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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Chinese counterparts 

residing in Korea by evaluating the subjective sensation and tactile preference in fabrics for casual shirts. Seven 

types of white causal shirt fabrics were selected as specimens from those available in spring and autumn shirt 

collection. The fabrics were made from various fibers (cotton 100%, polyester 100%, flax 100%, polyester 

80%/cotton 20%, polyester 65%/cotton 35%, polyester 50%/cotton 45%/spandex 5%, and polyester 50%/modal 

50%). Forty Korean and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subjectively assessed the subjective sensation of fabrics 

used for casual shir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observe the seven types of fabrics and complete the questionnaire. 

The subjective sensation to be assessed for white casual shirt fabrics wa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factors: 

smoothness, lightness, softness, and stretchiness. Subjective sensation factor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nationality. Korean female students evaluated cotton fabric as being light, whereas their Chinese counterparts 

evaluated the polyester/cotton/spandex blended fabric as light. Korean female students evaluated polyester/modal 

blended fabric as being stretchable. The tactile preference for fiber composition of the fabric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nationality. Korean female students preferred cotton 80%/polyester 20% blended fabric, 

polyester 50%/cotton 45%/spandex 5% blended fabric, and flax 100% fabric. The subjective sensation of the fabrics 

had different effects on preferences by nationality. Smoothness and softness had positive effects on preferences for 

the fabrics of Korean students. However, smoothness, softness, and stretchines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preferences of Chinese students. The subjective sensation and tactile preference for casual shirt fabrics showed a 

difference between Korean female students and their Chinese counterparts. Therefore, when planning casual shirt 

fabric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se differences in subjective sensation and 

tactile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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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을 상으로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인 

감각과 선호도의 차이를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춘추용 캐주얼 셔츠의 소재로 시 되는 소재 에서 섬유조성이 

상이한 7가지 종류의 흰색 셔츠 직물을 선정하 다. 캐주얼 셔츠 소재에 한 주  감각  감 선호도의 평가자

는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으로 40명이었다. 참가자들은 7종 소재를 찰하고 나서 주 인 감각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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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에 한 평가를 설문지를 사용하여 작성하 다.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을 요인분석한 결과, 평활감, 

경량감, 유연감, 신축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주  감각 요인은 소재의 섬유조성별 국 에 따라 부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국인 여 생은 국인 여 생 보다 면 100% 소재를 더 가볍다고 평가하 고, 폴리에스터 

50%/모달 50% 소재와 P100 소재를 더 신축성이 있다고 평가하 으나, 국인 여 생은 폴리에스터 50%/면 45%/스

덱스 5% 소재를 더 가볍다고 평가하 다. 캐주얼 셔츠 소재의 섬유조성별 감 선호도는 국 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한국인 여 생은 국인 여 생에 비해 면 80%/폴리에스터 20% 소재, 폴리에스터 50%/면 45%/스 덱스 

5% 소재, 아마 100% 소재를 더 선호하 다. 한편,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요인이 감 선호도에 미치는 

향은 국 에 따른 차이를 보 다. 한국 여 생의 경우, 평활감과 유연감이 캐주얼 셔츠 소재의 감 선호도에 정

 향을 미치는 반면, 국인 여 생은 평활감, 유연감, 신축감이 감 선호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캐주얼 셔츠 소재에 한 주  감각  감 선호도는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간의 차이

를 보 다. 따라서 여 생을 상으로 캐주얼 셔츠 소재 기획시 이러한 감성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캐주얼 셔츠 소재, 주  감각, 감 선호도, 국 , 여 생

1. 서론

셔츠는 일반 으로 칼라와 소매가 달리고 앞여 이 

있는 상의를 말한다. 셔츠는 형태상 피부에 닿는 면

이 커서 다른 아이템보다 소재의 감이 착용감에 

요한 향을 미친다. 셔츠는 성과 연령에 계없이 

리 착용되고 있는 아이템의 하나로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이 확 되면서 캐주얼한 겉옷으로서의 역할

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재는 겉옷의 개념으로 다

양한 색상과 무늬의 셔츠가 개되고 있다(Kang, 

2009). 셔츠는 착용 목 에 따라 정장 셔츠와 캐주얼 

셔츠로 크게 나  수 있는데, 학생들은 캐주얼한 스

타일의 셔츠를 즐겨 착용하고 있다. 

