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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ith Hanbok experts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Hanbok culture industry were performed to listen to 

professional and future-oriented opinions for the development of Hanbok 

culture and the Hanbok industr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expert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the Hanbok culture industry an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Hanbok as a global culture.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preceded by the establishment of concepts 

such as traditional Hanbok, daily Hanbok, fusion Hanbok, and new Hanbok, 

and design, education, and government support suitable for each field are 

required. Second, the responsible craftsmanship of the Hanbok industry, the 

development of Hanbok design with the aesthetics and convenience of 

Hanbok designers, multi-dimensional research with high academic use, and 

systematic support for various Hanbok-related programs and events by the 

government are need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nd actively 

wear Hanbok through various media to revitalize the Hanbok culture, such as 

establishing a Hanbok wearing day, reviving etiquette education in school, and 

providing local-based Hanbok wearing experience education. Fourth, in order 

to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detailed Hanbok education by field is 

necessary, and specialized education tools,  such as distribution, VMD, and 

stylist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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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우리의 의식주 중 먼저인 한복은 한식 한옥 한글 한지 등, , , 

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한복은 기성세대에서 명절 혼례 잔치 등의 특별. , , 

한 날에 착용되거나 무용 공연 전시 등의 특수복 용도로만 , ,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젊은 세대에 의해 한복 여행 한복 , 
체험 한복 인증샷 한복 게임 등 나 다양한 형식의 놀, , SNS

이로 또는 전통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으로 , 

패러다임 시프트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paradigm shift) . 

년 서울 패션 위크에서도 확인되는 바 차이 김영2016 S/S , 

진이 모던 한복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가 하면 년 , 2018

에서는 오프닝 무대에 선보여진 전통한복 브랜드 김혜F/W

순 한복은 정형화된 한복의 형태가 아닌 트렌디한 한복을 

소개한 것이다 기성복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쇼에 한복이 등. 

장한 것은 이제 한복이 패션의 한 종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업계나 대중들(Jeong & Lee, 2018). 

의 관심이 증가된 반면 한복 분야에서 현대의 변화된 한복

문화산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통합적 전문적인 프로세스로 시·

도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오늘날 의 세계화를 위한 학계 한복디자이너 정  K-dress , , 

부의 노력은 한복을 단순한 민족 의상을 넘어 글로벌 한복

문화로 정착시키며 한복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게 하였

다 한브랜드 한패션 한스타일 신한복 등의 국(Oh, 2015). , , , 

가정책과 한류 드라마 사극 열풍 등을 매개체로 , , K-pop 

한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로 현재 한복의 가치와 위상은 한

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스타들이 신한복을  K-pop 

알리고 우리의 복식 문화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을 해냄으로써 구글의 한복 검색량이 최고치를 기‘hanbok( )' 

록하기도 하였고 나 블랙핑크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 BTS

한복을 착장함으로써 국내외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Park & Rhee, 2022). 현대 한복은 전통한복 생활한복 퓨, , 

전한복 신한복으로 분류되어 디자인과 색채 소재가 다양해, , 

졌지만 한복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퓨전, . 

한복과 신한복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

의 주장에서는 전통한복의 지나친 변형을 부정함을 알 수 

있다 한복은 본 의미의 한복스러워야 하며 어떤것이 전통. , 

한복인지 구별하고 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년 미스, 2019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보인 한복과 코르셋을 결합한 한복 

쇼는 선정성 논란을 야기하며 이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

었다(Choi, Chen, & Lee, 2020).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시대의 ,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의상으로써의 한복에 대한 심도있

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글로벌 시대이자 문화. 

가 곧 산업인 시대에 한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의·

미있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에 따라 한복문화와 한복산, 

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 선도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복 전문가를 대상. 

으로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복 전

문가들의 한복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

을 조사하고자 심층면접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요. 

구에 따른 현대 한복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우리나라 한복산업의 경쟁

력 강화는 물론 다양한 한복 디자인 개발에도 활용될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론적�배경II.�

한복문화1.�

우리나라의 천년 역사를 반영하며 변화 발전되어 왔던 전2 ·

통성을 지닌 한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는데,
한복문화란 연대기적 시대성이 갖는 수직적 의미와 수평적 

의미로서의 그 시대 대중이 입는 한복의 형태 소재 색상, , , 

제작기술 관습 의식 등 한복과 관련한 유형 무형의 활동, , , 

과 변화하고 발전되어 온 결과물 모두를 말한다(Yoon, 

현재 세계 모든 나라들은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문2019). 

화산업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한류는 높, 

아진 국가 위상과 긍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한

복 관련 문화상품으로 개발되어 창의적 가치와 산업의 경제

성까지 충족시키며 한복 산업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들에서 나타나는 한복 체험 놀이는 . ‘ ’ 

년대부터 민간 미디어 매체 국가 등 복합적 요인에 2010 , , 

의해 자리 잡게 되었는데 먼저 (Jeong & Lee, 2018), 2011

년 창설된 한복놀이단 은 한복에 관한 문화기획이나 청년문‘ ’

화가 없던 상황에서 새롭고 젊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현재 명 이상의 큰 규모 단체로 성장해서 한복의 일상5,000

화를 위해 한복을 착장하고 파티에 참가하거나 플래시몹 등

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한복에 대한 (Lee, 2018).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복 입기 좋은 날 과 한복 세상을 꿈‘ ’ ‘

