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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스트 패션의 유행과 더불어 패션제품의 대량소비행태가 높아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의류 처분양의 증가

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의류폐기물은 오

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제도나 체계의 제공이 필요한 패션제품의 재활용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한 후(교환 및 거래, 수선 및 리폼, 기부), 각각에 대한 소비자의 동기와 태도,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패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한다. 

20대와 30대의 성인 남녀를 편의표본방법을 통하여 모집하였고, 총 28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검증, 반복측정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동기 인식, 태도, 및 

의도는 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기부’를 통한

패션제품의 재활용 방법에 대해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높은 동기인식, 호의적인 태도와 의도를 보였다. 또

한, 경제적/자선적 동기와 환경적 동기인식은 모든 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호의

적인 재활용 태도가 실제 행동의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귀찮아서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및 의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회적 재활용 제도 마련을 위한 제안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패션제품 재활용, 재활용 동기, 재활용 장애요인, 재활용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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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패션에 있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일례로, 유행추종성이 뛰

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의 시장규모는 2008년 5000억 원 정도에서 2013년 

3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하였고, 하루가 다르게 새

로운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Son, 

2013). 더불어 유통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

들의 패션 쇼핑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전통적 오

프라인 유통채널인 백화점, 가두점, 홈쇼핑 등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아울렛, 편집샵, 전문샵이 

가세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채널이 추가되어 언제 어디서나 의류쇼핑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대규모 세일

(e.g.,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과 마케팅(e.g., 1+1, 

사은품 증정, 경품 증정, 포인트 적립)에 항시 노

출되어 있다.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패션과잉시대’는 필연적으로 의류의 생명주기 단

축과 그에 따른 의류 처분양의 증가로 이어진다

(Birtwistle & Moore, 2007). 하지만 이러한 대량생

산과 대량소비에도 불구하고, 전국 일일 가정생활

폐기물중 의류폐기물은 2010년 175.5톤에서 2013

년 126.9톤으로 오히려 38%가량 감소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ME], 2011, 2014). 직접적

인 데이터의 부재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처분

양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기량의 감소를 

보인 이유는 소비자들이 의류 재활용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의 결과로, 처분

되는 의류가 영구폐기로 이어지기보다는 다른 활

용 방안을 찾아 재활용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자들은 사장의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기부 

혹은 기증)하거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재판매 혹

은 다른 물건과 교환하거나, 수선이나 리폼을 통

하여 디자인 혹은 사이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 

후 다시 입는 행동을 통해 의류를 처분하고 있고, 

그 외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관하기도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해당하는 활용법

이 없을 경우 폐기한다(Domina & Koch, 1999). 여

타 처분 방법을 하나로 묶고 폐기를 다른 하나로 

보았을 때, 이 둘은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 즉,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의류의 폐기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Kang, 2013a; Jang & Lee, 2014).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폐기 이외의 선택지, 즉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의류 재활용 행동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소비자 특성과의 상관관계가 

설명되고 있다. 성인여성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은 소비자가 의류 재활용에 더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으며(Jeong & Park, 2006; Kang, 

2013b), 이와 유사하게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

도가 높을수록(Chang & Park, 1997), 의류의 재활

용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Park & Oh, 2005), 

의류 재활용에 더 적극적이었다. 재화의 쾌락적 

소비로 심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소비

성향은 의류 재활용에 대한 태도와 실질적인 의류 

재활용 행동과의 상관관계가 없었다(Park & Oh, 

2005).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변인으로 의류 

재활용 행동을 설명해왔고, 소비자의 의류 재활용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현황을 조망하는 동시에 사회적 제도 마련

이 필요한 재활용 방법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류 재활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실제 

재활용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고찰

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제도나 체계의 제공이 필요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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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재활용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각각

에 대한 소비자의 동기와 태도,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

을 조사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패

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

적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제품의 재활용 방법

소비행동은 크게 구매 활동, 사용 활동, 처분 활

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Nicosia & Mayer, 1976), 의

류에 있어서 처분 활동은 다양한 이유로 사용효용

이 감소하여 활용하지 않으면서 보관하고 있는 제

품, 즉 사장의복에 대한 처분을 의미한다(Yoo, 

1996).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장의류의 

처분방법을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활용 방

법들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Kim and 

Lee(1997)는 지방 대도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사장의복 연구에서 ‘고쳐서 재활용’, ‘가족이나 친

