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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educational data on teaching clothing culture by examining the effects of clothing

lifestyle on attitudes toward teachers' clothing for 270 second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For data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reliability coefficients, t-test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Duncan's multiple comparison verific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clothing lifestyle of second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was classified as fashion trend orientation, clothing importance orientation, attractive appearance 

orientation, and economic orientation factors. In addition, the attitude toward teacher's clothes was classified into activity, 

fashionability, and modesty factors. Seco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s toward clothing lifestyle

and teacher clothing of second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according to gender and year in college, which are demographic 

variabl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lothing lifestyle of second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who are Generation Z, had

an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teacher cloth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at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should

depart from the former stereotypes about teacher clothes and to encourage a culture in which teachers can dress and perform 

their role of teaching according to individual’s changing lifestyles.

Key words: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eacher's clothing), 의생활 라이프스타일(clothing lifestyle), 

중등학교 예비교사(second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Z세대(generation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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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라이프스타일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총체적 행위로서, 생활 전반에 대한 활동, 관심, 태

도, 의견, 가치관 등이 삶의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차별화되는 

행동양식이라 볼 수 있다(Chae, 1998; Kim & Jin, 2015). 21세기

로 들어서면서 라이프스타일은 새로운 사회계층의 등장, 소비 

방식의 변화, 소비패턴의 질적인 고도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점차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Cho & Lee, 2009; Lee, 2004; Park, 2016).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하여 ‘디지털 원주

민(digital native)’이라고도 한다. Z세대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에 

친숙하며, 스마트폰, 이미지⋅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

보화 시대로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인하여 Z세대는 각자 스스로

의 개성을 살려서 일과 여가를 즐기려 하며, 획일화된 삶을 거

부하는 등 다른 세대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이고 개인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은 소비문화의 중심으로 부각

되고 있다(Jung, Park, & Won, 2019; Min & Suh, 2021; Park, 

2016; Park & Lee, 2019; Song, 2018). 최근 의류소비에 있어서, 

브랜드 위주의 소비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형식의 매장

인 라이프스타일샵(life style shop) 등에서 구매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패션 라이프스타일, 의생활 라

이프스타일 등이 제시되고 있다(Choi, 2017; Park & Choi, 2016). 

따라서 이 시점에서 Z세대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

이프스타일을 연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교직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태도, 가치, 신념, 습관 등의 교사

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교직문화라고 한다(Kim, 2003; Lee & 

Park, 2020). 또한, 의복은 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범주인 신념과 

가치 체계, 사회적 조직, 물질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Kang, 

1995).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직의복문화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교사가 착용하는 의복은 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

이 될 뿐만 아니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교사의 의복행동은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차원까지 생활 전

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직문화의 구체적 상징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교사다운 옷차림’은 교사의 

역할 기대에서 주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서 단정하고 

정숙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소비자 사회

화 과정의 결정적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의 예비

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역할 분담에 따른 의복을 구입하여 착

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Kim, 2003; Lee, Park, 

Han, Heo, & Jin, 2016).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교직의복문화를 선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등학교 예비교사

를 대상으로 교사의복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Z세대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를 변인

간의 영향력을 분석해봄으로써 교직의복문화를 이해하는 데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구체

적인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예비

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인 생활의 유형, 양식, 

행동 등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

떤 것에 관심을 가지며, 어떠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총체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Han(2012)은 의복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양식의 표현이며, 의복과 모든 신체적 장

식품들은 착용자의 생활양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의생활에서는 의복행동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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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주로 의복구매행동에서의 활동, 흥미, 

의견 등이 개념으로 인식되었다(Bae, Kang, Kim, & Chung, 2005; 

Hwang & Yang, 2006; Kim & Chung, 2018; Lee, 2006).