요즈음 소비자들은 감성 심의 제품에 심을 가지

고 구매하는 감성  소비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Cui 

& Choi, 2011). 다시 말해서 환경친화 이고 감성을 

요시하는 소비 트 드에 따라 패션제품에 한 소비자

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의류소재의 감성에 

한 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Kim et al., 2017). 이에 

패션에서도 감성  소비의 향력이 차 커짐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Nam et 

al., 2015), 특정 아이템과 타겟 소비자의 선호 감성을 

반 한 의류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류

제품에서 소재는 최종 제품의 용도와 형태를 결정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의류제품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부

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의류업체에서 

상품기획시 차별화 략으로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재의 감을 포함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감성을 

반 하고 있다(Bae & Kim, 2003; Kim & Park, 2015). 

이처럼 의류소재의 주  감각은 소비자의 의류제

품 구매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Na et al., 

2013), 세분화된 품목을 상으로 소비자들의 소재에 

한 감성과 선호도에 한 조사가 지속 으로 필요하

다. 몇몇 연구에서 한국 학생을 상으로 셔츠 소재

의 감각 이미지와 선호도 련 연구(Choi & Kweon, 

2006; Kim & Na, 2005; Kim & Na, 2002a)가 이루어졌

다. 그런데 인간의 감성은 선천  본성과 환경의 향

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타겟으로 하는 

로벌 패션환경을 고려해 볼 때, 국가와 민족에 한 

변인을 포함하여 감성과 선호도에 하여 고찰하는 것

이 필요하다(Cho et al., 2000). 즉 의복은 특정 상황에

서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되는 개인  요성이나 

심이 높은 감성 제품이므로 소재기획 단계에서 이러

한 감성의 차이를 반 하여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더

욱이 디자인 형태가 일정한 셔츠의 경우, 소재가 셔츠

의 감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소재의 주  감각과 선

호도를 문화에 따라 차별화하여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과 다른 나라를 상으로 비

교한 연구로는 의복 색채와 패션 소재 선호도(Ahn et 

al., 2001; Enkhmaa & Lim, 2014; Jeong & Choi, 2011; 

Pan & Choi, 2012), 소재 감 비교(Cho et al., 2000; 

Yi & Cho, 2005), 색채 감성 비교(Choi & Kim, 2013; 

Ou et al. 2004) 등이 있으나, 셔츠라는 특정 아이템을 

상으로 소재에 한 선호 감성을 국가간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 국의 경제는 미국에 이어 2 의 경제 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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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함에 따라(Li & Park, 2015), 거 한 시장을 가

지고 있어 국은 로벌 으로 마 터에게 심의 

상이 되어 왔다(Chen & Kim, 2017a). 한 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패션계

에서도 국인의 패션에 심이 높아지고 있다(Chen 

& Kim, 2017b). 국내 해외 진출 랜드 180여개  

80% 정도가 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 럭셔리 패션시장은 해외 유명 랜드 워가 강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시장은 국내 의류기업

과 일본, 유럽, 미국의 로벌 SPA 패션 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어, 한국 패션 랜드들의 시장 경쟁력이 

차 약해지고 있다(Li & Park, 2015). 따라서 국의 패

션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나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보다 구체 이고 효과 인 패션상품기획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국의 감성 차이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패션시장을 

겨냥한 셔츠제품 소재기획 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

공하는 데 목 을 두어 수행되었다. 이를 해서 한국

의 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여자 학생(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자 학생( 국인 여 생)을 상

으로 춘추용 캐주얼 셔츠 7종 소재에 한 주  감각

을 평가시켜 국 에 따른 소재의 주  감각 요인과 

감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주  감각 요인이 

감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국 에 따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의류소재의 주  감각 

의류소재의 질감 즉 주  감각은 시각과 각 등을 

통하여 감지되는 소재의 특성이다. 주  감각은 손으

로 직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각  질감과 직 인 

 없이 으로 보고 느끼는 시각  질감으로 구분된

다(Seo, 2014). 그런데 의류소재의 시각  질감에 한 

감성 평가와 각  질감에 의한 감성 평가 결과는 거의 

일치하 다고 하 으며(Kim, 2001), 방모직물의 주

 감각을 감각 측정방법과 시감각 측정방법으로 평

가한 결과, 감각 측정에 의한 평가가 시감각 측정에 

의한 평가보다 좀 더 소극 이었으나 두 방법이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Ko et al., 2003).  