지에게 줌’, ‘복지시설 기탁’, ‘헌 옷 수거함에 넣

음’, ‘물물 교환장에서 교환’, ‘그대로 보관’, ‘쓰레

기와 함께 버림’의 일곱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

고, Kang(2013b)도 성인 여성의 의복폐기에 관한 

탐색연구에서 ‘수선 후 입음’, ‘타인에게 줌’, ‘헌 

옷 보관함’, ‘사회기관에 보냄’, ‘교환 및 판매’, ‘쓰

레기봉투에 버림’, ‘그대로 보관’의 일곱 가지로 

유사하게 분류하였다. Nam and Chung(1987)은 전

국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사장의복의 

활용연구에서 ‘교환’, ‘활용 업소 이용(매매, 교환, 

위탁)’, ‘수선’, ‘기증’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

였고, Kim et al.(1998)과 Roh and Kim(2002)은 ‘친

척, 친구, 이웃에 줌’, ‘수선센터에서 고쳐서 입음’, 

‘중고시장에서 판매’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Chang 

and Park(1997), Jeong and Park(2006), Kim and 

Cho(2000)는 중고판매나 물물교환 등의 ‘경제적 

처분행동’과, 가족이나 친지에게 기증하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이타적 처분

행동’으로, 재활용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였다. 그 밖에 ‘타인에게 물려준다’, ‘버린다’, ‘그

대로 보관한다’, ‘고쳐 입는다’로 나눈 Shin(1989)

의 연구와, ‘그냥 입는다’, ‘고쳐 입는다’, ‘입지 않

는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로 구분한 연구(Nam 

& Maeng, 1988)가 있다. Shim(1995)은 ‘경제적 동

기의 판매’, ‘환경적 동기의 판매’, ‘자선적 동기의 

기부’, ‘환경적 동기의 기부’, ‘경제적 동기의 재사

용’, ‘환경적 동기의 재사용’, ‘편의추구 폐기’, 그

리고 ‘지식부족 폐기’의 여덟 가지로 구분하였고, 

Laitala(2014)는 ‘폐기’, ‘기부’, ‘기증’, ‘판매’, ‘교

환’, ‘보관’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 재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사용한 분류는 연구의 주요 

관심과 분류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적

으로 의류처분방법에 대한 거의 모든 가능성을 포

함하고 있다. 그 중 의류 재활용 방법만을 그 특성

에 따라 첫째, 원하는 의류 혹은 의류외의 제품을 

얻기 위해 물물교환의 거래상품으로 이용하거나 

금전보상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둘째, 사이즈, 디

자인, 품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선을 

하거나 의류외의 제품으로 변형시켜 재사용하는 

경우, 셋째, 자선의 의미로 의류를 필요로 하는 사

람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넷째, 가족 및 친지, 가

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하 논의의 편

의성을 위해 첫 번째 방법을 ‘교환 및 거래’, 두 번

째 방법을 ‘수선 및 리폼’, 세 번째 방법을 ‘기부’, 

네 번째 방법을 ‘무상양도’로 약칭함).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그대로 보관’ 혹은 ‘보관’이라는 

처분방법은 처분해버릴 의사가 명백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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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해

당의복과 조화가 되는 다른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구입하여 다시 착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활용

과 폐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Yoo, 1996). 본 연구는 사회적 제도나 체계의 제

공이 요구되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개인적인 관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네 

번째 방법인 ‘무상양도’와 ‘보관’을 제외한 ‘교환 

및 거래’, ‘수선 및 리폼’, ‘기부’의 세 가지 재활용 

방법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2. 재활용 동기와 재활용 태도

태도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감정의 경향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태도는 개인이 속해져있는 사회의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경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Ajzen, 

1991). 이러한 태도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주

요 변인으로는 개인의 동기가 큰 역할을 한다. 적

절한 동기를 부여하거나 자극함으로써 개인의 태

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Ajzen & Fishbein, 

2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의 재활용 행동

을 유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소비자의 재활

용 동기 파악에 주안점을 둔 다수의 연구가 이루

어져왔다. 패션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선행연구에

서는 패션제품의 특성(e.g., 품질, 디자인 및 취향

변화) 및 개인적 특성(e.g., 쇼핑성향, Kang, 2013b), 

사회의식(Ha-Brookshire & Hodges, 2009), 환경의식

(Bianchi & Birtwistle, 2010; Morgan & Birtwistle, 

2009), 경제적 및 자선적 동기(Chang & Park, 1997; 

