패션산업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안

전은 물론 근로자의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국제사

회의 감시와 규제가 높아지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

고 있다(Yang, 2016). 국내의 패션 사회적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패션산업에서는 주로 재활용(recycling) 또는 새활용

(upcycling)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Table 1은 국내의 사

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패션 브랜드 또는 기업을 ‘새활용/재활

용’, ‘생산과정’, ‘친환경소재 사용’으로 구분하여 연구자가 정리한 

표이다. 한편, 기업은 아니지만 윤리적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 공정무역, 윤리적 생산,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

는 패션기업들이 모여 윤리적 패션브랜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

면서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윤리패션네트워

크(Korea Ethical Fashion Network; KEFN)도 있다. 

2)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윤리적 패션 실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패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생력 향상을 위해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Seo, 2019). 따라서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

매행동과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Huh (2011)는 윤리적 상품 구매의 영향 요인들을 살펴본 결

과,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가 영향력이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태도의 관련성에 주

목을 한 연구도 진행된 바가 있는데, Park과 Oh (2005)는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이 높을수록 의복 재활용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

이고 재활용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Jung과 Oh (2013)는 윤

리소비신념이 친환경 인조모피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Yang 등(2020)은 윤리적 소비가 재활용 원

단을 활용한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즉, 소비자의 신념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기업 패

션상품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나 사회적 책임 의식 등을 

중요한 신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성향은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많은 소비자 연구에서 태도나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

의 직접적 예측 변수가 된다고 밝혀져 왔다. 사회적 기업 패션상

품의 경우,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직접적인 구매행동의 관찰이나 

Table 1. Fashion Social Enterprises 

분류 브랜드 내용

재활용/새활용

LAR 재활용 가죽, 오가닉 코튼, 천연 코르크 등 친환경 소재로 신발 제작

에코파티메아리 버려지는 가죽, 의류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리블랭크 폐기되는 가죽, 의류, 타포린 등을 업사이클링

큐클리프 폐기되는 우산, 현수막, 건물 외벽 포스터를 활용하여 지갑이나 각종 주머니 제작

플리츠마마 페트병 재활용 원사를 활용, 제로웨이스트 추구

얼킨 신진 아티스트들의 버려지는 회화 작품을 사용하여 가방 제작

모어댄 자동차의 생산과정이나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가죽, 에어백, 안전벨트 등을 활용하여 가방 제작

RE;CODE 재고 의류를 업사이클링하여 의류나 액세서리 제작

생산 과정
페어 트레이드 코리아 빈곤국가 여성들의 수공예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고 판매

D’LUV 제3세계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패턴으로 이용, 수익금의 30%를 아이들의 주거와 교육에 투자

친환경 소재

콘삭스 오가닉 코튼과 옥수수 섬유 사용, 빈곤 문제 관심

비건타이거 비동물성 소재 사용

코르코 코르크 나무의 껍질만을 사용하여 제품 제작

그린블리스 오가닉 코튼을 활용한 소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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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태도와 구매의도를 알아봄으로써 실제 구

매행동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3)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프리미엄가격이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서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감수할 때 그 감내할 수 있는 가격 차

이를 의미한다(Park & Lee, 2012). Ba & Pavlou (2002)는 판매

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적

정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Park 등(2015)은 기업에게

는 평균 이상의 고수익을 가져오는 가격,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공정 가격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가격으로 프리미엄가격을 정의하

였다. 

Kim과 Kim (1999)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프리미엄가격을 지

불하는 이유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 탐색에 대한 동기가 부

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ark (2020)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경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브

랜드나 가격 등의 요소를 동원하게 되며, 이에 소비자는 높은 가

격을 지불하면 높은 품질과 서비스가 따라온다고 인지하게 된다. 