의류소재의 주  감각은 형용사 어휘를 사용하여 

평가되는데, 이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타샤(intarsia) 니트 소재와 자카드 니트 소재에 

한 주  질감은 보온감, 량-유연감, 강인감의 3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 에서 보온감이 소비자

들의 호감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Lim & Lee, 2012). 한복용 견직물 소재 6종의 

주  감은 량감/요철감, 강연감, 탄력/습윤감의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소재의 종류에 따른 

감 특성은 차이를 보 다고 하 다(Lee, 2013). 남성 정

장용 양모 직물의 주  감각은 평활감, 무게감, 도

감, 강연감, 탄력감, 습윤감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평활감과 도감이 소재의 선호도에 가장 향을 미친

다고 하 고(Bae & Kim, 2003), 투습방수소재의 주

 감을 요인분석한 결과, 신축특성, 표면특성, 두께

와 량, 온냉감과 단단함, 구김성 요인으로 분류되었

고, 남성보다 여성이 섬세하게 주  감을 평가하

다고 하 다(Rhu & Cho, 2002). 

한편, 여름철 캐주얼 셔츠 소재에 한 주  감각

은 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 거칠다, 뻣뻣하다 등의 감각

에 해서는 여학생이 더 강하게 평가한 반면, 매끄럽

다, 부드럽다, 푹신하다 등의 감각에 해서는 남학생

이 더 강하게 평가하여 감각 용어에 따라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다(Kim et al.,  2012). 춘추용 

면 셔츠 소재 7종의 감을 학생을 상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소재의 조성섬유와 조직에 따라 주  감

각은 부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면 혼방 소재보

다 면 100% 소재가 더 촘촘하고 얇으며 매끄럽다고 

평가하 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다 섬세하고 민

감하게 반응하 는데, 특히 도와 구김에 한 감각에

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 다고 하 다(Choi & 

Kweon, 2006). 한 한국과 미국 학생이 평가한 한국 

통 견직물 6종에 한 주  감은 매끄러움, 성 , 

까실거림, 두꺼움에 한 평가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이 유사하 으나, 시원함과 유연함에 한 평가

는 차이를 보 으며(Yi & Cho, 2005), 의류용 직물 8종

의 주  감을 한국과 미국 학생이 평가한 결과, 

딱딱함과 매끄러움에 한 평가는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보다 성 과 까실거림

은 낮게, 시원함은 높게 평가하 다고 보고하여 한·미 

문화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Cho et al., 2000).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소재의 주  감각은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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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조직, 색채 등 직물의 특성 뿐 아니라 평가 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즈음 

로벌 패션 환경시 에서 감성지향성 패션제품의 설계를 

해서는 의류소재에 한 주  감각을 문화에 따라 

차별화하여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을 상으로 셔츠 소

재에 한 주  감각을 각 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2. 의류소재의 선호도 

최근 의류제품의 감성화 추구 경향으로 패션소재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커지고 있다. 소재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각 이고 각 인 감각으로서 의류

제품의 구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섬유  의류업체에서 

소재의 감에 한 평가  소재기획은 더욱 세분화, 

구체화될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Kim & Na, 2011).  

춘하 남성용 슈트 소재의 경우, 시각 으로 매끄럽

고 부드러우며 압축에 필요한 에 지가 고 도가 

성근 직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h & Rhu, 

2005), 무늬가 없는 9종의 다양한 블랙 패션 소재의 구

조  특성  색채 특성과 시 각  질감과의 상 성

을 규명하고, 이들 특성이 감 선호도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블랙 패션 소재의 표면이 평활하고 시

각  부피감을 느끼며, 무게가 가볍고 부드러움을 느낄

수록 그리고 두께가 얇고 청색 기미를 보이는 블랙 컬

러일수록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Kim & Choi, 2011). 한 워셔블 울과 울 편성물의 

