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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to clarify the clothing benefits that Uzbek female 
college students seek through clothing products; and seco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clothing involvement and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type of clothing benefits. Data were collected from 290 female 
university students from Tashkent, Uzbekistan, and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K-means group classification analysis, ANOVA, Duncan test, χ2-test, and frequency 
analysis.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ir clothing bene-
fits: individuality/economy-pursuit, comfort-pursuit, fashion/brand-pursuit, and indiffe-
renc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terms of clothing involvement, infor-
mation sources,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clothing store attributes, clothing wearing 
conditions (including monthly clothing expenses), number of purchases per year, 
clothing purchase location, clothing preference style, and clothing dissatisfaction. The 
fashion/brand-pursuit and personality/economy-pursuit types were influenced more by 
fashion and symbolism of clothing involvement, information sources, clothing evalu-
ation criteria, and clothing store attributes. The individuality/economy-pursuit type 
purchased more frequently, spent more monthly clothing expenses, and used the 
internet. Clothing store attributes were considered more important by female students 
than the other attributes. In these results, clothing benefits were identified as consumer 
characteristics of female Uzbek college students and market segmentation was deter-
mined.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data for efficient marketing 
activities and minimizing trials and errors in establishing local-friendly strategies for 
target customers in different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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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우

리나라 경제도 소비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2020년에 

–1.1%의 역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1년에도 내수회복

의 부진 등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국내 경제는 경기 회

복이 제한되면서 경제 회복이 미진하거나, 서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0). 특히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패션시

장은 대내외 경기 침체의 여파와 함께 소비자들의 경

기 불확실성에 의한 구매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국내 

패션 시장의 규모가 전년에 비하여 2% 감소세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Hong, 2021).
국내 패션시장의 침체와 성장률 감소로 패션업계

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한류 붐과 그리고 해외 패

션시장은 약 2,000조 원의 규모로 매년 약 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패션기업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전망되고 있다(Kim, 
2019). 해외에 진출한 패션기업 가운데 이랜드는 

1996년 공장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5,000여 

개의 매장에서 패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20여 

개 브랜드는 중국,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등 적극적

으로 해외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K-팝과 드라

마, K-뷰티, K-푸드에 이어 K-패션이 그동안 중국과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한 진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
근 패션의 중심지인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

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패션산업의 영역이 넓

어지고 있다. 한섬은 한국적 색채와 독특한 디자인 및 

우수한 품질 등의 컨셉으로 8개 브랜드 제품을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파리 패션위크

를 통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스위스, 러시

아, 그리스 등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들과, 아시아 국

가로는 중국, 일본의 패션 유통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

결하는 등 진출국가의 변화를 통해 K-패션의 세계화

를 본격화하고 있다(Park, 2021).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이나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패

션기업들이 장기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진출 지역 문화권의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앙

아시아 지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유학생 수가 높

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총 유학생 수 160,165명 

가운데 중국 유학생(44.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순으로 나타났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9). 이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한류 열풍에 이어,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영화제와 태권도, 한식 등의 홍

보를 위한 한국문화외교 행사인 코리아 페스티벌을 통

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2019a).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3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에서 가장 많은 인구 보유국이며, 1992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 후 2019년 23.58억 달러의 교역규모로 

성장하였다. 수입국으로 중국이 1위를 차지하였고, 다
음은 러시아,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 우즈베키스탄 소

비자 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KOTRA, 2019b). 또한 한-우즈벡 FTA 추진을 위

한 정상회담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우즈베키스탄과 교

육발전 경험공유 협약체결(Lee, 2021) 등 한국과 우즈

베키스탄 간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속성이 제공

하는 혜택을 동시에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

족시킨다. 특히 고관여 상품인 의류제품의 추구혜택

은 소비자가 특정 의복을 구매하고 사용했을 때, 얻고

자 하는 제품의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결과를 

의미하므로,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 특성을 설명해주

는 주요 변수들 중의 하나이다(Jung, Park, & Ha, 
2006). 소비자 시장을 유사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안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적인 전략 수립에 매우 유용하다(Kim, 
Chon, & Ha, 2000). 