Joung & Park-Poaps, 2013)등이 재활용 태도를 형

성하는 중요한 원인 및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Chang and Park 

(1997)은 의류제품의 재활용 동기를 개인의 내재

적 동기(e.g., 사회, 심리적 보상)와 외재적 동기

(e.g., 금전적 보상)로 나누어, 각각의 동기부여에 

따른 소비자의 의류제품 처분 행동(경제적, 이타적 

처분 행동)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재적 

동기부여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들은 

의류제품의 이타적 처분행동(e.g., 친지나 이웃에게 

준다, 기증한다)에 관심이 많았고, 외재적 동기부

여에 호의적인 소비자는 경제적 처분행동(e.g., 중

고판매, 물물교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이타적 처분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그리고 경제적 처분행동은 실질적인 보상에 그 원

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Shim(1995)은 의류제품의 재활용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찰하는 쪽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대

하여,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재활

용 행동이 의류제품의 재활용 동기를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의류제품의 재활용 방법을 세 가지(e.g., 

재사용, 기부, 재판매)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방법

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동기(e.g., 환경적, 경제적 

재사용 및 재판매 동기, 환경적, 자선적 기부 동기)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환경인식이 높을

수록 의류제품의 자선적, 환경적 기부 동기 및 환

경적 재사용 동기가 높으며, 일반 재활용 행동은 

경제적, 환경적 재사용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남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류 재활용 행동에 관

한 최근 연구에서도 나타났다(Joung & Park-Poaps, 

2013).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는 의류의 재판매 및 기부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관

심도는 의류의 재사용 및 재판매 행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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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

의 결과로부터, 의류제품의 재활용 태도를 형성하

는데 있어서는 재활용 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

인 의류 및 패션제품의 재활용 행동 촉구를 위한 

사회적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각각의 재활용 

방법들에 대한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재활용 태도 및 장애요인과 재활용 의도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서, 재활용을 통한 의류제품의 처분 또한 사회 책

임적 소비행동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소비자들이 의류제품의 재활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착용하지 않

는 의복을 고쳐서 입거나 물물교환 및 판매를 통

해 재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Kim & Lee, 1997; Roh & Kim, 2002).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의 의류제품 처분방법에 대

한 조사 결과는 헌옷 수거함에 넣거나, 다른 쓰레

기와 함께 폐기하거나,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Kang, 2013b). 

이는 의류제품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

인 태도가 실제 재활용 행동으로는 연결 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재활용 행동을 제약

하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Simmons 

& Widmar, 1990). 따라서 소비자의 재활용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의 동기와 태도의 파악

뿐만 아니라 장애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Simmons and Widmar(1990)과 Domina and Koch 

(1999)는 지식의 부족함과 실행 과정에서 초래되

는 불편함과 귀찮음을 재활용의 주요 장애요인으

로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장의복의 처분 

시 겪는 어려움으로, 물물교환시장을 이용할 줄 

모르는 점, 수선하는 법을 모르는 점 등이 조사되

었고, 처분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보관하는 소비자

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Kang, 2013b; Kim & Lee, 1997). 또한 의류제품

의 재활용이 불편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들은 사장의복을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는 방법으

로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ung & Park-Poaps, 

2013). 따라서 지식의 부족을 해소하고 실행과정에

서 초래되는 불편함과 귀찮음을 해소하는 것이 소

비자의 재활용 참여에 대한 의도를 높이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Derksen & 

Gartrell, 1993; Halvorsen, 2008).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설문기관에 의뢰하여 

2015년 11월 28일에서 12월 1일까지 20∼30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여 총 290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성실

한 응답을 포함한 9부를 제외한 281부가 실증분석

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에는 세 가지의 패션제품 재

활용 방법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기 위해 같

은 문항들이 세 번 반복되어 사용되었고, 주요 변

수의 측정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조사도구

를 이용하였다. 조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세 가지 패션제품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간략

한 설명을 본 설문 전에 제공하였다. 또한, 본 설

문에 앞서 패션제품 처분 현황에 대한 문항을 넣

어 조사 대상자가 현재 주로 사용하는 패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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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방법을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7: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고, 나이, 성

별, 교육수준, 직업, 수입 등의 문항이 인구 통계적 

변수로 포함되었다. 