Andaleeb & Conway (2006)의 연구에서는 프리미엄가격을 고객

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만족하였을 때 흔쾌히 지불할 수 있

는 금액으로 정의하였으며, 고객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면 

그에 걸맞은 서비스와 품질을 기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다른 

제품은 줄 수 없는 특별한 또는 차별적인 가치를 해당 제품이 제

공한다고 생각할 때 프리미엄가격을 지불하면서 그 제품을 구매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 구매에 

있어 프리미엄가격을 윤리적 가치를 가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 소비자가 더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관련 변인을 연구한 You와 Park 

(2012)의 연구에서는 제품 구매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가격에 대

한 가치의 지각, 교육 수준 및 개인가용금액(소득, 용돈)이 직접적

으로 제품의 지불의사 금액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수준과 개인가용금액이 높을수록 지

불의사금액의 수준이 높아졌고, 가격에 대한 가치의 지각이 높고 

윤리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 집단에서 지불의사금액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19)의 연구의 경우, 사회적 기업 상품의 

구매의도는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기업 상품에 대한 태도는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리미엄가격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관

련 시장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는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윤리적 소비성향,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프리미엄가격을 지불할 의사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그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 문제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치, 윤리적 소비성향, 사

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1-1.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규명한다.

 1-2.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윤리적 소비성향의 차이를 규

명한다.

 1-3.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1-4.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의 차

이를 규명한다. 

연구 문제 2. 가치, 윤리적 소비성향,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및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한다. 

 2-1. 가치가 윤리적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2-2.  윤리적 소비성향이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

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2-3.  윤리적 소비성향이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2-4.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프리

미엄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가치, 윤리적 소비성향,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및 인구통계적 특

성으로 구성하였다. 가치는 Hong (2020), C. Y. Park (2021) 연

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11개 문항으로, 윤리적 소비성

향은 선행연구(Chung, 2016; Huh, 2011)를 참고하여 16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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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

도는 Lee (2019)와 Oh (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각각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프리미엄가

격 지불의도는 선행연구(Lee, 2019; Park & Lee, 2012; You & 

Park, 2012)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5개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Likert 형식의 

5점 척도(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응답자들이 사회적 기업을 잘 이해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는 문장을 포함하여 측정도구를 구

성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직업, 

학력을 측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21년 8월에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이 세 변수를 고려하여 하위 

집단별 응답자 수가 비슷하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령에 따라

서는 만 15~24세를 Z세대로, 만 25~40세를 밀레니얼세대로 나

누었으며, 지역은 유통 환경 차이가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

교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를 묶어 수도권으로, 그리고 수도권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인 대구와 경북을 묶어 대경권으로 분

류하였다. 총 80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여성이 

422명(52.8%), 남성이 378명(47.2%), Z세대는 371명(46.3%), 

밀레니얼세대는 429명(53.6%)이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은 412명(51.5%), 대경권은 398명(48.5%)이었다. 기타 변수로서 

직업은 학생이 40.5%, 사무직이 25.7%, 전문직이 8.2%, 서비스/

판매직이 6.6%, 생산/기술직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고등학교 졸업 28.8%, 대학원 졸업 7.2%로 나타났다. 자료 분

석에는 SPSS Statistics V20과 V22를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 

요인분석, t-te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가치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세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 설명변량은 68.53%였다. 요인 1은 지구 존중, 

환경보호, 인간과 자연의 조화, 환경오염 방지의 네 문항으로 구

성되어 요인명을 생태주의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권위 행사, 사

회적인 권력, 타인에 대한 영향력, 금전적인 부유함의 네 문항으

로 구성되어 요인명을 자기중심주의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사

회정의, 사회기여, 세계평화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타주의

로 명명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세 요인 모두 .75 이상이

었다. 