최근에 와서는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소비문화의 중심

으로 부각되고 있다. Z세대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만큼 자신의 

정체성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어서, 소비할 때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잘 드러내려 한다(Jung et al., 2019; Park, 

2016)고 하였다. 따라서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연

구는 의생활 보다는 주로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수행되었다. 

Z세대 라이프스타일로, Lee, Jung과 Kim(2020)은 편리지향, 안정

지향, 실속지향, 사교지향을 들었다. 또한, Chung(2020)은 Z세대 

라이프스타일을 스타일과 브랜드 중시, 실용성 중시, SNS 중시, 

개성 중시, 자신에게 투자, 타인 의식, 계획적 소비, 그리고 비싸더

라도 구매하는 성향으로 가심비의 8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 

요인들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업글인간(elevate yourself), 

마이사이더(mysider), 작은사치(small indulgence)로 제시하였다.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가치와 스포츠 참여동기, 

그리고 관여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Jung 외(2019) 연구에서는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로 효용지향, 사회정의지향, 주체적 표

현지향, 과시지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의류 소비 경향을 살펴보면, 브랜드 위주의 소비에서 라

이프스타일샵 등에서 구매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패션 라이프스타일,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Choi, 2017; Park & Choi, 2016). Kim과 Rhee(2004)는 라이프스

타일을 의복에 적용한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였다.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기존에 정의된 패션 상품 획득에 관계된 소비자 

태도, 흥미, 의견, 행동 등으로 제시하면서, 패션 중시, 유행 선도 

개념, 유행성 중시 등의 패션 관련 성향과, 충동구매, 점포나 상표 

충성, 쾌락적 쇼핑 성향 등의 의복 쇼핑성향이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패션 라이프스타일은 사회현상으로 패

션의 연속적 변화, 즉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의미한다(Kim, Park, 

Lee, & Seo, 2007)는 것이다. Choi(2017)는 의생활 라이프스타

일을 옷이나 패션상품과 관련된 생활양식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고, 초⋅중등 가정과교육

에서 교육내용을 주로 의⋅식⋅주⋅가족⋅소비생활의 ‘생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고자 한다.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oi(2017)는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패션 관심, 의복중요

성, 개성추구, 유명브랜드 지향, 경제성 중시 등으로 구분하였

다. 또한, 40대 전후의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Bok과 Hong 

(2020)의 연구에서는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패션 무관심형, 패

션리더형, 놈코어패션형, 가격민감형으로 유형화하였다.

Choi, Yoo와 Oh(2000)는 N세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라

이프스타일을 패션지향형, 웹취미오락추구형, 웹정보추구형, 

웹매체활용형으로 구분하였으며, Han(2012)은 조사대상 대학

생의 라이프스타일로 보수적 패션무관심형, 유행추구형, 단순상

품지향형, 자기표현, 개성추구형, 평범, 무산회피형, 패션리더

형으로 구분하였다. Hwang과 Lee(2000)는 라이프스타일의 요

인으로 의복관심, 사회활동 참여, 탐색적 구매, 자신감, 보수적 

남성, 가정중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Jeon, Oh와 Kim(2012)은 

패션과시추구, 패션관심추구, 가격추구, 실용추구, 브랜드추

구, 개성추구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패션관심/개성추구집단, 

과시/브랜드추구집단, 실용추구집단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Kim과 Jin(2015)의 

연구에서는 유행지향성, 안정지향성, 과시지향성으로 구분하

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Hwang(2015)의 연구에

서는 패션 및 개성 지향과 간편⋅실용성 지향을 라이프스타일

로 제시하였다.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2018)의 연구

에서는 쾌락적 쇼핑추구, 개성추구, 경제성추구, 패션리더쉽, 

상표선호의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디지털 세대 남성을 대상

으로 한 Sung과 Jeon(2006)의 연구에서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로 패션 리더쉽 추구, 쾌락적 쇼핑 추구, 개성추구, 상표 추구, 

경제성 추구 등을 들었다.