패션제품의 재활용 동기는 Shim(1995)의 연구에

서 분류된 경제적(2문항), 환경적(2문항), 그리고 

자선적 동기(2문항)에 대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교환 및 거래’와 ‘수선 및 리폼’의 재활용 

방법에서는 경제적 및 환경적 동기를 측정하였고, 

‘기부’의 방법에서는 자선적 동기와 환경적 동기

를 측정하였다. 패션제품 재활용 태도는 Ajzen and 

Fishbein(1980)의 태도 측정 4문항을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였고, 패션제품의 재활

용을 제약하는 요인은 Domina and Koch(1999)의 

재활용 태도 요소 중 Disinterested와 Hassle의 문항

을 참조하여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지식부

족’ 요인 2문항과 ‘귀찮음’ 요인 3문항으로 측정되

었다. 패션제품의 재활용 의도는 Schifter and Ajzen 

(1985)의 의도 측정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사용

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

표본 t-검증, 반복측정분산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4. 연구문제

앞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패션제품의 재활용 방법은 방법1(교환 및 거

래), 방법2(수선 및 리폼), 방법3(기부)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패션제품 재활용 방법에 대한 동기 인식, 

태도, 장애요인 및 의도를 파악하고, 재활용 방법

에 따른 동기, 태도, 장애요인, 의도의 차이를 알아

본다.

둘째, 패션제품 재활용 방법에 대한 동기 인식

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패션제품 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와 장

애요인이 재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Ⅳ. 연구결과

1. 인구 통계적 특성

총 281명의 조사 응답자 중 52%가 여성이었으

며, 연령분포는 20대가 50.5%였고 30대가 49.5%를 

차지하였다(Table 1). 직업 분류에서는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 (41.6%)을 보였고, 92.1%의 응답자

가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

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5백~1천만 원 미만 

(29.5%), 3백~5백만 원 미만 (28.8%), 2백~3백만 원 

미만 (23.1%), 1백~2백만 원 미만 (9.3%), 1백만 원 

미만 (5.0%), 1천만 원 이상 (4.3%)의 순으로 나타

났다. 

 

2. 주요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평가

두 항목 이상으로 측정된 모든 변수에 대해 타

당성을 평가하고 변수의 단순화를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평가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였다. 재활용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은 방법1(교환 및 거래)과 방법2(수선 및 리

폼)에 대한 경제적 및 환경적 동기와 방법3(기부)

에 대한 자선적 및 환경적 동기에 대해 2개의 요

인 추출을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재활용 동

기별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한 Shim(1995)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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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참고한 것이다. 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대

한 동기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정리되었

다. 모든 재활용 방법에서 .70 이상의 요인 적재치

가 나타났고, Cronbach's α는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따른 장애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Domina and Koch(1999)의 연구

를 참고하여, 추출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지식부족)에 2문항과 요인 

2(귀찮음)에 3문항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든 재활용 

방법에서 항목별 요인 적재치가 .76 이상으로 나

타났다(Table 3). 구성개념별 Cronbach's α 계수는 

.85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재활용 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세 

가지 재활용 방법 모두에서 하나의 요인이 도출되

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9.5%(방법1: 교환 및 거

래), 77.5%(방법2: 수선 및 리폼), 81.7%(방법3: 기

부)이었다(Table 4). 신뢰도 계수는 모두 .90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활용 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하나의 단일차원 요인이 도출되

었다. 전체 설명력은 82.8%(방법1: 교환 및 거래), 

83.6%(방법2: 수선 및 리폼), 79.2%(방법3: 기부)로 

나타났으며 .87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

를 보였다.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여자 146 52.0%

남자 135 48.0%

나이
20대 142 50.5%

30대 139 49.5%

직업

전문직 31 11.0%

관리직 6 2.1%

반 전문직 및 기술직 13 4.6%

사무직 117 41.6%

판매 및 서비스직 19 6.8%

생산직 8 2.8%

단순근로 4 1.4%

미취업 62 22.1%

기타 21 7.5%

교육수준

중졸이하 0 0%

고졸 22 7.8%

대학 재학 54 19.2%

대졸 185 65.8%

대학원 재학 이상 20 7.1%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4 5.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6 9.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5 23.1%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81 28.8%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83 29.5%

1000만원 이상 12 4.3%

Table 1. 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  특성.
(N=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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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제품 재활용 현황