윤리적 소비성향을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으로 요인분석

한 결과 세 요인이 도출되었다(Table 3). 요인 1은 총 여덟 문항

으로 이루어졌는데, 적극적인 환경보호, 천연소재 및 재활용 상품

의 사용, 환경부하의 발생 자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으로 구성

되어 요인명을 자원절약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분리수

거, 환경을 위한 도덕적 의무 실천, 환경 보호 의무 등의 다섯 문

항으로 구성되어, 요인명을 친환경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

은 불공정한 노동 착취 상품의 판매 금지, 기업의 사회 책임, 이윤

의 사회 환원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요인명을 기업책임 의식으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Values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분산) 신뢰도(α)

생태주의

나에게 지구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다. .860

3.08 (28.07) .898
나에게 환경보호는 중요하다. .852

나에게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중요하다. .827

나에게 환경오염 방지는 중요하다. .822

자기중심주의

나에게 권위 행사는 중요하다. .844

2.35 (21.40) .752
나에게 사회적인 권력은 중요하다. .840

나에게 타인에 대한 큰 영향력은 중요하다. .740

나에게 금전적인 부유함은 중요하다. .531

이타주의

나에게 사회정의는 중요하다. .824

2.09 (19.06) .798나에게 사회기여는 중요하다. .762

나에게 세계평화는 중요하다.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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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하였다. 도출된 세 요인은 각 29.98%, 17.06%, 16.15%

의 설명변량을 가져 누적 변량은 63.19%였으며 신뢰도는 모두 

.74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는 각각 4개, 4개, 5개의 문항으로 변수를 측정하도록 

측정도구를 구성하였으므로 신뢰도(Cronbach’s α)로 변수의 신

뢰도를 확인하였고, 신뢰도는 모두 .8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4).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치, 윤리적 소비성향, 태도와 구매

의도,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MZ세대 소비자들의 가치에 차이

가 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집단에 따라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생태주의와 이타주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

다 더 생태주의와 이타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생태주의와 이타주의는 연령에 따라서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분산) 신뢰도(α)

자원 절약성향

나는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한다. .774

4.797 (29.98) .913

나는 환경보호에 적극적이다. .761

나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의 소모품은 천연소재 및 재활용 상품을 사용하려 한다. .738

나는 가능한 한 환경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려 한다. .731

나는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먼저 생각한다. .712

나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호한다. .678

나는 소비자로서 상품을 구매할 때 환경에 무해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46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제품을 사용한다. .636

친환경 성향

나는 분리수거에 적극적이고 잘하는 편이다. .741

2.730 (17.06) .810

나는 환경을 위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668

나는 평소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639

나는 누구나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559

나는 소비자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08

기업 책임의식

나는 불공정한 노동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61

2.585 (16.15) .744나는 기업이 사회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749

나는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738

Table 4. Measurement of Attitude, Purchase Intention, and Willingness to Pay Premium Prices for Social Enterprise Fashion Products

측정변수 문항 신뢰도(α)

태도

나는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878
나는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호감을 느낀다.

나는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친밀감을 느낀다.

나는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신뢰가 간다.

구매의도

나는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 구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882
나는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해 더 다양하게 알아볼 생각이 있다.

나는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나는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싶다.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나는 사회적기업의 패션상품 가격이 일반상품의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구입할 용의가 있다.

.921

나는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것이다.

나는 사회적기업의 패션상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이 구매는 현명한 구매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반적인 패션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높은 가격의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

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패션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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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Z세대가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생태주의

와 이타주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중심주

의의 경우,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지만(t=1.843, p=.065), Z세대가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지역과 가치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태

주의, 이타주의, 자기중심주의 세 요인 모두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요인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생

태주의가 다른 요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연구대상인 MZ세

대의 소비자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환경보호와 같은 가치에 많

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적 변수가 윤리적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성별의 경

우 자원절약 성향, 친환경 성향, 기업책임 의식 세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는 성향

과 친환경적인 성향이 높고, 기업책임을 많이 의식하는 것을 알 

Table 5. Difference in Values by Demographic Variables 

요인 집단 평균 (SD) t

생태주의

성별 
남 3.869 (.777)

-4.401***

여 4.091 (.629)

연령
Z세대 4.010 (.727)

1.015*

M세대 3.958 (.699)

지역
수도권 3.963 (.731)

-.773
대경권 4.002 (.691)

자기중심

주의

성별 
남 3.551 (.719)

.632
여 3.521 (.624)

연령
Z세대 3.582 (.753)

1.843
M세대 3.495 (.740)

지역
수도권 3.501 (.691)

-1.298
대경권 3.567 (.647)