하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교사의 라이프스타일

을 연구한 Jung(2007)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요인으로 

유행, 달성, 자기억제, 자기확신, 의지박약, 허무, 스포츠, 긍정, 

상표, 건강관리로 제시하였으며, 이중 달성, 스포츠는 남교사

가 높게 나타났고, 유행, 자기확신,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여교

사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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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의복행동은 의복을 입을 때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착용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의복태도는 의복행동의 하위개념이다. 개인의 일반적인 의복

착용 행동을 의복태도라 한다면, 의복태도의 상위차원으로서 

폭넓은 의복변인의 개념을 의복행동이라 한다(Kang, 1996; 

Lee & Ku, 2006; Lee & Lee,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사의

복에 대한 태도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의 의복착용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Kim(1986)은 여교사의 의복행태로 심미성 유행성, 예의성

을 주요 특성으로 보았고, 학교 행정가는 예의성을 강조하고 

심미성과 유행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

다. Lee와 Park(2020)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의복행동 중 정숙

성을 가장 중시하고, 유행성을 혐오한다고 하였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단서로는 의복, 외

모, 언어활동, 얼굴표정 등이 있다. 이 중 의복은 사회문화적 의미

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의복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교사의 옷차림

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사 자신도 심리적 만족

감을 얻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Freedman, Sears, & Carlsmith, 

1983; Kang, 1996; Kim, 2003; Kim & Kim, 2002; Lee & Ku, 

2006).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답다’라는 사회적으로 고정관념화

된 문화를 지니고 있다. 교사라는 고정화된 직업의식은 대부분 

의복을 통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이미지를 형

성해가고 있다. 또한, 교사의 옷차림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

져야 하는데도 항상 ‘단정함’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대로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고정관념으로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림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듯 교사의복에 

대해서 대부분 단정함, 즉 교사다움을 고정관념으로 하고 있으

며, 이러한 고정관념은 교직문화가 지니고 있는 보수주의, 개

인주의, 외부의 영향 때문으로 여기고 있었다(Dunbar & Segrin, 

2012; Han, 2012; Lee et al., 2016; Park, 2018).

교사의복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의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와, 교사의복이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가와 관련된 연구이다. 대부분은 교사의 옷차림에 대

한 인식 연구가 대부분이었다(Han, 2012; Lee, 1995; Lee, 1998; 

Lee & Kim, 1998; Lee, Park，Han, Heo, & Jin, 2016; Lee & 

Shin, 2007; Min, 1990; Yoo, Wee, & Chung, 2007). Han(2004)의 

연구에서는 교사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교사다움인 ‘단정

함’을 들었다. 따라서 남교사는 ‘Y-셔츠’와 ‘정장바지’ 스타일

을, 여교사는 ‘블라우스와 캐디건’, ‘중간 길이의 스커트’등이 

어울린다고 하였다. Lee(1995)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은 교사

들의 의복 중 편안한 차림이 격식 차림보다 더 협동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으며, 남교사의 바람직한 의복차림으로 단정한 정

장차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또한 Lee 외(2016)는 대중

매체에서 교사의 의복은 주로 ‘품위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이

러한 고정관념은 보수주의, 개인주의, 외부의 영향을 받는 교

직문화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Yoo 

외(2007)는 평상시에 교사의 의복에 관심이 많은 학생일수록 

교사의 역할수행에 외모 및 의복차림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의복이 학습효과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Han(1987)은 교사의복

이 학생의 수업효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정하고 색조화가 

잘 된 옷차림을 강조하였다. Lee(2016)는 초등교사의 의복이 

학습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으며,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고 하였다. Lee와 Shin(2007)의 연구에서는 여교사의 옷차림

은 단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복이 학습효과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단정하고 밝은 색 계통의 옷차림이 

학습의욕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Min(1990)은 교사의 유행하

거나 화려한 옷차림보다는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학습효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밖에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Jin 외(2013)의 연구에서는 예절, 교양을 중시할수