최근 유학생 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한

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에 있으며, 해
외시장 개척에 유리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우즈베

키스탄의 패션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소비자 집

단을 대상으로 한 의류학 분야의 연구도 미진할 뿐만 

－ 796 －



Vol. 29, No. 6 Parpikhodjaeva Nargiza․이옥희 51

아니라, 특히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소비자 특성을 밝

힌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 않았으므로, 패션기업의 해

외 시장 영역의 확장과 특히 우즈베키스탄 소비자 시

장 진출을 위한 의복추구혜택에 의한 시장 세분화 연

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의 미적 욕구가 강한 

연령대인 우즈베키스탄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복추

구혜택의 차원을 밝히고 세분된 의복추구혜택 집단에 

따른 의복관여와 의복구매행동을 분석하여 우즈베키

스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패션 기업의 시장 세분

화와 상품개발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Background

1.�Clothing�pursuit�benefits�and�market�segmen-

tation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치와 효용을 평

가할 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자신의 욕구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

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한 혜택에 대한 정의와 개념들

이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이 가지고 있는 혜택은 지각하고 평

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을 특정 상품

이 제공한다고 인식할 때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게 되

는데(Nam & Chung, 2007), 이러한 추구혜택이 제품

과 서비스 또는 시장 생산물의 속성에 내재되어 있을 

때, 혜택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다(Han, 2018; Park & Ku, 2008).
혜택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정의들은 소비를 

통하여 기대하는 주관적인 보상을 의미하며, 제품의 

속성보다는 제품이 제공하는 혜택인 궁극적인 이점이

나 바람직한 결과들에 의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

을 구매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은 소비자 특성이나 착용 상황, 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기대하는 결과가 다르므로, 의복추구혜택

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Jung et al., 2006; Shin, 2015)은 의복추구혜

택이란 소비자가 특정 의복을 구매하고 사용했을 때 

얻고자 하는 제품의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결

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복추구혜택은 소비자의 의

복구매행동을 설명해주며, 세분 시장을 중심으로 마

케팅 활동을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의류제품에서 추구하는 혜택은 물리적 

속성과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가치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 소비자들의 패션제품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

악할 수 있어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다(Han, 2018). 
선행연구들(Cho, 2018; Je, 2012; Oh, 2020)에 나타

난 의복추구혜택에 의한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들은 

성별 혹은 연령과 아동, 대학생, 직장인, 외국인 등 다

양한 대상으로 하였거나 국가 간 비교연구들이 이루

어졌으며, 의복 품목별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들을 살

펴볼 수 있다. Cho(2018)의 대학생들의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성추구, 유행추구, 패션과시추구, 
경제성추구, 유명상표추구 등으로 추출된 요인 가운

데, 대학생들이 개성추구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였으며, 추구혜택요인을 토대로 소비자 집단을 세

분화한 결과, 유행성 추구와 경제성추구요인이 높은 

유행추구집단과, 패션과시추구, 경제성추구, 유명상표

추구요인이 높은 브랜드과시집단, 그리고 개성추구와 

경제성추구요인이 높은 집단인 개성추구집단, 추구혜

택이 낮은 무관심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대학생들의 

추구집단은 유행추구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Je(2012)은 아웃도어 추구해택 차원으로 개성추구, 유
행브랜드추구, 기능적 실용추구, 세련외모추구 등 4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추구혜택집단 간 의복선택기준과 

구매만족도에 차이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의 패션제

품 소비자들의 의복추구혜택을 연구한 Oh(2020)는 

의복추구혜택은 의류제품의 속성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브랜드, 친환경, 편안함, 
경제성, 개성 등의 추구요인에 따른 소비자 유형이 3
개 집단으로 분류되어 집단에 따른 패션 사회적 기업 

태도와 구매 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국과 미국(Kim, Lee, & Park, 2015; Lee, 2014; 

Liu, 2009; Park & Ku, 2008) 등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추구혜택에 의한 세분시장의 특성을 밝힌 연구

들 가운데, Lee(2014)는 중국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

각하는 의복 추구혜택 요인으로 유행과 사회인정 추

구성향이 높고, 다음으로 경제성, 유명상표, 쾌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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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추구요인에 의한 사회

인정/유행추구형과 실리추구형, 개성추구형, 등 6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였다. Liu(2009)는 20~30대 

중국여성들의 의복추구혜택 요인을 토대로 분류된 4
개의 의복추구혜택 집단 간에 쇼핑지향 성향과 정보

원 활용 및 의복선택기준과 패션점포 속성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Kim et al.(2015)도 한국과 미국의 여성 

소비자들의 의복추구혜택을 자아신체표현, 패션, 브

랜드가치 등의 7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두 나라 

간 추구혜택 요인의 비교에서 자아신체표현추구와 브

랜드가치 및 개성추구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 하였다. 의복추구혜택 요인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자신감 요인과 편안함 요인을 가장 중요

시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자아신체표현 

추구요인을,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 추구요인을 중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and Ku(2008)도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충성도와 의복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에서 브랜드가치, 체형표현 및 

보완, 경제성, 편안함, 개성추구 요인이 도출되었다고 

하였다. 의류제품의 온라인 점포와 오프라인 점포간

의 소비자 선택에 관한 연구(Kim, Park, & Lee, 2007)
에서 지각된 편익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선택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편익 

항목으로는 가격비교의 편익과 할인구매의 편익 등 

가격과 관련된 편익이 높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의복추구혜택은 상황과 의류제품의 품목에 