구성특성에 따른 주  질감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표면 요철감 요인은 니트웨어  조끼 선호도를 제외

한 모든 선호도와의 상 성에서 부  상 을 나타냄으

로써 표면 요철감이 느껴지는 소재일수록 선호도가 감

소하 고, 유연하고 신축성이 좋을수록 카디건과 스웨

터용으로 더 선호하 으며(Kim & Ryu, 2012), 학생

들은 ․가을용 슬랙스 소재로 면 능직물을 선호하

고, 여름용 슬랙스로 린넨 평직물을 가장 선호하 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얇은 직물을 선호하여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고 하 다(Kim & Na, 2002b). 한편,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상으로 여성 정장용 소재의 선

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 과 연령에 따라 소재 선호도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Ahn et al.,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류소재의 종류, 구조

 특성, 표면특성이 감 선호도에 항을 미치는 요

인임을 알 수 있으며, 소재의 주  감 평가를 통해 

밝 진 감성 요인이 소재 선호도와 련성이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제품에 한 만족도는 소

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  경험하는 의류소재의 주

인 측면의 평가가 요한 향을 미치므로 지속

으로 아이템별 소재의 선호 감각을 규명하고, 아울러 

국가 간에 존재하는 감성 차이를 고려하여 의류제품의 

소재기획에 반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첫째,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의 하  요인

을 악한다.

둘째, 캐주얼 셔츠 소재에 한 주  감각 요인은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캐주얼 셔츠 소재의 감 선호도는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캐주얼 셔츠의 주  감각 요인이 감 선호

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차이를 밝힌다.   

3.2. 평가용 소재

평가용 소재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춘추용 캐주얼 셔

츠 소재로 시 되고 있는 소재 에서 두께가 유사하

면서 조성섬유와 조직이 다양한 소재 7종을 선정하

다. 평가자가 평가 시 색상에 의한 향을 배제하기 

하여 소재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정하 다. 평가용 캐주

얼 셔츠 소재의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3.3. 주  감각  감 선호도 평가

3.3.1. 평가자

캐주얼 셔츠 소재에 한 주  감각과 감 선호

도를 평가한 사람은 시각과 각에 이상이 없는 한국

의 학에 재학 인 한국인 여 생 20명과 국인 여

생 20명으로 총 40명이었다. 직물에 한 주  감

각 평가 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 민감하 다

는 선행연구(Choi & Kweon, 2006; Rhu & Ch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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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여 평가자를 여학생으로 한정하 다. 

3.3.2. 설문지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감 선호도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의류소재의 주  감

각을 평가한 선행연구(Bae & Kim, 2003; Choi & 

Kweon, 2006; Kim & Na, 2011; Na et al., 2013)를 참고

하여 주  감각을 평가하기 한 형용사를 수집하

다. 수집한 형용사 에서 본 연구목 에 맞게 형용사

를 선정하여 비조사를 통하여 최종 18개의 주  

감각 평가 용어를 선정하 으며, 감 선호도를 묻는 

2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완성하 다. 설문지는 한

과 국어로 각각 작성하 다. 주  감각  선호도를 

평가하는 형용사는 7  척도의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

다. 여기서 주  감각 형용사는 신축성 없는(-3)～

신축성 있는(+3) 등으로 구성하 고, 감 선호도는 선

호하지 않는(-3)～선호하는(+3) 등으로 구성하 다.  

3.3.3. 평가방법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7종의 주  감각  감 

선호도를 평가하기 한 소재의 크기는 15cm×15cm이

었다(Fig. 1). 회색(N 5) 종이에 평가용 소재를 부착하

으며, 평가자에게 무작 로 제시하 다. 평가에 앞서 

연구자는 평가자에게 주  감각  선호도 평가 과정

에 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하 다. 

평가자는 직  시료를 손으로 만지면서 셔츠 소재에 

하여 시각  각으로 느낌을 자유롭게 찰한 후 주

 감각  선호도에 하여 7  의미미분척도를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 본 연구는 연구과

정에 해서 연구자가 속한 학의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 다(승인번호 CBNU-201811-SB-0173). 