응답자들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패션제품 

처분 방법의 조사 결과<Table 5>, ‘재활용 수거함

에 넣는다’가 6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

른 쓰레기와 함께 배출한다'(9.6%), ‘교환 및 거래

'(9.3%), ‘기부'(6.4%) 순이었으며 ‘수선 및 리폼’하

는 비율이 5.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소비자들

이 재활용 수거함을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처분하

는 이유는 접근이 용이하며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조사는 

교환 및 거래, 수선 및 리폼, 기부를 통한 재활용 

방법에 대한 사회적 제도나 체제의 제공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패션제품 재활용 방법에 대한 동기, 

장애요인, 태도 및 의도

응답자의 재활용 동기인식, 장애요인, 태도 및 

의도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있어

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6). 주요 변수

들에 있어서 재활용 방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활

용 방법별 경제적/자선적 동기와 환경적 동기 인

식의 차이, 두 가지 장애요인간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이 실시되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구형성 가정의 검증을 위한 Mauchly's 

test와 Bonferroni를 이용한 사후검정법이 활용되

었다. 

환경적 동기 변수에 대해서는 구형성이 만족되

었으며(χ2(2)=.51, p=.78), 재활용 방법에 따라 유

구성개념 및 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값

Cronbach’s 

α

방법1:

교환 및 거래

요인 1. 

경제적 

동기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된다.
.88

2.82 .81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82

요인 2. 

환경적 

동기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
.76

.54 .80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

해야 한다. 
.91

방법2:

수선 및 리폼

요인 1. 

경제적 

동기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된다.
.85

2.91 .85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89

요인 2. 

환경적 

동기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
.90

.57 .85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

해야 한다.
.84

방법3:

기부

요인 1. 

자선적 

동기

패션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91
3.04 .80

패션제품을 기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이다. .70

요인 2. 

환경적 

동기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 .86
.40 .86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해야 한다. .82

Table 2. 재활용 방법에 따른 동기에 한 요인분석 결과.
(N=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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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560)=6.23, p<.01). 사후

검정 결과, 방법3(기부)에 대한 환경적 동기가 방

법2(수선 및 리폼)에 대한 환경적 동기인식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법1

(교환 및 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두 가지 재활용 

방법과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활용 

방법에 있어서의 경제적/자선적 동기와 환경적 동

기와의 차이를 비교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방법

3(기부)에 있어서 자선적 동기가 환경적 동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0)=2.63, p<.01). 

패션제품의 재활용을 제약하는 요소 중 지식부

족에 대한 재활용 방법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었으며(χ2(2)=.98, p=.61), 재

활용 방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F(2,560)= 

17.49, p<.001).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방법2(수선 

및 리폼)과 방법3(기부)에 대한 지식이 방법1(교환 

및 거래)에 대한 지식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장애요인인 귀찮음에 대

한 재활용 방법 간의 비교 분석에서는 Mauchly's 

test 결과, 구형성 가정이 위배되는 결과가 나타

났다(χ2(2)=25.94, p<.001).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Huynd-Feldt 방법으로 수정된 통계량을 이용하였

고, 재활용 방법에 따라 귀찮음 요인의 수준이 유

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F(1.9,517.6)= 45.91, 

구성개념 및 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값

Cronbach’s 

α

방법1:

교환 및 거래

요인 1. 

지식부족

나는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
.92

1.09 .87
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

하지 않는다.
.91

요인 2. 

귀찮음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요구한다.
.84

3.01 .85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89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것이 

더 편하다.
.83

방법2:

수선 및 리폼

요인 1. 

지식부족

나는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
.93

.72 .87
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

하지 않는다.
.83

요인 2. 

귀찮음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요구한다.
.85

3.43 .86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87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것이 

더 편하다.
.76

방법3:

기부

요인 1. 

지식부족

나는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잘 모

른다.
.90

.67 .92
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지 

않는다.
.90

요인 2. 

귀찮음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83

3.67 .90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87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것이 더 편

하다.
.83

Table 3. 재활용 방법에 따른 장애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
(N=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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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방법3(기부)에 

대한 귀찮음이 다른 두 방법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장애요인을 t-검증을 통해 비

교한 결과, 방법1(교환 및 거래)과 방법2(수선 및 

리폼)에 대해서는 ‘귀찮음’이 ‘지식부족’ 요인 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법3(기부)의 

경우에는 두 장애요인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

지 않았다. 