따라 국내외 소비자들의 시장을 세분화 할 수 있는 변

수임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의 의복

추구혜택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해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의류

학 분야에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

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Characteristics�of�consumers�related�to�clothing�

pursuit� benefits

1)�Clothing� involvement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관여에 대한 개념은 특정 제

품에 의해 발생하는 각성과 흥미, 그리고 동기를 나타

내는 소비자 내면 상태를 의미하며, 관여는 소비자의 

구매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설명변수이다

(Dholakia, 2001). 연구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관여는 

개인 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관
여의 개념도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관여 측정 방

법도 매우 다양하다. 대상물에 대한 자기 개념 혹은 자

아 영역과의 관련성의 정도로 정의되는 관여(Hwang, 
2008)는 개인의 특성과, 제품의 특성, 상황적 요인 등

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기도 한

다(Sung, 2009).
연구자들은 사회 심리적, 상징적, 감정적, 경험적, 

행동적 측면에서 동기나 유행, 자아표현, 즐거움 등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관여의 개념들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강조하는 것이 상황이냐 대상이냐에 

따라, 또한 관여의 수준이나 강도, 정도 등에 따라 관

여의 단차원보다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고관여 제품인 의복관여 연구자들은 특정 자극과 

상황에 의해서 유발되는 의복관여 유형을 즐거움, 상
징성, 개성표현, 유행, 위험지각과 같은 다차원적인 

요인들로 분류하였다(Jun, Choo, & Kim, 2010; Kang 
& Sung, 2014; Kim & Hwang, 2013).

Jun et al.(2010)은 관여를 의복관여와 유행관여로 

분류하였고, Kang and Sung(2014)은 의복관여의 수

준에 따라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소비자행동을 연구하였다. 
관여와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들은 소비자들의 관

여가 추구혜택과 상관관계가 있거나, 추구혜택에 미

치는 영향력의 조절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Kim and Hwang(2013)은 패션관여와 인

터넷 친숙도가 모바일 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결과, 접근성 추구와 편리성 추구 및 효율성 

추구혜택 요인이 관여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Youn, Chung, and Lee(2009)는 관여수준에 

따른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으로 분류하고, 자녀

의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의

복 관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의복 관여수준이 

낮을수록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 의복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혜택을 지각하지만, 의복 관여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의복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추구혜택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복 추구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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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이 더 작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고 하였다.  

2)�Clothing�purchase�behavior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여대생들의 시장세분

화를 위하여 의복추구혜택을 토대로 세분된 집단의 의

복구매 행동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의복구매행동 

변수가운데 정보탐색 단계인 정보원과, 대안의 평가 

단계로 의복 평가 기준, 의복 구매 시 평가하는 점포

속성 평가기준을 의복구매행동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소비자들이 외부로부터 얻고 있는 정보원의 유형

이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정보

탐색을 개인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탐색하느냐에 따

라 내부탐색과 외부탐색으로, 혹은 상품과 가격, 포

장, 광고 등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과, 구전활동에 의

해 전달되는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 신문과 잡지, 방
송 등 매체를 포함하는 중립적 정보원으로 분류한다

(Kim, Lee, & Lee, 2010). 또한 친지와 이웃 등의 개

인적 정보원천과 광고, 포장, 진열 등의 상업적 원천, 
신문, 잡지 등의 공공적 원천, 시용과 시험구매 등의 

경험적 원천 등(Ahn, Hwang, & Jung, 2018)으로 분류

하기도 한다. 
의복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패션정보원은 세분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보원의 이용 정도를 보

이는데, 추구혜택과 의복 구매시 소비자들이 활용하

는 정보원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추구혜택 집단에 따

라 사용하는 정보원의 유형의 차이 혹은, 추구혜택과 

정보원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Lee, 2014; Liu, 
2009; Park & Fei, 2012)이 이루어졌다. Lee(2014)는 

중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에서 유

행추구와 사회인정추구 등 6개의 추구혜택요인과 소

비자정보와 대중매체정보, 마케터 등 3개의 정보원 요

인이 도출되었다. 의복추구혜택 집단에 따른 정보원 

이용의 분석 결과, 세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고 하였다. Park and Fei(2012)는 20대 중국 여성

들의 정보원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원을 매체 정보원

과 인적 정보원, 점포 정보원으로 분류하였고 소비자 

집단 간 분석에서 심미/브랜드 추구집단은 점포 정보

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경제/개성추구집단

은 모든 집단 가운데 매체 정보원과 인적 정보원, 점
포 정보원의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제품 선택 시 판단에 사용되는 제품 속성으로 정의

되고 있는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가 학자들(Han, 2018; 
Kim et al., 2015; Park, 2016)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스타일이나 색상, 디자인, 소재, 디자인 등 