꾸다 와 같은 한복 커뮤니티의 활동도 다양해졌고 이화여대’ , 

의 이화 흐드러지다 중앙대의 햇귀 덕성여대의 꽃신‘ , ’, ‘ ’,  ‘

을 신고 등 대학교 한복 동아리 역시 한복입기 운동의 일환’

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복 입기 (Cho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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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년부터 한복데이 축제를 열면서 전주 한옥마2012 ‘ ’ 

을에서 먼저 유행을 일으킨 한복을 입고 즐기는 문화 축제

이며 지금까지도 매년 월 문화의 달 에 한복의 날 관련 , 10 ( ) ‘ ’ 

행사가 개최되는데 한복진흥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하고 있다 대궁 종묘 조선 왕릉에 한해 한(Kang, 2016). 4 , , 

복 착용 시 무료입장을 허용한 정책은 년 매월 첫째 1996

토요일을 한복입는 날 로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문화체‘ ’ , 

육부가 선정한 한국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대상물 중 한복

이 포함되면서부터이다 한복 인증샷과 (Jeong & Lee, 2018). 

한복 여행은 소셜 미디어 의 확산에 의해 나타(social media)

난 현상으로 한복을 입고 여행하거나 한복을 착장하고 찍은 

사진을 에 올리는 한복 문화를 발생시켰다 이는 한복착SNS . 

장시 고궁 무료입장이 가능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주변의 , 

경관과 잘 어우러진 다양한 한복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

다는 점이 한복입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Lim, 

2016). 

놀이의 성격을 띄는 한복 체험은 현재 서울에서 인사동  ·

Table� 1.� Changes in Major Materials in the Nation's Hanbok Retail Industry by the Year(Unit: 1 Million Won)

Hanbok�
retail

business
2007 2009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Rate� of�
change(%)

No. of 

businesses
1,489 1,445 1,468 1,517 1,478 1,445 1,489 1,529 1,425 96

No. of 

employees
2,200 2,093 2,125 2,158 2,089 2,060 2,100 2,213 2,014 92

Sales

amount
83,955 91,112 93,932 91,369 87,831 86,387 98,489 

103,49

5 
84,543 101

Operating 

expenses
60,851 65,761 73,438 70,225 68,122 63,494 81,782 84,939 70,966 117

The cost of 

sales
42,960 42,115 49,587 38,583 41,906 40,753 47,835 53,149 40,178 94

Sales/

administ

-ration

cost

17,890 23,647 23,851 31,642 26,216 22,741 33,947 31,791 30,788 172

Personal 

expense
2,723 4,753 5,373 7,190 6,418 7,063 6,947 8,803 7,434 273

Rental fee 7,662 10,984 9,048 9,885 9,776 8,089 8,213 9,737 8,312 108

Other 

expenses
4,860 7,910 9,430 14,567 10,022 7,589 18,788 13,250 15,042 310

An annual 

salary
2,613 4,237 4,499 5,701 4,567 5,576 6,310 8,165 6,710 257

Total floor 

area of the 

building

( )㎡

70,710 72,676 86,154 91,521 79,054 72,685 75,581 97,096 80,743 114

광화문 삼청동 일대를 비롯해 전주에서 한옥마을 경주에서 · , 

황리단길까지 전통 역사 문화 지구와 문화유산 지역을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한복 대여업체가 생, 

겨나기도 했다 이곳에서 대여되는 한복은 전통한복의 형식. 

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레이스나 화학섬유 소재 웨딩 페티, , 

코트 등 화려한 서양식 드레스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세탁, ·

관리의 미흡으로 비위생적이고 고급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

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게 전통한복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 

거나 부정적으로 전파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

는 것이다.

한복산업2.�

한복산업에 관한 연구는 국제행사에 의한 한복의 수요가 증

가한 년대에 원형과 치수 설정 의복압과 구매실태조사1980 , 

와 같은 연구를 시작으로 년 이후에 포괄적이면서도 세2000

분화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중화를 방안으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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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제시되며 이론에 실제 방안, 

을 모형화한 시스템으로 한복 제작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복산업은 (Lee & You, 2005). 

제조 판매 대여업체로 구성되어있고 한복 원단과 부자재 및 · · , 

액세서리업체 한복 수선업체 등으로 사업이 나눠지기도 한, 

다 한복 제작업체 경영 및 유통실태에 (Lee & Jung, 2021). 

관한 선행연구에서 한복제작업체의 유형은 주단점이 43%, 

혼수전문점이 디자이너 의상실이 한복 맞춤점이 36%, 30%, 

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한복 제작에 있어서는 맞춤복 20% , 

형태가 맞춤복과 기성복을 겸하는 형태가 기성복88%, 9%, 

업체는 의 순으로 분석되었다1.8% (Cho, Chun, & Lee,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문화체험용 대여 한1998). 