이타주의

성별 
남 3.501 (.809)

-4.440***

여 3.740 (.671)

연령
Z세대 3.690 (.753)

2.040*

M세대 3.581 (.740)

지역
수도권 3.600 (.736)

-1.237
대경권 3.665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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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Difference in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by Demographic Variables 

요인 집단 평균 (SD) t

자원절약 성향

성별 
남 3.328 (.827)

-2.942**

여 3.485 (.683)

연령
Z세대 3.423 (.795)

.448
M세대 3.400 (.725)

지역
수도권 3.405 (.777)

-.227
대경권 3.417 (.738)

친환경 성향

성별 
남 3.841 (.701)

-5.538***

여 4.083 (.529)

연령
Z세대 3.933 (.674)

-1.472
M세대 3.999 (.609)

지역
수도권 3.964 (.661)

-.216
대경권 3.973 (.591)

기업책임 의식

성별 
남 3.757 (.798)

-7.549***

여 4.134 (.612)

연령
Z세대 3.932 (.736)

.214
M세대 3.977 (.726)

지역
수도권 3.923 (.747)

-1.305
대경권 3.991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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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Difference in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by Demographic Variables 

요인 집단 평균 (SD) t

태도 

성별 
남 3.456 (.792)

-5.653***

여 3.751 (.686)

연령
Z세대 3.677 (.776)

2.278*

M세대 3.555 (.727)

지역
수도권 3.627 (.767)

.591
대경권 3.595 (.736)

구매의도

성별 
남 3.261 (.866)

-4.655***

여 3.523 (.720)

연령
Z세대 3.466 (.829)

2.209*

M세대 3.341 (.776)

지역
수도권 3.439 (.797)

1.463
대경권 3.356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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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Difference in the Willingness to Pay Premium Prices by Demographic Variables

요인 집단 평균 (SD) t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성별 
남 2.867 (.956)

-.900
여 2.923 (.787)

연령
Z세대 3.007 (.894)

3.357**

M세대 2.801 (.841)

지역
수도권 2.943 (.874)

1.564
대경권 2.846 (.86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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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연령 및 지역의 경우, 세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각 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친환경 성향과 

기업책임 의식은 평균 점수가 4점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

지만, 자원절약 성향은 다소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Hume, 2010)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7), 성별에 따라 태도와 구

매의도 두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

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도 태도와 구매의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Z세대가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

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구매할 의도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태도와 구매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의 프리미엄가

격 지불의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able 8). Z세대는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을 구매할 때, 프리미

엄가격을 지불하면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은 윤리적 소비성향, 태도, 구매의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지만,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는 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가치, 윤리적 소비성향,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

와 구매의도 및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간의 관계 

연구문제 2-1의 가치가 윤리적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가치 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윤리적 소비성향 세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자원절약 성향은 생태주의와 자기중심주의와 이

타주의의 영향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절약성향은 생태주의 가치와 이타주의 가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주의 가치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친환경 성향은 생태주의 가치의 영향에 의해서만 형성되었으

며, 기업책임 의식은 생태주의와 이타주의의 영향은 받으나 자기

중심주의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성향 

세 요인 모두에서 생태주의 가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Table 9. The Effect of Value on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자원절약 성향

생태주의 .412 .412 13.065***

69.408***

69.408***

69.408***

.207자기중심주의 .085 .085 2.682**

이타주의 .174 .174 5.507***

친환경 성향

생태주의 .505 .505 16.525***

91.774***

91.774***

91.774***

.257자기중심주의 -.013 -.013 -.410

이타주의 .044 .044 1.445

기업책임 의식

생태주의 .341 .341 10.866***

73.099***

73.099***

73.099***

.216자기중심주의 .049 .049 1.555

이타주의 .312 .312 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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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0. The Effect of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on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태도 

자원절약 성향 .314 .418 15.294***

181.918*** .407친환경 성향 .158 .210 7.684***

기업책임 의식 .327 .434 15.900***

구매의도 

자원절약 성향 .423 .527 19.466***

189.534*** .417친환경 성향 .111 .139 5.123***

기업책임 의식 .278 .346 12.78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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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2의 규명을 위해 윤리적 소비성향 세 요인을 독립