3.4. 자료분석

캐주얼 셔츠 소재 7종의 주  감각  감 선호도

를 평가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을 평가한 자료는 주

성분 분석과 Varimax회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주  감각 요인  

감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한편, 소재의 주  감각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결과  고찰

4.1.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4.1.1. 요인분석 결과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의 하  요인을 

악하고자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각 요인에 한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값으로 신뢰도를 검증하 다(α>0.6). 평가용어 18개 

용어 에서 요인 부하량이 낮은 2개를 제외하고 16개 

No.
Specimen 

code
Fiber content (%)

Yarn (Nm) 
Weave

Thickness

(mm)

Weight

(g/m2)

Density

(warp×weft/in2)Warp Weft

1 C100 Cotton 100 107.5 105.8 Twill 0.22 101.0 164 × 120

2 C80P20 Cotton 80/Polyester 20 89.5 123.5 Twill 0.21 102.7 147 × 112

3 C65P35 Cotton 65/Polyester 35 70.8 79.8 Twill 0.24 129.0 145 × 98

4 P50C45S5 Polyester 50/Cotton 45/Spandex 5 67.4 75.7 Twill 0.29 171.7 160 × 96

5 P50M50 Polyester 50/Modal 50 87.0 81.4 Plain 0.24 122.0 136 × 92

6 P100 Polyester 100 66.2 57.6 Plain 0.23 126.0 115 × 79

7 F100 Flax 100 92.5 90.9 Plain 0.29 81.5 94 × 64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Fig. 1. The fabric sample f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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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상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평활감, 경량감, 유연

감, 신축감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67.86%로 나타나서 춘추용 캐주얼 셔츠의 주  감각을 

비교  잘 설명해 다고 볼 수 있다(Table 2). 

첫 번째로 추출된 요인은 매끄럽다, 부드럽다, 섬세하

다 등 형용사로 구성되어 ‘평활감’으로 명명하 다. 고유

값은 3.71이었고 체분산의 23.19%를 설명하 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부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서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에서 평활감이 요시

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가볍다, 얇다 등 형용사

로 구성되어 '경량감‘으로 명명하 다(고유값 3.32, 분산 

20.72%). 요인 3은 뻣뻣하지 않다, 유연하다 등 형용사로 

구성되어 '유연감'으로 명명하 다. 고유값 1.97, 체분

산의 12.28%를 설명하 다. 요인 4는 신축성 있다, 탄력

성 있다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신축감'으로 명명하 다. 

고유값 1.87, 체분산의 11.67%를 설명하 다. 

4.1.2. 국 에 따른 주  감각 차이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이 평가한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요인은 국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셔츠 소재 7종에 해 요인 수

를 사용하여 각각 t-test로 분석하 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주얼 셔츠 7종 소재별 주  감각 요인은 

국 에 따라 경량감, 신축감에서 부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경량감을 살펴보면, C100 소재와 P50C45S5 

소재에서 국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신축감에

서 P50M50 소재와 P100 소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한국인 여 생은 국인 여 생 보다 C100 소재를 

더 가볍다고 평가하 으며(t=1.98, p< .05), 국인 여 생

은 P50C45S5 소재를 좀 더 가볍다고 평가하 다(t=-1.97, 

p< .05). 한국인 여 생은 국인 여 생 보다 P50M50 

소재와 P100 소재를 좀 더 신축성이 있다고 평가하 다

(t=2.17 p< .05, t=2.14 p< .05).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평가자의 국

에 따라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요인은 경량

감과 신축감에서 부분 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캐주얼 셔츠 소재의 평활감과 유연감에 

한 평가는 국 에 따른 차이가 없어, 한국인 여 생

과 국인 여 생의 평가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한국 통 견직물의 주  감을 평가

한 연구에서 매끄러움, 성 , 까실거림, 두꺼움에 해

서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평가가 유사하 고, 

시원함과 유연함에 한 평가는 국 에 따른 차이를 

보 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 으나(Yi & Cho, 

2005), 의류용 직물의 주  감을 한국 학생과 미

국 학생이 평가한 연구에서 딱딱함과 매끄러움에 

한 평가는 유사한 경향을 보 고,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보다 성 과 까실거림은 낮게, 시원함은 높게 평