복 산업이 확대된 반면 의례용으로 착용하는 전통 한복은 , 

맞춤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한복 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한복 산업의 (Shim, 2017). 2007

년부터 년까지 소매업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를 통계청2018

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과 같다Table 1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체수 종사자수는 소폭   Table 1 , 

감소하고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임차료 등의 지출은 , , ,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건비와 연간급여액 기타경비. , 

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분야별 한복 .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한복 관련 정책,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상공

인의 사업체 규모 전문 인력의 부족 온라인 마켓으로의 전, , 

환 한복 수요의 감소로 한복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실정이다 인구와 예식의 감소 예식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 , 

한복은 맞춤보다 대여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도 한복 ,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Table� 2. The� Expert Interview Measurement Question

Classification The� content� of� a� question
Measurement�
questions

The� format� of� a� questi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place of residence, position 3 questions

Optional questionsEducation, industry career 1 question

Detailed major, Hanbok brand type and specialty. 1 question

Hanbok culture 

and industry

Awareness of Hanbok culture phenomenon 1 question

Open-ended questions

Awareness of Hanbok industry 1 question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consumer needs
1 question

Etc. Additional information and advice 1 question

연구방법.�Ⅲ

1. 자료수집�및�절차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탐색적 접근방법으로 한복 관련 전문

가들의 의견을 수집 분석하기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한복문화와 산업에 대한 전문가 인식

을 알아보고 한복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 

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경력 년의 한. 20-30

복 브랜드 책임 대표자와 해당 경력 년 이상의 한복 관련 20

교수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는데 면접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한, 

복브랜드의 웹사이트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수

집하였고 인터뷰에 앞서 이뤄진 설명은 본 연구의 목적 면, , 

접 내용이었으며 이에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 

구자의 질문지는 면접 조사를 위해 의 한복문화Yoon(2019)

와 과 의 한복산업에 Cho et al.(1998) Lee and Jung(2021)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질문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후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뷰 Lee and Chung(2019)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한복 문화와 한복 산업의 인식 및 발·

전 가능성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구체적 질문으로 구성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질문의 내용은 와 같다. Table 2 .

이에 따라 년 월 일 일까지 한복 관련 전문가   2023 2 8 -19

명을 대상으로 의 방법으로 심층12 IDI(In Depth Interview)

면접을 실행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면접대상자의 인적 특성. 

은 과 같으며 최종 면접자는 한복 관련 교수 명과 Table 3 7

한복 브랜드 대표 명이었다 인터뷰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5 . 

을 다양하고 심도있게 듣기 위한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진행

하였고 면접기법은 과 의 단계 구성, ladder-up ladder-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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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 사다리법Aaker, Kumar, and Day(1995) (laddering 

을 활용하였다 사다리법은 응답자 의견의 의도를 research) . 

재확인할 수 있고 서술형 질문에 따른 심화된 응답자의 답, 

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재질문을 할 수 있었다. 

사다리법은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재질문으로 적용되었

다. 

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선생님  ladder-up: “... , 

의 답변에 있어서 하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

시오.”

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선생  ladder-down: “... , 

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면 한 것인지 하... ...

기 위한 요구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층면접은 일대일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온라인을 통한 화상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심층면접의 소요 시간은 인당 분 분 정도였으며 추1 40 -100

가적인 질문 사항은 년 월 일 일에 거쳐 차 추가 2023 3 5 -10 2

면접과 전화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2.�

연구자가 응답자의 답변 내용을 놓치거나 정리 분석 과정에·

Table� 3.� Personal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Interview
target
person

Age Position Career
Major(specialized)� field,� Hanbok� type

(distribution)

A 51 Professor 26 Traditional culture and founding, fashion marketing

B 60 Professor 26 History of Korean clothing

C 67 Professor 37 Korean clothing composition

D 52 Professor 25 History of Korean clothing

E 44 Professor 20   Korean dressing project, fashion merchandising

F 51 Professor 23 Traditional culture and founding, fashion marketing

G 53 Professor 20 Creative Hanbok design, fashion design

H 58
Representative

/designer
30

Traditional Hanbok,customization/rental

(on/off line)

I 54
Representative

/designer
21

Traditional Hanbok,customization

(on line)

J 59
Representative

/designer
20

Life/new/traditional Hanbok, customization

(off line)

K 47
Representative

/designer
23

Life/new/traditional Hanbok, customization/rental

(on/off line)

L 56
Representative

/designer
30

Fabric production of Hanbok

(off line)

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뷰는 현장 , 

기록과 녹취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녹음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개발된 측정 문항에 따른 심층면접 내용의 결과 분. 

석은 한복디자이너 실무 경력 년의 본 연구자가 녹취내용23

을 반복 청취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응답으로 문서자료화 

한 다음 한복 전공 교수와 함께 분석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인식이나 발전 방향성을 위한 요구 속성을 도출해내었

다 인터뷰의 내용은 친화 다이어그램 을 . (affinity diagram)

사용하여 비슷한 요구 속성들끼리 위계적으로 유형을 나누

고 분석하여 위 과정에 따라 도출된 전문가집단의 다양한 ,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Ⅳ

한복�문화�산업에�대한�인식1.�

한복문화에 대한 인식1) 

전문가들이 한복을 교육 디자인 판매하면서 경험하거나 느, , 

낀 점을 토대로 한복 문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한류

스타들의 의 한복 인증샷 문화 한복 여행K-fashion, SNS , , 

한복입기 운동 종로한복축제 일상복으로의 활용 세대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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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t Perception of the Hanbok Culture Phenomenon

An� in-depth�
interview

Keywords� in� interview� contents� (interviewerees)