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

과,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었고(χ2(2)=5.84, p=.05), 

재활용 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F(2,560)=33.69, p<.001). 응답

자들은 방법3(기부)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다른 두 방법에 대한 태도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방법에 따

구성개념 및 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값

Cronbach’s 

α

방법1:

교환 및 거래

재활용 태도

패션제품을 교환 및 거래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87

3.18 .91

패션제품을 교환 및 거래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

이다.
.91

패션제품을 교환 및 거래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즐거운 일

이다.
.87

패션제품을 교환 및 거래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이다.
.92

재활용 의도

나는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 .90

2.48 .90

나는 앞으로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
.93

나는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90

방법2:

수선 및 리폼

재활용 태도

패션제품을 수선 및 리폼을 통해 처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88

3.10 .90

패션제품을 수선 및 리폼을 통해 처분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

이다.
.89

패션제품을 수선 및 리폼을 통해 처분하는 것은 즐거운 일

이다.
.85

패션제품을 수선 및 리폼을 통해 처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이다.
.90

재활용 의도

나는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 .90

2.51 .90

나는 앞으로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
.94

나는 수선 및 리폼을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91

방법3:

기부

재활용 태도

패션제품을 기부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91

3.27 .92
패션제품을 기부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다. .91

패션제품을 기부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87

패션제품을 기부를 통해 처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93

재활용 의도

나는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 .88

2.38 .87나는 앞으로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 .88

나는 기부를 통해 패션제품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92

Table 4. 재활용 태도  의도에 한 요인분석 결과.
(N=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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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응답자의 의도 비교에서는, 구형성 가정이 만

족되지 않아(χ2(2)=7.71, p<.05), Huynd-Feldt 방법

으로 수정된 통계량을 이용하였고, 재활용 방법에 

따라 의도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2,548.9)=7.60, p<.01).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방법

3(기부)을 이용할 의도가 방법2(수선 및 리폼)에 

대한 의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패션제품 재활용 방법에 대한 동기 인식

이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대해, 경제적/자선적 및 

환경적 동기와 재활용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Table 7). 모든 재활

용 방법에 대해서 경제적/자선적 동기(방법1: 교환 

및 거래 ß=.47, p<.001; 방법2: 수선 및 리폼 ß=.39, 

p<.001; 방법3: 기부 ß=.51, p<.001)와 환경적 동기

(방법1: 교환 및 거래 ß=.37, p<.001; 방법2: 수선 

및 리폼 ß=.50, p<.001; 방법3: 기부 ß=.38, p<.001)

가 재활용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방법1: 

교환 및 거래 F(2,280)=206.86, p<.001; 방법2: 수

선 및 리폼 F(2,280)=285.86, p<.001; 방법3: 기부 

F(2,280)=359.75, p<.001).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

이 각각의 재활용 방법을 이용하는 동기에는 경제

적/자선적 및 환경적 동기가 있다고 파악한 Shim 

(1995)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환경

변수 항목 빈도 %

주로 사용하는 

패션제품의 처분 방법

재활용 수거함에 넣는다 195 69.4

다른 쓰레기와 함께 배출한다 27 9.6

교환 및 거래 26 9.3

수선 및 리폼 15 5.3

기부 18 6.4

Table 5. 응답자의 패션제품 재활용 황.
(N=281)

변수
방법1 방법2 방법3 Mauchly's test

Fµ (SD) µ (SD) µ (SD)

동기

경제적/자선적 동기 5.17 (.94) 5.02 (1.02) 5.38 (.98) -

환경적 동기 5.21ab (1.00) 5.10a (1.00) 5.29b (.98)
χ2(2)=.51, p=.78

F(2,560)=6.23**

t-검증 t(280)=-.86 t(280)=-1.68 t(280)=2.63**

장애요인

지식부족 4.07a (1.50) 4.57b (1.35) 4.37b (1.54)
χ2(2)=.98, p=.61

F(2,560)=17.49***

귀찮음 4.81a (1.19) 4.84a (1.16) 4.24b (1.29)
χ2(2)=25.94*** 

F(1.9,517.6)=45.91***

t-검증 t(280)=-8.70*** t(280)=-4.25*** t(280)=1.76

태도 5.11a (.99) 5.14a (.94) 5.47b (.98)
χ2(2)=5.84, p=.05

F(2,560)=33.69***

의도 4.80ab (1.11) 4.71a (1.04) 4.96b (1.02)
χ2(2)=7.71* 

F(2,548.9)=7.60**

Notes: 재활용 방법1: 교환  거래, 방법2: 수선  리폼, 방법3: 기부, *p < .05, **p < .01, ***p < .001.