가하여 국 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Cho 

et al., 2000)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subjective sensation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Factor Description Factor loading value Eigen value
Cum. pct

(%)
Cronbach’s α

Smoothness

Smooth 0.83

3.71 23.19 .86

Rough (R) 0.79

Soft 0.73

Crepe (R) 0.73

Lustrous 0.69

Clean 0.66

Lightness

Light 0.89

3.32 43.91 .90
Thin 0.88

Heavy (R) 0.84

Thick (R) 0.82

Softness

Stiff (R) 0.66

1.97 56.19 .66
Hard (R) 0.65

Fuzzy 0.57

Pliable 0.50

Stretchiness
Stretchy 0.93

1.87 67.86 .91
Elastic 0.92

 Note. (R): Transformation of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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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캐주얼 셔츠 소재의 감 선호도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이 평가한 춘추용 캐

주얼 셔츠 소재 7종에 해 각각 감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기서 감 선호도는  7  의

미미분 척도(-3～3)의 선호한다와 마음에 든다의 2문

항의 평균값으로 하 다. 

먼  셔츠 소재의 감을 선호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 여 생은 P50C45S5 소재

(M=1.35), C100 소재(M=1.30), C65P35 소재(M=0.95), 

C80P20 소재(M=0.80), P50M50 소재(M=0.57)의 순으

로 선호하 으나, P100 소재(M=–0.45)는 선호하지 않

았다. 반면, 국인 여 생은 C100 소재(M=0.65), 

P50C45S5 소재(M=0.42), P50M50 소재(M=0.40), 

C65P35 소재(M=0.37)의 순으로 선호하 으나, C80P20 

소재(M=–0.73)와 P100 소재(M=–1.00)와 F100 소재

(M=-1.03)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캐주얼 셔츠 소재를 선호하는 순서는 평가자의 국 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 다. 

다음으로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각각에 해 평가자

의 국 에 따른 감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4). C100 소재, 

C65P35 소재  P50M50 소재에 한 감 선호도는 

국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공통 으로 

선호하는 소재이었으며, P100 소재는 공통 으로 선호

하지 않는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80P20 소재, 

P50C45S5 소재, F100 소재에 한 감 선호도는 국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 여 생은 C80P20 소재와 

F100 소재의 감을 선호하 으나, 국인 여 생은 선

호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여 생은 국인 여 생보다 

P50C45S5 소재의 감을 더 선호하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캐주얼 셔츠 소재의 

감에 한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이 선호하는 

순서와 선호하는 정도는 차이를 보여,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C100 소재, C65P35 

소재  P50M50 소재는 공통 으로 선호하는 소재이

었으나, 한국인 여 생은 국인 여 생에 비해 

C80P20 소재, P50C45S5 소재, F100 소재를 더 선호하

다. 그런데 C80P20 소재와 F100 소재에 한 주  

감각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감 선호도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은 특이할 만하다.  

Table 3. Subjective sensation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by nationality

Subjective 

sensation
Nationality C100 C80P20 C65P35 P50C45S5 P50M50 P100 F100

Smoothness

Korean (n=20) 0.48 0.27 0.64 0.22 0.66 -0.53 -1.42

Chinese (n=20) 0.07 0.45 0.46 -0.03 0.70 -0.54 -1.45

t-value 1.59 -0.90 0.64 1.04 -0.18 -0.05 0.17

Lightness

Korean (n=20) 0.55 -0.23 -0.18 -1.27 0.56 -0.06 0.90

Chinese (n=20) 0.05 -0.29 -0.31 -0.60 0.37 -0.30 0.80

t-value 1.98* 0.23 0.47 -1.97* -0.84 0.86 0.49

Softness

Korean (n=20) 0.68 0.13 0.11 0.27 -0.43 -0.88 -0.10

Chinese (n=20) 0.56 0.05 0.06 0.11 -0.10 -0.46 -0.00

t-value 0.42 0.29 0.16 0.54 -1.04 -1.30 -0.35

Stretchiness

Korean (n=20) 0.13 -0.29 0.17 1.24 0.08 -0.26 0.16

Chinese (n=20) 0.02 -0.75 -0.19 0.98 -0.52 -0.67 0.05

t-value 0.34 1.67 0.79 0.95 2.17* 2.14* 0.36

  *p<.05.