Hanbok

culture

Generational differences, SNS proof shot, Hanbok trip, Hanbok experience, Hanbok wear 

movement, increased interest, K-fashion, global culture, traditional culture pride, national 

image rise, recognition as cultural product, MZ generation, everyday wear, Hanbok in the 

palace, Korean Wave star, K-pop star, hands-on education, Jongno Hanbok festival, daily 

Hanbok, nationality-free Hanbok, unsanitary fusion Hanbok, preconceived notions, one-off 

events, lack of publicity, reduced demand for Hanbok, legitimacy debate, issueization, 

adherence to legitimacy, flexible change and mixed terms

인식차이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인식변화 전통문화의 창업, , 

수업 관심 사극의 한복 관심 낙후되어 있는 한복문화 일, , , 

상복으로 사라지는 경향 중국의 동북공정 퓨전한복의 정통, , 

성 논란 한류체험이나 이벤트로의 한복 착용 국적없는 한, , 

복문화 현상 고궁무료입장시 비위생적인 한복 착용 등의 다, 

양한 인식이 나타났다 한복문화현상에 관한 전문가 인식의 . 

심층면접 내용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한 결과는 와 Table 4

같다. 

  세대별 인식차이가 극명해요 산업화 도시화 이전의 “ . ·

윗세대는 한복이 주 생활복이자 예복의 모든 역할을 

담당했어요 남자는 바지 저고리 마고자 조끼를 여. , , , , 

자는 치마 저고리를 또 겨울에는 양단으로 여름에는 , , , 

모시로 춘추에는 갑사로 입었죠 산업화되고 기술화 , . 

된 현재의 우리들은 한복이 불편하다 기동성이 뒤쳐, 

진다는 이유로 착장 시간이 줄고 명절 행사 고위관직 , , 

위 취임식 결혼식 등에서 예복 즉 예를 갖추는 의복· , , 

으로 착장하고 있습니다 세대들의 인식은 유래. MZ , 

전통 의미를 모르고 업로드용으로 한옥마을 고, SNS , 

궁에서 입고 있어요 한복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뤄지. 

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도 감사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한복인으로 인식없는 무분별한 착장이 그 다음 세대에

게까지 전파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복은 전통이 강. 

한데 기성세대들도 잊고 있고 외국인에게도 보여지는 , 

한복아닌 한복의 착용이 우려스럽습니다 시대별 세대. ·

별 디자인과 원단의 변화는 있지만 전통이 배제된 무

분별한 착용은 잘못됬죠 한복의 구성 바지 저고리 치. ( + , 

마 저고리 배자 두루마기 각 부위 명칭 착장법 등+ , , ), , 

을 가르치고 그 바탕 아래 신세대에 맞게 더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할 거예요 희망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시. 

기입니다 면접대상자 .”( I)

  

코로나 전에는 한복을 대여해 인사동이나 경복궁을   “

찾는 젊은이 외국인도 많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 . 

다시 부활하고 있는 한복체험 문화의 흐름을 저는 긍

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봅니다 레이스 커튼지 웨딩 페. , , 

티코트 등 국적불명의 옷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층이나 청년층은 한복을 접

할 기회조차 없쟎아요 대여를 통해서라도 한복을 경? 

험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 

자라 결혼을 할 때 혹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고급스럽고 발전된 한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의 한복 인증샷 문화 한복 여행 ? SNS , 

등이 유행했었는데 한복입기 운동이나 일상복으로의 , 

활용은 정부에서도 많은 기획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

아요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거나 홍보부족으로 알고 . 

있는 대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

다 한복은 글로벌 문화로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 

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관심을 가. 

지고 있지요 우리 전통문화의 실제 가치를 높이며 전 .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류스타들의 이 이미 검증되었쟣아. K-fashion

요 면접대상자 ?”( K)

학생들의 한복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커요 한복  “ . 

에 대한 관심이 아닌 한국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

긍심에서 기인한 것이고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

죠 천년 전후 세대들은 국산이 미제 일제보다 떨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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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뉴욕보다 파리의 세느강보다 서울이 한강, , 

이 깨끗하고 멋지다라고 한답니다 퓨전한복은 한국적 . 

요소가 분명히 있고 재료나 패턴이 달라졌을 뿐입니, 

다 개화기의 남자 한복 세트인 바지 저고리 조끼. , , , 

마고자도 서양식 조끼 패턴에 우리 원단을 사용한 것

이고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유배갔다 돌아오면서 입, 

은 것이 마괘이니 이도 퓨전입니다 알고 있는 한복만. 

이 한복일 수 없습니다 미래에는 현재의 한복이 전통. 

한복 일 것이고 학생들의 한복 경험은 한복에 대한 , 

선호도 이미지를 축적시켜 경제력이 됐을 때 추후 격, 

에 맞는 옷을 찾는 원동력일꺼예요 종로한복축제같이 . 

장소를 지정 집중 지원해 왕실복식이나 세기별 한복, 

을 골라 입고 배울수 있는 체험형 교육활동이나 프로

그램이 필요해 보여요 테마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 

요소도 많고 스토리텔링 마케팅도 연계가능하지요, .”

면접대상자 ( D)

최근에 수업을 해보니 요즘 사극이 예전처럼 올드  “

하게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재밌게 나오면서 , 

학생들이 거기에 나오는 옷들을 좀 부각시키는 것 같

더라구요 브랜드 마케팅 수업을 했었는데 몇 명의 학. , 

생들이 한복에 관련된 전통 문양이나 아이템들을 가지

고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보. 