의복의 물리적인 속성들을 포함한 내재적 요인과 의

복의 가격이나 브랜드명, 원산지, 라벨 등 제품의 무

형의 속성인 외재적 요인으로 분류하거나, 유행, 스타

일, 색 등의 미적 요인과 의류제품의 봉제와 마감질, 
품질, 재질, 편안성, 관리성 등의 실용성 요인의 두 차

원으로 나누는 등, 각 차원이 연구관점에 따라 구체적

이고 세분화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자들은 의복추구혜택에 

따라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여 시장세분화를 

시도하였다. Park(2016)은 20대 여대생들의 의복평가

기준 요인은 실용적, 구성적, 관리적 의복평가기준으

로 도출하여 의복 평가기준에 따른 집단을 관리형, 실
속형, 종합형, 가치형 등의 집단으로 세분하여 패션정

보원과 충동구매행동을 분석하였다.
Kim et al.(2015)의 한․미 간 의복선택기준의 차

이 분석에서 의복선택기준으로 4개 요인이 도출되었

고, 심미성을 제외한 착용감/관리성과 외재적 특성, 
실용성 요인에서 두 나라간 차이를 보였으며, 착용감/
관리성은 미국 소비자가, 외재적 특성과 실용성 요인

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Han(2018)의 골프웨어 추구혜택과 의복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복 추구혜택집단에 따

라 성능적, 외관적, 내재적, 외재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능적 요인은 적극적/과시성과, 
실용성, 실용적/개성추구 집단이, 외관적 요인은 개성

적/매력성 집단과 적극적/과시성 추구집단이 가장 중

시하였다. 또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은 적극적/
과시성 추구집단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다. 
소비자는 구매 장소인 점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도 제품이나 상표 선택과 같이 중요시하는 평가

기준과 점포 특성들을 비교 평가한 후,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점포 속성들에 따라 형성된 점포의 이미

지와 자신의 이미지가 부합되고 호감이 가는 점포를 

선택하고 더불어 구매 가능성도 높아진다(Kim et al., 
2010).

연구자들(Ha & Kim, 2009; Liu, 2009; Par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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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12)은 소비자들의 점포선택 과정이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추구혜택, 쇼핑가치, 라이프스타

일, 관여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상점의 이미지와 명성, 상품의 유행과 다양성, 점포위

치와 서비스, 가격 등을 패션제품 점포선택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Ha and Kim(2009)은 의복추구혜택 유형

에 따른 점포선택 분석 결과, 스타일과 유행 추구형은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실용성 추

구형은 패션종합전문점과 패션재래시장, 인터넷 쇼핑

몰을, 유명상표 추구형은 백화점과 브랜드대리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Park et al. 
(2012)은 제품구색, 점포분위기, 서비스 판매원, 입지

편의성, 가격, 점포자체브랜드 등의 점포선택 요인을 

도출하여 쇼핑가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품

구색 요인은 적극적 쇼핑가치 집단과 소극적/신뢰적 

쇼핑가치 집단이, 그리고 서비스 요인은 적극적 쇼핑

가치 집단과 쾌락적/정보적 쇼핑가치 집단이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Ⅲ.�Methods

1.� Research�question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여대생의 의복추구혜

택에 따라 세분된 집단의 소비자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우즈베키스탄 여대생들의 의복추구혜

택 차원을 밝히고, 집단을 유형화한다.  
연구문제 2: 의복관여 차원을 밝히고, 의복추구혜

택 집단 간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의복추구혜택 집단 간 의복구매행동 

변수들의 차이를 밝힌다.

2.�Measurement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위

하여 의복추구혜택, 의복관여, 의복구매행동, 의복구

매실태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의복추구혜택은 소비자들

이 의류제품에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효용 혹은 주

관적인 속성을 의미하며, 선행 연구자들(Kim et al., 

2015; Park & Ku, 2008)에 의해서 검증된 20문항을 

측정하였다. 의복관여는 특수한 상황이나 제품과 같

은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며, 선행연

구자(Kim & Hwang, 2013; Yea & Cho, 2005; Youn 
et al., 2009)들이 사용한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복구매행동은 선행연구(Park, 2016; Park & Park, 
2015)에서 사용한 패션 정보원 12문항과 제품의 대안

들을 비교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관한 의복 평가

기준 19문항, 의류 점포속성 12문항을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

항과 의복구매실태에 관한 내용으로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과 사이즈 등 6문항이 포함되었다.