록 패션관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분석해볼 때,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교사다운 품위있고 단정한 옷차림

을 강조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품위를 강조하면서도 유

행성, 심미성, 활동성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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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J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범대학 예비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하

였다.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값이 .50이하로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질문지를 수정하여 2019년 5월 중에 

J 지역 대학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중등학교 예비교사 287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설문

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0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예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로는 교원양성기관 특성상 여학생이 152명(56.29%)로 남학생 

118명(43.70%)보다 조금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 73명(27.03%), 

2학년 69명(25.55%), 3학년 67명(24.81%), 4학년 61명(22.59%) 

이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 예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

다.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선행연구(Chae, 1998; Choi, 2017; 

Chung, 1995; Lee, 2006; Song & Lee, 2001)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사

의복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Ahn, 1995; Bae, 1983; Park, 2018)

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생활 라

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문항은 5단계 Likert법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

였다. 조사대상 예비교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예비교사

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파악

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예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일원변

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조사대상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

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

서 3문항을 제외한 17문항에 대해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4개 요인은 총 56.16%의 설명변량을 지닌다.

<요인 1>은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

며, 구입할 계획이 없어도 패션 정보에 관심이 많거나, 인터넷에

서 최신 유행 정보를 탐색하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패션을 알

기 위해 연예인의 유행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의복구매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본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

션유행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51이상이고, 

고유치는 3.75이고 설명력은 22.07%이며,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 2>는 ‘옷은 입은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 사람의 품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며, 옷차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옷을 멋지게 입는 

것은 중요하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의복중요성지

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50이상이고, 고유치는 

2.47이고 설명력은 14.57%이며,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내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

어서 외모가 가장 잘 드러내는 옷을 즐겨 입고 있으며, 이성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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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관심이 집중되는 의복 스타일을 좋아한다.’와 관련된 문

항으로 구성되어 ‘매력적 외모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부

하량은 .50이상이고, 고유치는 1.84이고 설명력은 10.82%이

며, 신뢰도는 ⍺=.81으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의복을 구매할 때 여러 곳을 비교한 후 구매하

고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하거나 할인 매장에서 구입하며, 유

명브랜드 제품의 옷은 좋아하지 않는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경제성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69

이상이고, 고유치는 1.47이고 설명력은 8.69%이며,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패

션유행지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M=3.81), 다음으로 의복중

요성지향(M=3.25), 매력적 외모지향(M=3.12), 경제성지향

(M=3.02)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예비교사는 다른 사람의 패션스타일이나 유행, 

의복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고 매력적인 외모와 경제적인 면에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의생활 라이프

스타일으로 패션관심, 유명브랜드지향, 의복중요성, 개성추구, 

경제성 중시의 5개 요인이 도출되고, 이 중 패션관심이 설명력

이 가장 높게 나타난 Choi(2017)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였

다. 또한, Park(2016)의 연구에서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

되어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소비활동에도 

적극 활용하는 Z세대 라이프스타일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소비패턴

을 보인다는 특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과 학년에 따른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

른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서는 의복중요성지향을 제외

하고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패

션유행지향(t=-1.04, p<.05), 매력적 외모지향(t=-4.79, p<.001), 

경제성지향(t=2.1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즉, 예비교사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며, 최신 유행 정보를 탐색하기와 

외모를 가꾸는 것을 중요시하며, 보다 매력적인 외모를 지향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의복을 구매할 때 여러 곳을 비교한 후 구매하고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하거나 할인 매장에서 구입하며, 유명브랜드 

제품의 옷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름다워지려는 

Factors and items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es 

variance(%)
Crobach’s α

Fashion 

trend 

orientation

I quickly receive information about new fashion trends

I am interested in fashion information even if I have no plans to buy

I like to explore the latest fashion tre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 am interested in trendy styles to know new fashions