고 이 학생들이 한복이나 한국 전통문양에 대해 디자

인을 응용하려는 관심이 좀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

죠 면접대상자 .”( A)

한복은 일상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며 설날 및 추  “ , 

석 등에도 성인은 거의 입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칠, 

순 및 팔순에서도 점점 사라지는 경향입니다 현재 단. 

지 결혼식 예식을 위한 사진을 위한 문화와 더불어 , 

장례문화에서만 서울에서는 서양문화를 받아들여 검정

색 개량한복을 여성만 착용하지요 어린아이의 경우는 . 

돌정도에 한복을 착용하고 명절에도 입지 않는 경향이

고요 다른 면은 대 국내 연인끼리 입고 사진찍고 . 20

여행지 가령 고궁 등에서 이벤트 즐기려 한다거나 외, 

국인의 경우 궁정 한복의 형태나 사진 이벤트를 위해, , 

한류 체험을 위해 다소 전통한복과 거리가 먼 디자인

과 색채의 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면접대상자 .”( F)

한복문화에 대한 인식의 문항에서 전문가들의   K-fashion

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한류스타의 한복 착용은 한국만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요소이며 스타가 한국적인 정, K-pop 

체성을 드러나는 도구로서 한복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에는 모두 다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인터뷰어와 인. D K

터뷰어를 통해 나타난 바 두가지 이슈도 도출해 낼 수 있, 

다 첫째 중국과의 정통성 논쟁과 둘째 한류스타가 착용하. , , 

는 한복 자체가 전통적인 한복 디자인을 표방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첫째는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서로 문화적 요. 

소가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피할 수 없

는 것이고 건전한 논쟁을 오히려 장려할 수 있도록 , K-pop 

스타와의 다양한 한복 착용과 협업이 오히려 한국 문화의 

세계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였다 전통한복에 . 

관한 두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한복은 다양하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압축되었다 한복은 삼국시대 이후로 지속적. 

으로 디자인이 변화되어 왔고 계층에 따라서도 색상이나 디, 

자인의 허용되는 부분이 상이하므로 정통성 고수가 아닌 유

연한 변화와 정통을 함께 유지하여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발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착장이 편해진 데일리 의상으로의 한복문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이였지만 전통한복 교육의 

부재 업체들의 정통성없는 이윤추구의 퓨전한복 제작 전통, , 

한복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작해오는 것 고궁에서의 국, 

적 불명의 비위생적인 한복과 이에 따른 잘못된 인식을 갖

게 될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고궁에서의 퓨전한복 착. 

용은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입고 돌

아다니는 그 공간은 미착용자에게도 특별하게 느껴지고 외

국인의 시선에서도 한복을 직접 입거나 목격함으로서 한국

의 정서와 이 나라의 독자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는 긍정적 인식도 공존했다. 

한복산업에 대한 인식2) 

한복산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영세한 규모, , 

정부지원 부족 인력난 온라인 마켓으로의 전환 디지털 한, , , 

복 한복 전문 유통 마케팅 전문가 부재 표준화된 사이즈 패, · , ·

턴 체계 미흡 과도기 등이 언급되었다 한복산업에 관한 전, . 

문가 인식의 심층면접 내용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한 결과는 

와 같다Table 5 . 

  생활패턴 변화에 뒤쳐진 전통한복업계의 침체는 원“

단제직 판매 한복제작 전반에 걸쳐 쇠락의 길로 이어, , 

져 한복시장의 축소와 한복제작 인력의 이탈로 한복업 

전반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장시장. 

의 한복업계도 년 대비 년 점포수 종사자의 2000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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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ert Perception of the the Hanbok Industry

An� in-depth�
interview

Keywords� in� interview� contents� (interviewerees)

Hanbok

industry

Reduced Hanbok market, in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difficulties in maintaining 

livelihoods, manpower flight and shortage, sluggish Hanbok industry, difficulties in maintaining 

commercial districts, lack of marketing, transition period and deletion of Hanbok subjects.

감소로 상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광장시60% . 

장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한복체험관을 개관 운영중이·

나 마케팅 부재와 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활성화가 어

렵습니다 면접대상자 .”( L)

산업이라는 것이 이익 즉 영리가 목적이나 한복에  “ , 

서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소비자 니즈를 따르. 

려니 트렌드를 쫒아갈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전통성을 , 

잃고 있지요 남과 다른 디자인 취향 컨셉을 갖추는 . , , 

전문성이 필요하나 인재 양성이 안되 전문화되지 못한 

거죠 생계유지가 되면 인력 보충이 가능하고 새로운 . 

아이디어나 미래 방향성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거. 

꾸로 올라가보면 한복 종사자가 얼마나 될지 또 전문, 

인 대졸 이상의 전통복식 연구자가 과연 몇 명이나 , 

될지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미래 생계적 두려움? 

이 있다는 것으로 대학생들은 전통복식이 아닌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이죠 생계유지가 힘든데 . 

어느 누가 배우려하고 종사하려 하겠습니까 전문인 ? 

발굴이 힘든 것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에 전문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데 한복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 발휘하게끔 교, 

육도 필요하고 이들이 미래성있는 직업으로 인식하게, 

끔 지속적 지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해결방안은 정부. 