Table 6. 재활용 방법에 한 동기, 태도, 장애요인,  의도 비교.
(N=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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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적 요인에 대한 관심도와 의류의 재판매, 

기부, 재사용 태도와의 관계를 고찰한 Joung and 

Park-Poaps(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6. 패션제품 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와

장애요인이 재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용 태도 및 장애요인(지식부족, 귀찮음)과 

재활용 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패

션제품 재활용 방법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8). 분석결과, 모든 재활용 방법에서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응답자의 의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우선, 방법1(교환 및 거래)에서는 태도와 지

식부족은 재활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재활용 태도: β=.72, p<.001; 지식부족: β=.10, 

p<.05), ‘귀찮음’의 장애요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β=-.19, p<.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80)= 

106.38, p<.001). 방법2(수선 및 리폼)에 대한 분석 

결과, 재활용 의도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인(+) 영

향과(β=.56, p<.001) ‘귀찮은’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β=-.28,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F(3,280)=46.51, p<.001). ‘지식부족’의 장

애요인은 응답자의 수선 및 리폼의 재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3(기부)

의 재활용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태도의 긍

정적인(+) 영향과(β=.55, p<.001) 지식부족의 부정

적인(-) 영향이(β=-.18, p<.01) 유의한 것으로 나타

변수 B SEB ß Adj R2 F

방법1: 교환 및 거래
경제적 동기 .50 .06 .47***

.60
F(2,280)

=206.86***환경적 동기 .37 .05 .37***

방법2: 수선 및 리폼
경제적 동기 .36 .04 .39*** .67 F(2,280)

=285.86***환경적 동기 .48 .04 .50***

방법3: 기부
자선적 동기 .51 .05 .51*** .72 F(2,280)

=359.75***환경적 동기 .38 .05 .38***

Notes: *p < .05, **p < .01, *p < .001.

Table 7. 재활용 방법에 한 동기가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향.
(N=281)

변수 B SE B ß Adj R2 F

방법1: 교환 및 거래

태도 .80 .05  .72***

.53
F(3,280)

=106.38***
지식부족 .08 .03 .10*

귀찮음 -.18 .04 -.19***

방법2: 수선 및 리폼

태도 .62 .06 .56***

.33
F(3,280)

=46.51***
지식부족 .04 .05 .06

귀찮음 -.25 .06 -.28***

방법3: 기부

태도 .57 .05 .55***

.33
F(3,280)

=47.85***
지식부족 -.12 .04 -.18**

귀찮음 -.01 .05 -.01

Notes: *p < .05, **p < .01, *p < .001.

Table 8. 재활용 방법에 한 태도  장애요인이 재활용 의도에 미치는 향.
(N=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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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방법에 따른 소비자 동기와 장애요인이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났다(F(3,280)=106.38, p<.001). ‘귀찮음’의 요인은 

기부하는 방법을 통한 재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재활용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가 실제 재활용 행동으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다는 Kang(2013b)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며, 나아가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 

실천을 제약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제품 재활용의 사회적 제도 마

련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 가지 재

활용 방법(교환 및 거래, 수선 및 리폼, 기부)에 따

른 동기, 태도, 장애요소를 조사하였고, 주요 변수

들에 있어 재활용 방법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의 동기 인식, 

태도, 및 의도는 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은 ‘기부’를 통한 패션제품의 재활용 방법에 대해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높은 동기인식과 호의적인 

태도와 의도를 보였으며, 귀찮다는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자선적 동기와 환

경적 동기인식은 모든 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호의적인 재활용 태도가 

실제 행동의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지식이 부족

해서 또는 귀찮아서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 가지 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및 의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사회적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구매 및 교환’을 통한 재활용 방법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구매 및 교환’

에 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동기와 환경적 동기 인

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두 가지의 동기 모두 재

활용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를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매 및 교환 

방법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복잡함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인식이 사

람들의 실제 재활용 의도를 제약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소비자들은 귀찮기 때문에 ‘구매 및 교

환’을 통한 재활용 행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가라지 세일(Garage sales)의 문화가 보편적

인 북미나 벼룩시장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거주

지역내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직접 교환 및 거래가 

활발한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가 중고의류 유통의 주요 채널이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복잡함을 감소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지역사

회 내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중고거래 문화

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

교 혹은 학급단위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고의류거래 이벤트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Lee, 2014). 