3.� Sample� and�data� collection�procedures

본 조사에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위

하여 작성된 설문의 내용을 우즈벡어와 한국어로 반

복 번역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최종 설문을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하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여대생들이 응답

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응답자 가운데 부실 기

재된 것과 중복 응답 여부가 확인된 부적절한 응답자

를 제외한 29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였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6.0을 이용하여 척

도의 타당도 검증과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산출, 소비자 유형화를 위한 K-means 집단 분류

분석, 세분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

(ANOVA)과 사후검증으로 던컨(Duncan test)의 다중

범위 검증과 χ2-test를 사용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

설문에 응답한 여대생들의 연령은 22-24세 43.8% 
(127명), 21세 이하 23.8%(69명), 25세 이상 32.4%(94
명)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인문학 분야 33.4%(97명), 
예체능 분야 24.1%(70명), 자연과학분야 19.7%(57
명), 기타 22.8%(66명)로 나타났다.  

의복구매실태를 살펴보면, 매월 사용하는 의복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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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8.6%(141명), 많

은 편이라고 한 응답자는 30.0%(87명)이었으며, 연

간 의복 구매 수는 9개 이상이 37.2%(108명)로 가장 

높고, 5-8개가 29.7%(86명), 5개 미만이 33.1%(96명)
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의복 구매 장소로 백화

점 33.4%(97명)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형쇼핑센터 

22.4%(65명), 인터넷쇼핑 17.9%(52명), 유명메이커 

대리점 15.9%(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신

체 및 의복 사이즈는 M-사이즈가 41.7%(121명), S-사
이즈가 38.6%(112명)로 표본 집단의 80% 이상이 M
과 S-사이즈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은 캐주얼이 43.8%(127명)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은 스포츠웨어, 정장, 민속복장으로 

우즈베키스탄 여대생들이 민속의상보다는 현대의상

을, 정장문화보다는 활동성을 고려한 캐주얼웨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이 구매한 의복

착용을 통해 특별히 잘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경험했던 

신체 부위에 대하여 소매길이와 바지길이로 상․하의 

모두 길이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였으며, 다음은 엉덩이, 가슴으로 상․하의 둘레부분

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2.� Factor� analysis� on� variables� and� K-means�

cluster� analysis

의복추구혜택과 의복관여의 측정문항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고, 하위차원을 구분하기 위해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Table 1). 의복추구

혜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요인 1은 유명 상표의 옷을 사거나 유명 브랜드 매

장을 둘러보기를 좋아하며, 불편해도 가능한 최신 유

행의 옷을 구매하려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유명

상표/유행 추구’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개성을 잘 나타내주거나 특이한 스타일의 옷을 선택

하는 경향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개성 추구’ 요인이라

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의복의 활동성과 편안한지

를 더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편안함 추구’ 요인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개성이나 유행보다 

저렴한 옷을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하여 구매하려 하

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경제성 추구’ 요인이라고 명명

하였다. 4가지 의복추구혜택 요인의 총 설명력은 

63.08%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83~ 
.885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의복관여의 요인분석 결과,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

었다. 요인 1은 유행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하고 의복의 

유행을 중요시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유행

성’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요인 2는 가격과 스타일, 재
질 등을 고려한 선택에 대한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위험지각’ 요인이라고 명명

하였다. 요인 3은 의복의 지위와 신분이나 라이프스

타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상징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3가지 의복관여 요인의 총 

설명력은 64.76%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이 .768~ 
.839의 신뢰도를 보여 측정문항의 내적 신뢰성과 집

중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의복 추구혜택 4개 요인을 기준으로 집단을 세분화

하기 위한 K-평균 집단 분류분석과 추구혜택 집단 간 

차이 규명을 위한 일원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으로 던컨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집단

으로 분류되었다(Table 2). 소비자 집단에 따라 유명

상표/유행 추구와 개성 추구, 편안함 추구, 경제성 추

구 등 4개요인 모두 의미 있는 차이(p<.00l)가 나타났

으며, 집단 1은 개성 추구 요인과 경제성 추구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개성/경제성 추구혜택 집단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집단 2는 편안함 추구요인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편안함 추구

혜택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42%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인 집단 3은 의복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최신 유행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가격에 구애받지 않

고 인지도가 높은 유명브랜드를 선호하여 유행/유명

상표 추구혜택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의복 추구혜

택의 대부분의 요인 점수가 낮은 집단 4는 추구혜택 

무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 글로벌 소비자들의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 여대생들(Lee, 2006)은 의복

추구혜택 집단들 가운데 자아향상 추구집단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은 의복추구혜

택 집단 가운데 표현의 즐거움추구집단(Shin & Lee, 
2006)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중국 여대생들

(Lee, 2014)은 추구혜택 관심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글로벌 패션시장을 개척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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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clothing benefit and clothing involvement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Clothing 
benefit

Brand/
fashion 
pursuit

I would buy clothes from famous brand then chip clothes 
when the designs are similar. .814

6.566/
36.48 .885

I would buy trendy clothes even if it is uncomfortable to 
wear. .770

I would buy a set of famous brands rather than multiple 
sets of unknown brands. .760