가 나서서 우리 전통의상을 연구하는 한복인의 대우 

개선에 나서야 할 것 한복관련 컨텐츠를 관할관처에, 

서 개발해 알려야 한복디자이너가 직업으로 지원 가능

한 업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활복이 아닌 단독으로 . 

한복을 접하기는 일반인이 힘드므로 행사를 한복과 연

계해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복의 우. 

수함 고급스러움 우아함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 , 

아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입는 길고 밟히. 

는 서양 드레스보다 한복이 더 편하며 서양식 드레스

가 근접 못하는 아름다움을 한복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할부서에서 다양한 한복착장 행사를 육성한

다면 한발 더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면접대상자 ( I)

첫째 수요가 급증한다고 해도 인력 자체도 굉장히   “ , 

부족하고 한복산업으로 봤을 때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 

많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 . 

째 예전에는 오프라인을 통한 매출이나 수익 구조가 , 

발생됐는데 최근은 온라인 광고나 홍보와 같은 SNS 

형태를 통하다 보니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이런 영업과 

마케팅 형태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도태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셋째 우리 한복이 세계적인 의복으로 자. , 

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

요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젊은 세대가 우리 .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의 축에서 디자인해야 할 ·

것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노력을 정부가 지원, 

해줘야 합니다 면접대상자 .”( H)

국외보다도 국내에서 평가절하 되어있는 한복의 가  “

치나 우리나라의 전통 옷을 중국에서 저렴하게 바느, 

질해오는 방식 영세한 사업 규모나 근로자 복지의 부, 

재로 겪고 있는 인력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통한복을 고집해온 업체들은 온라인마켓. 

으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

고 있는 점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 지원 부분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진행하. 

는 한류 프로젝트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고 합리적 , 

심사나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편중된 업체 선정, 

으로 대부분의 한복업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

든요 학교에서 실무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교육시스템 . 

모두 다 아쉬울 뿐이랍니다 중략 현재 학생들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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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진부하다 느끼는 반면 문, 

화상품으로의 응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대의 . 

흐름에 맞게 전통복식은 전통데로 교육하되 신한복이

나 문화상품의로의 개발 교육 커리큘럼이 추가 되야 

할 것 같아요 면접대상자 .”( K)

한복산업의 인력난은 한복업체 고용주의 과거를 답  “

습하는 사고로 인력양성이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한. 

복의 마케팅 유통 비주얼 머천다이징 스타일링 , , MD, , 

등 특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복에 감동을 주는 특별. 

한 디스플레이 연출도 필요하니까요 또 업체의 자생. 

력을 키워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한복입을 기회. 

가 없어진 현대는 자체고객으로 모든 방면의 투자가 

힘드므로 반복 노출을 지원해야 한복산업 키울 수 있

을꺼예요 면접대상자 .”( D)

대여시장에서 판매하는 한복의 퀄리티가 좋지 못한   “

여건인 점 온라인 마켓도 주로 소수의 젊은 대학생이 , 

디자인하고 소문시에만 반짝하는 현상 온라인 마켓에, 

서 좀 더 일상으로 침투할 필요성 서울컬렉션도 거의 , 

양장 위주로 정부의 지원이 특별히 존재하는지 의구심

이 듭니다 면접대상자 .”( F)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산업일   “

거예요 입을 일이 없어지는 한복산업이 걱정이네요. . 

소수의 고급 향유의 제품으로 나아 가야하는지 더 싼 

원료와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대중적으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간다면 편한 디자. 

인 홍보와 지원이 중요하겠죠 면접대상자 , .”( A)

한복산업은 현재 과도기에 있어요  “ . 정통성에 대한 

지나친 고수와 보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대중적인 , 

디자인 오히려 세계적인 디자인으로의 유연한 발전, , 

그리고 정통성 높은 한복 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복의 특성 전통한복의 디자인. , 

요소를 도출하고 현재의 소비자와 시장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면접대상자 .”( E)

한복은 수요층이 적지만 이들 중   “ 한복의 문화적인 

부흥 측면을 함께 생각해 젊은층과 외국인이 잠재력있

는 우선 고려 대상으로 착용 방식은 전통의 방식을 , 

벗어나더라도 편리성을 감안한 퓨전 및 일상복과 혼재

된 형태의 한복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이 자국에서도 입을 수 있는 한복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은 고수하면서 . 

좀 더 편리한 옷이라는 관념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

합니다 면접대상자 .”( G)

한복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모든 한복   , 

브랜드 관계자들이 전문인력의 부족과 미비한 정부의 지원, 

좀 더 세분화된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현 한복

산업의 주된 인식으로 꼽았다 한복 관련 마케팅 유통 머. , , 

천다이징 등 전문가도 없을 뿐더러 정부지원도 편중된 퓨전 , 

한복업체에만 몰리는 현상과 심사기준이 불투명하고 비합리

적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 밖에도 한복패턴의 표준화. , 

유튜브에서 한복관련 콘텐츠 심의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

었고 학술적으로는 대학의 한복 관련 학과나 교과목 삭제를 , 

아쉬워하며 한복을 지칭하는 용어의 부정의와 혼재된 사용, 

을 우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종합. 