I frequently browse the latest clothing buying information

.81

.77

.65

.56

.51

3.75 22.07 .82

Clothing 

importance 

orientation

I think that wearing clothes that best represent the people

I think that clothes express a person's social position

I believe that clothing reflects the worth of the wearer

I care about other people's opinions about my attire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wear fashionable clothes

.70

.66

.65

.60

.50

2.47 36.64 .77

Attractive 

appearance 

orientation

I think that it's important to take care of my appearance

I wear clothes that my friend of the opposite sex likes

I like to wear clothes that show off my attractive appearance best

I think that attractive clothing styl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82

.80

.57

.50

1.84 47.46 .81

Economic 

orientation

I purchase clothes after searching and comparing them in various places

I usually buy clothes on during sales or at discount stores

I don't like clothes from famous brands

.72

.70

.69

1.47 56.16 .79

Table 1. Factor analysis of clothing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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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한 Nam과 Chung(2016)

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패션 및 

개성지향에서 높게 나타난 Chae(1998)의 연구와 패션관심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Choi(2017)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서는 

의복중요성지향(F=3.96, p<.01)과 경제성지향(F=4.86,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학년에 비해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대상 예비교사들은 학년

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나타내는 데 의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의복구매에 있어서도 유명브랜드 제품을 선

호하기 보다는 여러 곳을 비교하고 경제성을 고려해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4학년은 교육실습을 앞두고 있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2017) 연구에

서는 패션관심과 경제성중시는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의생

활 라이프스타일 중 패션유행지향과 매력적 외모지향은 학년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2.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비교사의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15문항에 대하여 주성

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4문항을 제외한 11문항에 대해 제2차 요인분석을 

Variables
Fashion trend

orientation

Clothing importance

orientation

Attractive appearance

orientation 

Economic

orientation

Gender

Male(n=118)  3.73 3.24 2.95 3.11

Female(n=152)  3.87 3.26 3.33 2.94

t-value -1.04* - .73 -4.79*** 2.10*

Year in college

1(n=73)  3.84 3.07b 3.10 2.95b

2(n=69)  3.81 3.18b 3.12 2.86b

3(n=67)  3.80 3.38b 3.20 3.01b

4(n=61)  3.77 3.40a 3.06 3.26a

F-value  .18 3.96**  .55 4.86**

*p<.05, **p<.01, ***p<.001 문자 a, b 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ifferences in clothing lifestyl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s and items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es 

variance(%)
Crobach’s α

Activity

I like teachers who wear active clothes even if they are not trendy

I think simple and active teacher attire is good

I think it's good that teachers dress appropriate for an active class

I think that the teacher's attire changes the learning atmosphere

.78

.77

.76

.71

4.53 37.75 .85

Fashionability

I think teachers should wear trendy clothes that attract attention

I like teachers who pay attention to appearance and dress

I think teachers should be sensitive to the latest fashion styles

I want to wear the same clothes as the teacher who wears fashionable clothes

.72

.71

.63

.57

1.58 50.96 .82

Modesty

I think teachers should wear clothes that do not expose the body

I think that teachers should always be dressed in the suits

I think that teachers should dress neatly and elegantly

.81

.65

.62

1.16 60.65 .86

Table 3. Factor analysis of attitude toward teacher's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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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교사의복에 대한 인식 3개 요인은 총 60.65%의 

설명변량을 지닌다.