변수로,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를 각각 종

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

였다. 윤리적 소비성향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윤

리적 소비성향 세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영

향력의 크기로 볼 때 기업책임 의식, 자원절약 성향, 친환경 성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성향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한 결과, 윤리적 소비성향 세 요인 모두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원절약 성향의 영

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책임 의식, 친환경 성

향 순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친환경적

이며, 기업책임을 크게 의식하는 소비자들일수록, 사회적 기업 패

션상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고 구매의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연구문제 2-3을 규명하기 위해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를 종

속변수로 하고 윤리적 소비성향 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1에 제시하였다. 자

원절약 성향, 기업책임 의식은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원절약 성향의 영향

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일회용품보다는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등 자원을 절약하려는 성향이 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

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높은 가

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친환경 성향의 영

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회

적 기업의 패션상품의 경우 여타의 친환경 상품에 비해 자원절약

이나 기업책임이 더 필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

유 때문에 두 요인의 영향력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4를 규명하기 위해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를 종

속변수로 하고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

도는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해 우호적이고 구매의

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구매의도가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태도가 지불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MZ세대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치, 윤리적 소

비성향,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치 변수는 생태주의, 자기중심주의, 이타주의의 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윤리적 소비성향은 자원절약 성향, 친환경 성향, 

기업책임 의식의 세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가치의 경우 남성에 비

하여 여성이 더 이타적이고 생태적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과 관련

된 개인 가치에 있어서는 성별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확인되었다. 윤리적 소비성향의 경우에는 모든 요인에서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은 남성보다 윤리적 소비성

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기

업의 패션상품 태도와 구매의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Table 11. The Effect of Ethical Consumption Tendency on the Willingness to Pay Premium Prices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자원절약 성향 .748 .650 14.733***

131.208*** .331친환경 성향 .027 .031 1.062

기업책임 의식 .111 .093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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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The Effect of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n the Willingness to Pay Premium Prices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태도 .121 .105 2.488*
148.250***

148.250***

.489

.489구매의도 .665 .613 14.573***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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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에서 여성일수록 윤리적 소비 행동 경향이 더 높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Park & Kang, 2009; Suwarsi, 2019). 반

면,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는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프리미엄가격 지불의

도에는 성별의 영향이 없었지만, 가치와 윤리적 소비성향,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 태도와 구매의도 등에서 성별의 차이가 확인되

는 만큼 MZ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할 때에는 홍보와 캠페인 등에 있어 성별로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

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연령별로는 생태주의와 이타주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Z세

대가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생태주의와 이타주의 가치를 더 추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MZ세대들의 경우 여성일수록, 연령

이 낮을수록 생태적 및 이타적 가치를 더 추구하지만, 자기중심적 

가치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윤리

적 소비성향 차원들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

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그리고 프리미엄가

격 지불의도에서는 Z세대가 밀레니얼세대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

였다. Z세대가 브랜드의 가치보다는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 책

임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Kwak, 2020)

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나이가 어릴수록 실질적인 행동은 신

념과 거리가 멀다는 Hume (2010)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비록 Z세대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나이대로 밀레니얼 세대에 비하면 구매력이 낮

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사회 정의와 사회 기여에 가치를 두

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부여된 상품이라면 기꺼이 구매

하고, 또한 프리미엄가격을 지불하면서라도 구매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Z세대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소비 주체가 될 것

이므로 Z세대의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가 높은 점에서 사회적 가

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패션 기업들의 성장과 관련 시장의 확대를 

예견해 볼 수 있다. 밀레니얼세대의 프리미엄가격 지불 의사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케터들의 고민이 필요하며 연구자

들은 이들의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영향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는 아무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Z세대의 ESG 인식에 대해 살

펴본 연구에서도 ESG 개념 인지와 관심은 성별, 연령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 반면 지역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Jun, 2022). 