해보면 전통한복 생활한복 퓨전한복 신한복 등 개념 정립, , , 

의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세분화된 인재양성의 

필요성 그리고 계승해야 할 전통한복 고급화 과 상업적인 , ( )

퓨전한복 보급형 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핵심( )

으로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한복문화산업의�발전방향2.�

한복 전문가들의 한복문화현상과 한복산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한복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일단 현대 한복을 일컷는 다양한 한복 용어에 대한   “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고 예복의 개념보다는 생활, 

복 전통복 둘 다 정립화시키면서 새로운 패션디자인 ,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적불명의 옷에 한. 

복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요 여기저기 한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한, 

복의 고귀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한복이 좀 더 품위. 

있는 단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들의 . 20~30

취향에 맞춰 원단 디자인에 고유적인 부분을 만들어 ·

창조할 수 있다면 새로운 한복은 대중들이 편하게 입, 

을 수 있는 생활한복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랍

니다 앞으로 한복은 세분화되어 시대에 맞게 계승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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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야 할 것이고 각 각의 분야에 전문적 디자인을 , 

하는 인력이 공존한다면 발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면접대상자 ( I)

  “전통한복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세대에 ·

맞는 일상복으로 방향을 잡아 한복의 장점과 일상생활

에서의 편리함을 더한 디자인을 할 인재양성이 필요합

니다 우리의 전통 고유 복장임에도 디자인의 발전이 . 

미비하므로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고 해, 

외 재외동포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대상자 L)

  “우리들의 애착과 업계의 장인정신 학계의 다방면 , 

연구 정부의 체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한복을 활동하기 불편한 옷이라

는 편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부각한 옷이 생활한복인데 

조금 더 전통한복이 가진 심미성을 더하도록 한복디자

이너들이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전통한복의 비기능적. , 

비활동적 요소를 개선하고 재정립한 새로운 양식의 한

복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본의 유타카처럼? 

요 그러나 이 작업은 정부의 지원이 무조건 뒷받침되. 

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획 개발 홍보 모든 방면에서 업. · ·

체나 디자이너의 단계별 지원과 한복문화향유의 다양

한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통한복도 .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전승해야 하므로 학교에서의 교

육은 물론 지역 기반의 한복바르게입기 교육이라든지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한복을 .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정의내려 교육시켜야 하는 부

분이고 각 분야별로 소재 개발 디자인 개발 등의 연, , 

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복 전문 유통 마케팅 . ·

전문가 양성 교육이나 표준화된 사이즈 패턴 체계를 ·

확립하는 것도 한복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일이겠지

요.”(면접대상자 K)

  “한국 일본 중국 등 자국의 전통의복에 대한 젊은 , , 

층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화와 결합된 

형태의 전통복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핑. 

크의 뮤직 비디오에서 한복이나 전주 경주 등의 문화, 

도시에서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고 인증샷을 남기는 , 

등으로 이전의 시대보다 한복이 훨씬 젊어지고 일상화 

되고 있쟎아요 한복의 디자인이 고증 부족이나 재미? 

를 위한 변형 등에 의해 전통성이 문제시되고 있지만 

일상에 가까워진 한복착용으로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될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

니다 면접대상자 .”( B)

고급화와 보급형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세그멘트를   “ . 

세분화해야만 적중률이 높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지요 정부지원도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방면으. 

로 밸런스를 맞춰야만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

니다 면접지원자 .”( D)

첫째는 국내에는 생애주기나 명절에 입는 문화를   “

확산시키기 위해 메스컴 등에서 적극적 착용을 정부가 

권장해야 합니다 둘째는 서울컬렉션에서도 한복 브랜. 

드의 경우 지원 확대로 문화의 확산을 요청해야 하K

고요 셋째는 고궁 등에서 착용샷 등을 보여주면서 홍. 

보가 가능하니 옆에 대여점을 배치한다든지 마케팅에 

신경써야 합니다 면접대상자 .”( A)

한복 시장이 사실 좀 한정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 ? 

우리가 예전처럼 예단이나 폐백 결혼식 등 이런 때 ,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으로 인식이 되었으니까요 반. 

드시 그러한 형태의 한복뿐만 아니라 장신구 소재 자, , 

수나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들을 잘 살려서 대중화시키고 널리 알린다면 더 많이 

소비자 욕구에도 부합하고 한복산업이 좀 발전할 수 , 

있지 않을까요 보존되어야 할 한복과 보편화시킬 젊? 

은 세대에 맞춘 한복으로 나눠 공존해야 함은 극명합

니다 면접대상자 .”( F)

유연한 한복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  “

원에서의 한복 홍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 

대중문화 시장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의 , 

정통성을 강조하여 한국만의 디자인과 미를 알릴 것인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필수적인 거죠 한복 . 