<요인 1>은 최신 유행에 맞지 않더라도 교육환경에 맞게 

간편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의복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활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71이상

이고, 고유치는 4.53이고 설명력은 37.75%이며, 신뢰도는 ⍺= 

.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 2>는 시선이 집중되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차림을 하며 외모와 옷차림에 민감한 유행성을 강조하는 

교사의복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유행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의 부하량은 .57이상이고, 고유치는 1.58이고 설명력은 13.20%

이며,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신체가 노출되지 않는 정장차림의 단정하고 품

위가 있는 정숙성을 강조한 교사의복에 해당하는 문항이므로 

‘정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62이상이고, 고유치

는 1.16고 설명력은 9.69%이며,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의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활동성

을 강조하는 교사의복(M=3.5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유행성을 강조하는 교사의복(M=3.35)으로 나타났으며, 정

숙성을 강조하는 교사의복(M=2.69)은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학생들의 인지하는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Ahn(1995)은 교사 의복태도로 심미성, 유행성, 정

숙성을 단정지어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의복에 

대해서는 간편함만을 추구하고 심미적인 면에는 신경을 쓰지 

않지 않으며, 몸에 꼭 끼는 옷차림 보다 여유있는,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 교

사의 품위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청바지와 같이 편리함과 활동

성을 지닌 옷차림은 선호하지 않았다. Lee(2016)는 교사는 정

숙성에 유의하면서 간편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통해 교사로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Park(2018)의 연구에서는 교사 의복행동에 나타난 

교직문화의 특징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성 위주의 교사, 

개인을 중요시하여 외부와 거리를 두는 교사, 현상에 대해 순

응하고 수용하는 교사,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교직문화

와는 다르고 변화 가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교사의복에 담겨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 활동성을 고려한 의복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과 학년에 따른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와 같이 먼저 예비교사의 성별과 학년에 따

른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는 정숙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활동성, 유행성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지 정숙성에서는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44, p<.001). 이것은 교육실습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정장차림의 옷차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에서 정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교육환경에 

Variables Activity Fashionability Modesty

Gender

Male(n=118) 3.52 3.32 2.87

Female(n=152) 3.58 3.37 2.53

t-value -.96 -.74 3.44***

Year in college

1(n=73) 3.59 3.36 2.54b

2(n=69) 3.46 3.27 2.55b

3(n=67) 3.58 3.49 2.55b

4(n=61) 3.57 3.27 3.10a

F-value  .67 1.85 7.78***

***p<.001 문자 a, b 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teacher's clothing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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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간편하고 활동적이며 최신 유행 스타일의 교사의복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조사대상 

예비교사의 대부분이 기존의 교사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는 앞서 살펴본 성별에 따른 차이와 같이, 정숙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정숙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78,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4학년은 교육실습을 수행하는 학년이

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답다’에 해당되는 정장차림의 단정하고 

품위를 강조하는 교사의복이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등학생들은 교사의복에 대해서 

저학년일수록 정숙성을, 고학년 학생일수록 유행성에 높은 반

응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유행에 따르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한 Yi와 Park(198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숙성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한 Ahn(1994)의 연구

와도 차이를 보였다.

3.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교사의복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유의적인 변수와 설명력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복 태도의 활동성 요

인에는 의생활 라이프 스타일 중 의복중요성지향(β=.14), 경제

성지향(β=.56)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설명

력은 40%이었다. 다음으로 교사의복 태도의 유행성 요인에는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중 패션유행지향(β=.31)과 매력적 외모지

향(β=.19)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21%이었다.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정숙성 요인은 의생활 라

이프스타일 중 의복중요성지향(β=.25), 경제성지향(β=.17) 요인

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10%였다.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중 패션유행지

향 요인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요인 중 유행성(p<.001)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중 의복지향성 지향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활동성(p<.05)과 

정숙성(p<.01)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력적 외모지향 라이프스타일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요인 

중 유행성(p<.01)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Dependent variable Indepent variable β t F R2

Activity

Fashion trend orientation -.05  -.87

19.90*** .40
Clothing importance orientation  .14  2.27*

Attractive appearance orientation -.10  -1.92

Economic orientation  .56  8.38***

Fashionability

Fashion trend orientation  .31  3.77***

 9.39*** .21
Clothing importance orientation -.02  -.36

Attractive appearance orientation  .19  2.48**

Economic orientation -.14 -2.13

Modesty

Fashion trend orientation -.04  -.56

 3.31*** .10
Clothing importance orientation  .25  3.09**

Attractive appearance orientation -.14  -1.82

Economic orientation  .17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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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effect of clothing lifestyle on attitude toward teacher's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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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지향 요인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중 활동성(p<.001)과 