When I buy I try to buy clothes that are in the latest 
fashion. .741

It is important to me to be fashionably dressed. .702
I rarely wear out of style clothes. .639
Even if the price is high, a famous brand is worth it to me. .605
When I buy clothes, I usually look for famous brands. .564

Personality
pursuit 

I tend to choose unusual clothes. .731
2.458/
50.13 .786

I try to wear different styles of clothes from other people. .704
I try to wear clothes that show my personality well. .677
I wear clothes that make me look more idealistic. .655

Comfort 
pursuit

When I buy clothes I consider whether they are 
comfortable rather than fashionable. .817

1.282/
57.25 .776I tend to find clothes that are comfortable to be active in. .735

When I buy clothes, comfort is more important than good 
shape. .694

Economy
pursuit

I don’t buy expensive clothes even if they are fashionable 
clothes. .828

1.049/
63.08 .683I mainly use the sale period to buy clothes. .648

I look carefully to buy clothes of good quality while being 
cheap. .583

Clothing 
involve-

ment

Fashion

Fashion is always changing, so the novelty makes me happy. .852

5.472/
45.60 .839

It is important to me to be dressed in. .741
I am always interested in what kind of clothes are 
fashionable. .716

I often talk with my friends about trendy clothes. .646

Risk
perception

I worry about whether the fashion products I have 
purchased fall short of my expectations. .812

1.225/
55.80 .818

It is difficult to choose well when purchasing fashion 
products due to various attributes such as price, style, and 
material. 

.738

Buying the wrong fashion products causes mental stress. .716
I think about whether fashion products are useful compared 
to their value. .645

Symbolism

I think clothes represent one’s identity. .772

1.074/
64.76 .768

I think clothes represent one’s socioeconomic status. .750
I consider clothing is to represent one’s lifestyle (opinions, 
attitudes, interests, etc.). .696

I think wearing it stylishly will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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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이한 문화권의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

이 필요하다. 

3.�Differences�in�clothing�involvement�according�

to� the� types�of� clothing�pursuit� benefits

의복 추구혜택 유형에 따라 의복관여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으로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 의복관여 모든 요

인에서 의복추구혜택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Table 3).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행성 요인은 유행/유명상표 

추구혜택집단과 개성/경제성 추구혜택집단이 다른 집

단에 비하여 높고, 편안함 추구혜택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유명상표 추구혜택집단과 개성/경제성 

추구혜택집단의 소비자들은 변화하는 의복 유행의 감

각적, 쾌락적 특성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며, 최
신 유행의 스타일을 착용하면서 새로움과 혁신성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복의 유행성을 높

게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험지각 관여요인은 유행/유명상표 추구혜택집단

이 가장 높고, 다음은 개성/경제성 추구혜택 집단으로 

나타났다. 의복 구매시 고가의 유명 브랜드와 의복유

행의 혁신성을 선호하는 유행/유명상표 추구집단과 

개성/경제성 추구혜택 집단은 구매 후 가격이나 품질, 
디자인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겪는 스트

레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위험지각 요인을 높게 고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행성과 위험지각 요인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편안함 추구혜택집단은 의복

의 유행이나 제품에서 얻는 가격이나 품질, 디자인 등

의 혜택보다 의복의 활동성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집단의 응답자들이 

다른 관여 요인에 비해 의복의 상징성 요인을 가장 높

게 고려하였으며, 개성/경제성 추구혜택집단과 유행/
유명상표 추구혜택집단, 편안함 추구혜택집단, 무관

심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 주기 가운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적으로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하거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20대 초반의 

여대생들의 심미적인 욕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

을 수 있는 상징성이 반영된 의복을 중시한 경향에서 

<Table� 2> Cluster analysis of clothing benefit

Group
Factor

Group1 (n=45)
Personality
/economy 

Group2 (n=57)
Comfort

Group3 (n=123)
Fashion/

brand

Group4 (n=65)
Benefit indifference F

Brand/fashion pursuit  –.242c –1.324d .596a  .201b 101.328***

Personality pursuit   .681a  –.043b .202b –.816c  30.038***

Comfort pursuit –1.334d   .837a .423b –.611c 129.058***

Economy pursuit   .494a  –.327b .400a –.812c  36.216***

Note. a, b, c=Significant mean difference by Duncan test, *** p<.001

<Table� 3> Difference of clothing involvement according to the clothing benefit group

Group
Clothing 
involvement

Personality
/economy Comfort Fashion/brand Benefit

indifference F

Fashion 3.93a 3.19c 3.98a 3.55b 16.841***

Risk perception  3.78ab 3.36c 4.01a  3.60bc 11.117***

Symbolism 4.03a  3.88ab 4.02a 3.75b 3.237*

Note. a, b, c=Significant mean difference by Duncan test,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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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흥미와 유행

흥미, 타인지향과 같은 의복상징성, 위험지각 등의 의

복관여 요인들과 개성 및 감각추구요인들 간 상관성

을 보인 연구 결과들(Ahn, 2016; Hong, 2010)을 지지

한다.