관련 전문가 인력들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며 현대, 

적이고 트렌디한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접대상자 .”( E)  

위 내용의 한복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핵심 키워드로정리한 결과는 과 같다Table 6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복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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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Awareness of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Hanbok Industry

An� in-depth�
interview

Keywords� in� interview� contents� (interviewerees)

Direction of 

development

Government systematic support, Hanbok design development, talent training, industry 

craftsmanship, multi-disciplinary research, concept-setting antecedents, advanced and entry-level 

classification, Hanbok promotion, standardization of Hanbok patterns, Hanbok education, 

intensive support, collaboration with K-pop stars, content development, theme tourism product 

development, storytelling marketing, worker welfare, online market support, changes in expert 

attitud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se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education, distribution∙
VMD education, establishment of hanbok dress days, recommendation of Hanbok wear, 

support for Seoul collection, revival of etiquette education, and Youtube content review

한 의견은 국민들의 애착과 업계의 책임감있는 장인정신 심, 

미적이고 편리한 한복 디자인 개발 학계의 활용도 높은 다, 

방면 연구 정부의 한복브랜드 성장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 

과 다양한 한복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들은 한복입는 날 제정 학교에서 예절. , 

교육 부활 지역 기반의 한복 바르게 입기 체험식 교육 메, , 

스컴 등에서 적극적 착용을 정부가 권장 문화 확산을 위, K

한 서울컬렉션에 한복디자이너 지원 한복 외 장신구 소재, · ·

디테일로 대중화 발전 가능 대중문화 시장과의 협업 한복 , , 

관련 전문가들의 태도 변화 필요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접근 ,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선도가 필요하다

고 제언하였다.   

Figure� 1.�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Hanbok Culture Industry

(drawn by author)

연구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복 문화 산업의 창조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정부 업계 학계가 담당해야 할 , , 

역할과 한복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Figure 1

과 같다.

결론.�Ⅴ

최근 나타난 한복문화 현상에 대해 스타들의 한복 K-pop 

착용과 인증샷 한복 여행 한복 체험 등으로 국내외적 SNS , , 

관심이 증가된 면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

시했다 명절의 한복 착장도 사라진 현재 예식용이나 특수. , 

복의 전통한복만 남아있지만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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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복 스타일 시장이 형성되어 일상복으로도 활용이 가능

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국가이미지의 상승으로 학생들. 

은 한복을 문화상품으로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끼며 한복 모, 

티브를 활용한 브랜드 창업까지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한복산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은 영세한 사업구조, 

한복 수요의 감소 정부지원의 미비 종사자 이탈 및 부족 , , 

현상 마케팅 부재 등으로 한복시장이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한복관련 학과나 교과목의 삭제도 문제점으로 인식. 

되었고 표준화된 사이즈 패턴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조사, ·

되었다 그동안 대두되었던 정통성에 관한 이슈화 문제는 본 .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전통한복의 인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의 정통성의 훼손이라는 비관론과 글로벌문화로서의 

에 대한 낙관론이 공존하는 과도기로 판단내릴 수 K-fashion

있었다 이에 따라 생산과정과 홍보 마케팅을 합리화시켜 한. ·

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으로 사료

되며 한복을 미래지향적인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통한복 생활한복 퓨전한복 신한복 등에 대한 개념   , · · ·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분야에 맞는 디자인 교육 정, , , 

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이라는 지역 안에서 고대로부터 현

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착용해 온 역사성을 갖는 복식이

라는 한복의 정의로부터 조선 후기의 한복만이 아닌  삼국시

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한복은 이제 정통성의 

고수가 아닌 유연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이에 . 

한복을 세분화시켜 정통을 유지하며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복에 대한 다양

한 용어를 정리하여 정립하는 작업을 전제로 교육 연구되어·

야 하고 또한 한복 시장에서는 고급화와 보급형의 양방향으, 

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복브. 

랜드의 성장주기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필요·

하다.

둘째 한복업계의 책임감 있는 장인정신과 한복 관련 인  , 

력들의 태도 변화 한복디자이너의 심미성과 편의성을 갖춘 , 

한복 디자인 개발 학계의 활용도 높은 신소재 디자인의 다, ·

방면 연구 정부의 한복문화향유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 

나 행사의 육성 효과적 매체를 활용한 반복 노출 광고의 ,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한복입는 날 제정 학교에서 예절교육 부활 지역   , , , 

기반의 한복 바르게 입기 체험식 교육 매스컴을 활용한 한, 

복 착용의 적극적 권장 서울컬렉션에 한복디자이너 지원 등, 

의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홍보에 정부가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스타와 같은 대중문화와. K-pop 

의 협업 다양한 컨텐츠 개발의 방향성으로 테마별 관광 상, 

품 개발이나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

넷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한  , 

복 종사자의 복지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고 시대의 , 

흐름에 맞는 한복문화상품 개발과 같은 교육커리큘럼의 추

가와 분야별 세분화된 한복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마케팅과 유통 비주얼머천다이징 스타일링 등의 , , MD, 

특화 교육이 제안되었고 왕실 복식이나 세기별 한복을 골라 , 

입고 배울 수 있는 등의 체험형 교육 활동의 중요성도 부각

되었다.

다섯째 확산을 위한 표준화된 한복 사이즈 패턴  , K-dress ·

의 양성을 위한 시스템화와 한복상품 개념의 머천다CAD 

이징과 마케팅을 제안한다 또한 한복 제작공정을 합리화 표. ·

준화하기 위한 산업적 생산 개념을 도입해야 하고 한복 트, 

렌드 예측 시스템을 구비하여 소비자 니즈 및 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적이고 트렌. 

디한 접근 방식을 한복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견 선

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한복 브랜드 대표와 한복 관련 교  

수 등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므로 일반

화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 

사업규모와 전근대적인 관리체제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는 

한복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는 점에 주요한 의

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국내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한 한복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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