Nationality
C

100

C80 

P20

C65 

P35

P50

C45S5

P50 

M50

P

100

F

100

Korean

(n=20)
1.30 0.80 0.95 1.35 0.57 -0.45 0.12

Chinese

(n=20)
0.65 -0.73 0.37 0.42 0.40 -1.00 -1.03

t-value 1.72
4.01

***
1.62

2.35

*
0.37 1.30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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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Preferences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by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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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요인이 감 

선호도에 미치는 향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이 평가한 캐주얼 셔

츠 소재에 한 주  감각 요인이 감 선호도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감 선호도를 종속변수

로 하고 주  감각 요인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요인이 소재의 감 선호도에 미치는 

향은 국 에 따른 차이를 보 다. 한국인 여 생의 

경우, 캐주얼 셔츠 소재의 평활감(β=0.44)과 유연감(β

=0.36)이 감 선호도에 정 인 향(F=33.1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인 여 생은 춘추용 캐주

얼 셔츠 소재의 평활감과 유연감이 감 선호도에 

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캐주얼 셔

츠 소재가 평활하고 유연할수록 감 선호도가 높아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국인 여 생

은 캐주얼 셔츠 소재의 평활감(β=0.47), 유연감(β

=0.42), 신축감(β=0.24)이 감 선호도에 정 인 

향(F=38.3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재가 평활

하고 유연하며 신축성이 있을수록 감 선호도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추

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요인이 감 선

호도에 미치는 향은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여

자 학생(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자 학생( 국

인 여 생)이 평가한 흰색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감 선호도는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은 평활

감, 경량감, 유연감, 신축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각각에 한 감 선호

도는 평가자의 국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C100 

소재는 한국인 여 생이 국인 여 생 보다 더 가볍다고 

평가하 고, P50M50 소재와 P100 소재는 더 신축성이 

있다고 평가하 으나, P50C45S5 소재는 국인 여 생

이 한국인 여 생 보다 더 가볍다고 평가하 다. 

셋째,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각각에 한 감 선

호도는 평가자의 국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

국인 여 생은 국인 여 생에 비해 C80P20 소재, 

P50C45S5 소재, F100 소재를 더 선호하 다. 

넷째,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  감각 요인

이 감 선호도에 미치는 향은 평가자의 국 에 따

른 차이를 보 다. 한국인 여 생의 경우, 캐주얼 셔츠 

소재의 감 선호도는 평활감과 유연감이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국인 여 생의 경우, 평활감, 유연

감, 신축감이 감 선호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인 여 생과 

국인 여 생 모두 면 소재, 폴리에스터/면/스 덱스 혼

방 소재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들 소재를 심으로 

캐주얼 셔츠 소재기획을 하되, 한국인 여 생을 해서

는 면/폴리에스터 혼방소재를, 국인 여 생을 해

서는 폴리에스터/모달 혼방소재를 추가 으로 활용한

다면 선호하는 소재 감성을 한층 더 반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여 생 20명

과 국인 여 생 20명을 상으로 춘추용 흰색 캐주

얼 셔츠 소재 7종에 해서 주  감각과 감 선호도

를 평가하여 평가자의 국 에 따른 차이에 을 두

Table 5. Effect of subjective sensation on tactile preferences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by nationality

Nationalit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

R²

(Adj. R2)

Korean
Tactile 

preference

(Constant) 0.65 7.30***
33.11

***

0.32

(0.31)
Smoothness 0.57 0.44 6.28***

Softness 0.46 0.36 5.15***

Chinese
Tactile 

preference

(Constant) -0.05 -0.49

38.34

***

0.45

(0.44)

Smoothness 0.73 0.47 7.49***

Softness 0.65 0.42 6.75***

Stretchiness 0.42 0.24 3.8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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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의 확  해석은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학생을 포함

하여 평가자를 더욱 확 시키고, 셔츠 소재의 주  

감각 뿐 아니라 색채와 무늬를 포함한 종합 인 선호도

를 조사하여 복합감성차원에서의 평가자의 국 에 따

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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