MZ세대에게 스마트기기와 온라인 미디어의 활용은 삶 그 자체이

다. 이들은 정보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데, SNS를 통해 매우 빠

르게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므

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

단된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는 환경 문제가 생존과 결부되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윤리적 소비가 지역과 상관없이 보

편적인 소비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 결과, 윤리적 소비성향에 가장 영향력

이 큰 가치는 생태주의로 생태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원절약 성

향, 친환경 성향, 기업책임 의식이 모두 높아졌다. 이타적 가치

는 자원절약 성향과 친환경 성향의 선행 영향 변수였으며, 자기

중심적 가치는 자원절약 성향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Kim과 

Kwon (2016)의 견해와 같이 자기중심적 가치에 기반해서도 윤

리적 소비성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Griskevicius 등(2010)은 지위 동기가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촉진

하는 데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경우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

되면, 해당 가치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고 관련된 소비에도 동참할 

것이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가치는 단순히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

의와 동일하지 않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중심적일 경우 개인의 이해와 사회적 가치가 부합될 때

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

편,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식품 소비 행동 연구(Hong, 2020)에

서는 이기주의와 생태주의 가치가 신생태계 패러다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타주의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패션 또는 의류 이외의 다른 제품 구매에서는 가치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

는 제품에 따라 해당 변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적 소비성향 세 요인인 자원절약 성향, 친환경 성향, 기업

책임 의식은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구매

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적 가치가 

친환경 상품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Lee, 2019)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Jung과 Oh (2013)의 연

구에서 친환경 의식을 포함한 모든 윤리의식 차원이 윤리적 패션

상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

한다. 특히 자원절약 성향과 기업책임 의식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

나, 사회적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의 패

션상품이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호의

적인 태도 형성은 물론 실제 구매행동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환경 성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 패션상품을 대상으로 하

였다는 점에서 기업책임 의식이나 자원절약 성향이 더 큰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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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와 윤리적 소비성향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원절약성향과 기업책임 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

업 패션상품에 대해 프리미엄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hoi 등(2020)의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

한 소비자들의 경우에 윤리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프리미

엄가격 지불의도도 높게 나타난 결과와, Park & Lee (2012)의 연

구에서 기업 책임 변수들이 공정무역제품의 신뢰를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와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 등과 유사하다. 패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

회적 기업의 경우, 자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과 자사의 

브랜드나 제품이 자원을 절약하는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비

자들에게 잘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전략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가격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면서,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도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호감을 가

질수록 구매의도는 물론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태도가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과 맥을 같이 하며, 태도 변수

가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반면, 선행연구 중 사

회적 기업 상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

지만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 Lee (2019)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패

션상품 구매의도는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의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매 촉진을 위

한 캠페인 활동이나 판촉 전략으로 구매의도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 프리미엄가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MZ세대의 특성 연구 또는 윤리적 상품 구매행동 연구 등이 개

별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MZ세대의 가치

와 윤리적 소비성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나아가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까지 폭넓게 고

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며, 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구통계적 차이를 확인한 변수도 성별와 연령 및 지역

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영향력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

권과 대경권은 지역별 차이 변수로서의 의미가 없고, Z세대가 밀

레니얼세대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윤리적인 소비와 사

회적인 소비 의식이 높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폭넓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가운데, 간접적

인 영향력까지 고려한 변수들의 통합적인 관계 모형에 대한 이론

을 검토하고 실증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변수 간 직접적

인 인과 관계만을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윤리

적 소비성향의 영향 변인을 인구통계적 변수와 가치 변수에 국한

하여 살펴보는 등 향후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

업 패션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사결정 모델을 연구한다면 해당 

분야의 지식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통계적 변수 중

에서도 성별과 연령이 윤리적 소비성향과 사회적기업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성별 또는 집단별로 윤리적 상품에 대한 가치신념규범(VBN)이론 

확장 모델을 검증해 보는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만 15세부터 40세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행동 연구

에 비하여 연령층이 다소 넓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

할 필요가 있으나 시장을 선도하는 소비층을 포괄하여 연구했다

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모든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윤리

적 소비를 강조하며 패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들

의 창업과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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