정숙성(p<.05)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며, 구입할 계획이 없어도 패션 정보에 관심이 

많거나, 최신 유행 정보를 탐색하기를 좋아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어서 외모가 가장 잘 드러내는 옷을 즐겨 

입고 있으며, 이성친구이 관심이 집중되는 의복 스타일을 좋아

하는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예비교사는 교사의복에 대

하여 시선이 집중되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차림을 하고 외모

와 옷차림에 민감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옷은 입은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 사람의 품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며, 옷차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옷을 멋지게 입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예비교사는 교

사의복이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복을 구매

할 때 여러 곳을 비교한 후 구매하고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하

거나 할인 매장에서 구입하며, 유명브랜드 제품의 옷은 좋아하

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예비교사는 최신 유행에 

맞지 않더라도 교육환경에 맞게 간편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의복을 강조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패션 

유행 지향, 의복중요성지향, 매력적 외모지향, 경제성지향의 

4개 요인이,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는 활동성, 유행성, 정숙성의 

3개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패션유행지향, 의복중요성지향, 매력적 외모지향, 경제성지향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는 활동성, 유행성, 정

숙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의생

활 라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며, 최신 유행 정보를 탐색하기와 외모를 가꾸는 것을 중요

시하고, 보다 매력적인 외모를 지향하는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을 하고 있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숙성을 강조하는 교사

의복을 강조하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다른 학년에 비해 

4학년이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에서 의복중요성지향과 경제성

지향을,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서는 정숙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교사의복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예비교사의 패션유행지향과 매력적 외모

지향 라이프스타일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요인 중 유행성, 

의복중요성 지향과 경제성 지향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활동

성과 정숙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Z세대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9년 5월 중에 J 지역 중등학교 예비교사 270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해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교사의

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교직의복문화

의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설문

지를 활용한 조사연구로서, 자료분석은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t검증,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Z세대인 중등학교 예비교사는 다른 사람의 패

션스타일이나 유행, 의복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고 매력적인 

외모와 경제적인 면에 관심을 보이는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제까지 교사의복에 담

겨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다소 벗어나 다양한 교육환경과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되는 활동성, 유행성 등을 고려한 의복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교사의

복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Z세

대답게 인터넷에서 최신 유행 정보를 탐색하고 외모를 중시하

는 예비교사는 시선이 집중되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차림을 

하고 외모와 옷차림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옷은 

입은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 사람의 품위를 가장 잘 나타

낸다고 생각하는 예비교사는 단정하고 품위가 있는 옷차림을, 

의복구매시 경제성을 지향하는 예비교사는 최신 유행에 맞지 

않더라도 교육환경에 맞게 간편하고 활동성의 교사의복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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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

진으로 자유롭고 활력과 개성 넘치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만들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교사의복

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사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고 교직을 수행하는 교직의복문화가 형

성되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통해 교직의복문화를 연구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것은 교직의복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학교급, 지역, 학사일

정, 교육환경 등의 특정 관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직의복문

화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서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

다. 이제까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면 앞으로 교직의복문화를 선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등학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 또한 의

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예비교사들은 Z세대다운 라이프스

타일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예비교사의 태도에서 기존 교직의복문화의 특징과 

다른 교사의 행동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

의 의복행동은 의복디자인을 통해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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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9년 5월 중에 J 지역 예비교사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해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교직의복문화의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은 패션유행지향, 의복중요성지향, 매력적 외모지향, 

경제성지향 요인으로, 또한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는 활동성, 유행성, 정숙성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Z세대인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의생활 라이프스타일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의 교사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사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고 교직을 수행하는 

교직의복문화가 형성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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