4.� Characteristics� of� clothing� purchase� behavior�

according� to� the� type�of� clothing�pursuit� benefit

의복구매행동 변수들의 측정문항에 대한 구성타당

도를 검증하고, 하위차원을 구분하기 위해 Varimax 회
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복구매행동 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의복 구매시 

사용하는 정보원 3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71.953%이

고, 의복 평가기준 5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72.074%, 
의류 점포속성에 대한 3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71.128%로 나타났으며, 의복구매행동 변수의 측정문

항에 대한 내적 신뢰성과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가지며, 신뢰성 평가기준인 .60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추구혜택 유형에 따라 응답

자들의 정보원과 의복 평가기준, 의류점포속성에 대

한 차이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응답자들이 의복 구매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

원은 인터넷이나 TV, 패션잡지 등, 미디어 정보원으

로 나타났으며, 추구혜택 집단가운데 유행/유명상표 

추구집단이 모든 정보원을 다른 집단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의 요인별로 살펴보

면 관찰정보원과 인적정보원은 유행/유명상표 추구혜

택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은 개성/경제성 추구집단, 추
구혜택 무관심 집단, 편안함 추구혜택집단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미디어정보원은 유행/유명상표 추구혜

택 집단이 가장 높고, 편안함 추구혜택 집단과 무관심 

집단이 가장 낮게 고려하였다. 20대 중국 여성들이 경

제/개성추구집단이 매체 정보원과 인적 정보원 및 점

포 정보원 등 모든 정보원에서 심미/브랜드추구집단

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Park and Fei 
(2012)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 간의 상반된 결과를 통

해 문화 간 정보원 활용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집단 간 의복 평가기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실용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의복추구

혜택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여대생들이 유행성 요인과 심미성 요인

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
행/유명상표 추구혜택 집단은 유행성과 심미성, 상징

<Table� 4>�Difference of clothing buying behavior according to clothing benefit group

Group
Variable

Personality/
economy Comfort Fashion

/brand
Benefit

indifference F

Information

Observation 3.47ab 3.05c 3.70a 3.31bc  8.541***

Human 3.51ab 3.39b 3.77a 3.38b  4.719**

Mass media 3.61b 3.50b 3.90a 3.47b  5.533***

Evaluation 
criteria

Fashion 4.10ab 3.91ab 4.12a 3.85b  2.777*

Economy 3.64a 3.03b 3.77a 3.48a 11.205***

Practicability 3.78 3.73 3.88 3.69  1.035

Symbolism 3.68a 3.02b 3.81a 3.62a 13.307***

Aesthetics 3.91a 3.95a 4.07a 3.58b  6.604***

Store attributes

Transit facilities 4.13a 3.99ab 4.15a 3.85b  3.276*

Shopping convenience 4.26a 4.00bc 4.17ab 3.87c  3.865**

Convenience of store 
environment 4.13ab 4.21a 4.24a 3.92b  3.252*

Note. a, b, c=Significant mean difference by Duncan test,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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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용성 등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복의 사회적 신분/유행을 추구하는 

집단은 생산국가나 유명브랜드 등, 외적 구매기준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Lee and Kim(2007)의 

연구를 지지한다. 개성/경제성 추구혜택 집단은 모든 

요인의 평가기준에서 유행/유명상표 추구혜택 집단 

다음으로 높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특히 의복평가기

준의 유행성과 심미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 집단 가운데 개성외모 추구집

단이 의복 선택기준으로 디자인/스타일, 색상 등의 심

미성과 유행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한 Je(2012)
의 결과와 일치한다. 편안함 추구혜택 집단은 유행성

보다 심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용성 요인은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구혜

택 무관심 집단은 의복 평가기준의 모든 요인의 고려

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나, 유행성 요인의 평균이 3.85
로 높게 나타나, 의복 추구혜택에 무관심한 집단에 속

할지라도 유행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의복 추구혜택 유형에 따라 의류 점포

속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의류제품 점포속성의 모

든 요인에서 의복추구혜택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보원이나 의복 평가기준의 평균보다 

의류점포에 대한 속성 평가기준의 총 평균이 4.06으

로 매우 높아 우즈베키스탄 여대생들이 의복 구매시 

점포속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류 

점포속성 평가기준에 대하여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행

/유명상표 추구혜택집단과 편안함 추구혜택집단은 점

포환경 편의성 및 무관심 집단은 점포환경편의성 요

인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쇼핑편의성, 교통

편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개성/경제성 추구혜택집단

은 다른 집단들보다 또한 점포속성 요인들 가운데 매

장 주변의 편의시설과 매장디스플레이 및 AS(교환, 
환불, 수선)정책에 관한 쇼핑편의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성추구집단이 가격혜택과 패