둘째, ‘수선 및 리폼’의 방법을 통한 재활용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경제적, 환경적 동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수선

이나 리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 방법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동기

인식은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수선이나 리폼하는 방법이 귀찮다

는 응답도 가장 높았다. 또한, 소비자들은 방법을 

잘 몰라서 보다는 귀찮아서 이 방법을 통한 재활

용을 할 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SNS 등의 네트워킹을 통한 수선 및 리폼에 대한 

아이디어의 공유등과 같이, 이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부’를 통한 패션제품의 재활용은 세 가

지의 재활용 방법 중 가장 쉽게 사회적으로 활성

화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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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구매 및 교환’과 ‘수선 및 리폼’의 방법에 대

해서는 경제적 동기를 측정한 반면, ‘기부’에 대해

서는 자선적 동기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계적 비교는 할 수 없었으나, 소비자들의 ‘기부’

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환경적 동기인식에서도 기부를 통한 환경보호

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의 실제 행동의도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기부를 통한 패션제품의 재활용 방법

과 과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지식부족이 원인이 되어 소비자의 참여

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소비

자들은 기부를 통한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귀찮

음을 감수할 충분한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기부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장소를 확충하고 

그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그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

되고 있는 SNS의 활용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특

히 젊은 소비자들의 패션제품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구성원들의 패션제품 재

활용에 대한 우호적 태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따른 알맞은 동기부여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현 시점에서는 기부를 통한 재활용 방법이 가

장 쉽게 촉구될 수 있겠고, 구매 및 교환과 수선 

및 리폼을 통한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적 제도와 체계의 마

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은 지속가

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 안에서라면 필

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제안하지만, 사

용된 연구방법과 관련된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

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이 20∼30대

의 성인 남녀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은 남녀의 재활용 인식에 대한 차

이 비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그에 따

른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Hunter el al., 2004).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대와 성별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자선적 동기와 환

경적 동기가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재활용 태도와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재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된 경로로 보고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발

표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에 있어서 동

기인식과 태도, 장애요인 및 의도와의 명확한 관

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

이라고 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의 재활용 행

동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토대로 명확한 모델의 

수립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통한 주요 변인들 간

의 경로 분석은 보다 체계적인 소비자의 재활용 

행동의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재활용 동기를 경제적/자선적, 환경적 

동기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최근 환경의 지속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 관한 사회적,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구성원의 사회의식이 그들

의 재활용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환경적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 책임적 동기를 포함한 보다 깊이 있

는 동기 분석이 후속연구에서 지속되어야 하겠다. 

이는 교육을 통한 사회의식의 수준 향상 또한 패

션제품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

안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

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세 가지의 재활용 방법(방

법1: 교환 및 거래, 방법2: 수선 및 리폼, 방법3: 기

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나 활용 의도는 호의적

이었으나, 실제 소비자들의 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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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이는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사

회적 제도나 체계의 제공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각각의 재활용 방법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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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first, investigate consumer perceptions of fashion product recycling in terms of their 

motivations, attitudes, barriers, and intentions, second,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of three different 

recycling methods (e.g., resell, reuse, and donation), and third, examine the effects of motivations and barriers on 

recycling attitudes and intentions. Data obtained from young consumers aged 20∼39 were analyzed through SPSS 

23.0; using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paired sample t-tests, repeated measure ANOVA, and regression.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recycling motivations, attitudes, barriers, and intentions among three recycling 

methods. Overall, participants showed higher motivations an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recycling through donation 

than resell and reuse. Economic/philanthropic and environmental motivations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consumer attitudes toward all of three recycling methods. Major barriers to three different methods of recycling fashion 

products were explored. The results revealed that consumers' lack of knowledge on how to use each recycling methods 

and perceived level of hass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recycling intentions. This research is a necessary precursor 

to establish effective and organized recycling programs for fashion products. Public policy makers can use this baseline 

information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programs, ultimately promoting consumers recycling behaviors.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fashion product recycling, recycle motivations, recycle barriers, recycle attit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