션점포속성으로 교환, 환불, 수선 및 할인정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Liu(2009)
의 결과를 지지한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의복 추구혜택이 우즈베키스탄 여대생 

소비자를 세분할 수 있는 요인이 됨을 실증적 조사 분

석을 통하여 제시하였고, 의복추구혜택 유형에 따라 

의복관여와 의복평가기준과 정보원, 의류 점포속성 

및 의복 구매실태를 분석하여 세분시장의 특성을 밝

혔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추구혜택의 하위차원은 유명상표/유행 

추구 등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추구혜택집단은 

개성/경제성 추구혜택집단 등 4개의 집단으로 세분화 

되었다. 
둘째, 소비자 특성인 의복관여는 유행성, 위험지각, 

상징성 등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의복추구혜택 

유형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의복관여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개성/경제성 추구혜택 집단은 의복의 

유행성과 상징성을 높게 관여하였고, 편안함 추구혜

택 집단은 특히 상징성 요인을, 그리고 유행/유명상표 

추구혜택 집단은 관여의 모든 요인을 가장 중요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복추구혜택 유형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정보원과 의복 평가기준과 그리고 의류 점포속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여대생들이 미디어정

보원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모든 정보원에 대하여 

유행/유명상표 추구혜택 집단이 가장 중요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의복 평가기준으로 유행성과 심미성을 중

요시하였으며, 개성/경제성 추구혜택 집단과 유행/유
명상표추구 혜택 집단은 의복의 유행성을, 편안함 추

구혜택 집단은 심미성을 더 중시하였다. 우즈베키스

탄 여대생들은 의류 점포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개성/경제성 추구

혜택 집단은 쇼핑편의성을, 그리고 다른 집단들은 점

포환경편의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의복추구혜택은 우즈베키스탄 

여대생들의 소비자특성에 따라 시장세분화 가능성과 

특정 시장의 소비자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패션기업이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상이한 문화권의 표적고객에 대하여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즈베키스탄 여대생을 목표 

고객으로 하는 의류 업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개성/경제성 추구혜택집단은 품질이 좋으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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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가격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호하므로 개성과 신

분 상징적인 컨셉으로 추구하는 표현욕구와 사회적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집단은 

미디어와 인적 정보원을 많이 이용하고, 의복의 유행

성과 경제성을, 점포속성으로 쇼핑과 교통편의성을 

중시하며, 고액 의복비 지출자와 의복 다량 구매자, 
인터넷 쇼핑, 캐주얼 선호 등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

하여 월등히 높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게는 트렌드를 

반영과 고품질의 제품을 재미 등 쾌락적인 효과를 반

영한 인터넷 광고 소구와 제품 구매 과정이 용이한 인

터넷 쇼핑몰을 운영으로 소지자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편안함 추구혜택집단은 의복의 활동성과 의복의 

상징성에 관심이 많으며, 인터넷 등 매체 정보원을 많

이 이용하고, 심미성과 유행성, 실용성의 평가기준과 

점포환경과 쇼핑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집단이다. 의

복비 지출은 낮은 편이나 의복 구매 수는 높은 편이

며,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구매하

는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이 집

단 소비자특성에 따라 오염이나 구김 등에 강한 첨단 

소재 사용으로 의류제품 소비 시 의복관리에 대한 추

구혜택을 반영하고, 세일이나 중저가 전략과 동시에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개발이 필요하고, 교환이나 환

불, 수선 등의 AS정책과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등이 있는 매장의 위치와 상품의 배치 등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유행/유명상표 추구혜택 집단은 의복의 유행성을 

중시하고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집단으로 응답

자 중 가장 높은 비율(42.4%)을 차지하며, 의복의 상

징성과 위험지각 요인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 
관찰 정보원과 미디어 정보원 등 모든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의복 평가기준으로는 유행성과 상징

성, 심미성을, 점포속성으로 점포환경편의성을 중시

하며, 고가의 유명브랜드 대리점과 백화점을 이용하

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을 위해 

최신 유행을 반영한 세련된 감각과 명품 이미지로 자

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일의 고품격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고가의 제품구매에 대한 불안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연예인 등 스타마케팅을 통해 브랜

드 인지도를 높여주고, 명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만

족을 제고한 매장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수

집을 위해 인터넷과 매체 사용이 용이한 지역을 고려

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일반

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 우즈베키스

탄이 글로벌 경제와 교육을 표방하고, 특히 한국 유학

생들이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의 연구영역을 넓히고, 복종별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소비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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