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73, No. 3 (June 2023) pp. 1-16 https://doi.org/10.7233/jksc.2023.73.3.001

중국 Z세대의 한푸(汉服) 착용에 대한 연구

서 여 평⦁박 주 희⁺ 
국민대학교 대학원 패션학과 박사과정ᆞ⦁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f� Hanfu� Wear� Among� Gen� Z� in� China

LIPING� SHU⦁Juhee� Park⁺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received date: 2023. 2. 28, revised date: 2023. 6. 19, accepted date: 2023. 6. 23)

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of an increasing number of Gen Z in China 
wearing traditional Hanfu clothing and analyze its significance. Literature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adopt-
ed as methods of research in this study.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we studied the concept of Hanfu, 
the changing designs through the ages, the current status of modern Hanfu, and the characteristics of Gen Z 
in China, which include the explicit attributes of 'strong national patriotism', 'high network dependence' and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a 'strong tendency to seek individuality'.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and proposed the significance of Hanfu wear among Gen Z in China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summar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Hanfu wear to have an external collective significance 
and internal personal significance. Factors for the collective significance include strengthening national cen-
tripetal force and increasing social cohesion, which can also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policy, national spirit, and cultural identity; however, the personal significance derives from the generation's 
personal needs under the diversified and inclusive aesthetic of Hanfu wear.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be-
tween the significance of Hanfu wear among Gen Z in China and the generation's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for the follow-up research on the aesthetic orientation of Gen Z in China 
and contribute to the positioning of fashion brands enter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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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중국의 Z세대 사이에서 중국 전통 복식인

‘한푸’(Hanfu, 汉服) 착용이 유행하고 있다. Vivian

(2020)에 의하면, 중국 한푸 시장의 소비자는 200

만 명을 넘어섰으며, 주력 소비층은 Z세대이다.

1990년대 후반 출생하여 1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한 디지털 원주민인 중

국 Z세대는 개성이 강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세대

로서 틱톡(TikTok) 등 뉴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선

호하는 바와 신념을 표출한다(Y. W. Zhang, 2021).

이들이 열광하는 한푸는 하상주(기원전 2070~256

년) 시기부터 청나라 초기(기원전 2717~1644년)

까지 여러 왕조를 거치며 변화해 온 독특한 한민

족 문화의 풍모와 성격을 지닌 중국의 전통의상이

다(Li, 2010).

오늘날 한푸가 재등장한 계기 중 하나는 2001년

중국이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탕좡(Tang suit, 唐

装)’을 착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때 중국인들은

중국의 전통의상이 잘못 알려지는 것에 반발하며

한푸를 알리고 착용하는 한푸 운동을 일으켰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국력신장과 함께 전통문화

중 우수한 부분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한푸는

전통명절과 전통의례, 선현에게 지내는 제사, 전통

악기 홍보, 전통학문 행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

에서 대중들에게 자주 노출되었다. 사람들은 점차

전통의상인 한푸를 중요시하게 되었고(Wu, 2019),

2016년 출시된 틱톡(TikTok)은 이런 한푸에 대한

관심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빠르게 확

장시켰다.

본 연구는 중국 Z세대와 한푸 유행 현상에 대

한 연구이다. 한푸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한푸의

개념에 대한 연구(Kong, 2016; Pan, 2002; Wang,

2021; Wang, Xing, & Wang, 2022; Zhang, 2013;

Zhou, 2008), 디지털화 등 한푸의 혁신에 대한 연

구(Gao, 2019; Ji, 2016; Tian, 2012; Zhou, 2014),

한푸의 문화 전파 연구(Cui, 2016; Gao, 2019; Li,

2019; Liu, 2016; Wang, 2019; Zhang, 2009;

Zhang & Liu, 2015), 한푸 산업의 마케팅 연구

(Fei, 2021; Li, 2019) 등이며, Z세대와 관련된 연

구는 중국 Z세대 소비자들의 복식문화에 대한 연

구(Sun & Yi, 2022)에서 한푸를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 중국 Z세대의 한푸 착용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Z세대에게 한푸가 유행

하는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중국 Z세대의 한푸 착

용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첫째, 한푸의 개념과 역사, 현

대적 활용을 고찰하고 둘째, 중국 Z세대의 특징과

한푸에 대해 살펴보며 셋째, 중국 Z세대들이 한푸

를 착용하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서, 한푸에 관

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뉴스, 보고서

등 자료를 통해서 한푸와 중국 Z세대를 문헌연구

하고, 한푸를 즐겨입는 중국 Z세대를 대상으로 심

층면접을 통한 실증연구를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한푸에 관한 고찰

1) 한푸의 개념과 사적 고찰

“한(漢)"은 “한족(漢族)"의 “한(漢)"과 같은

뜻으로, 처음에는 한나라를 가리키는 뜻에서 시작

하여, 전체 한족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었다. 한

족은 중국의 주체 민족이며, 따라서 한푸는 중국

의 전통의상이라고 할 수 있다(Cao, 2020; Fang,

2012). 하상주(기원전 2070~256년) 시기부터 청

나라 초기(기원전 2717~1644년)까지 착용된 한푸

는 중화민족의 정치, 경제, 심미문화의 각 방면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국 복식문화의 중요한 부

분이지만, 학술적 개념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중국 고서에서 한푸는 다양한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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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고 있는데, 예컨대 한서(漢书)라는 문헌에서

한푸는 한나라의 복식을 가리키지만(Ban, 2007),

당대 문헌인 만서(蛮書)에서는 한푸를 한족의 복

식이라 정의하였다(Fan, 2019). 오늘날 많은 중국

인들은 한푸가 소수민족을 배척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중국 복식을 뜻하는 ‘화하(華夏) 복식’으로

부르며 중화민족 전체의 전통의상을 대표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Li, 2010).

본격적인 한푸는 하상주((夏商周) 시기 처음

나타났으며, 약 5000년 전 상(商) 나라시기 이후

처음으로 관복제도가 만들어졌고, 주(周)나라 시

기에는 복식제도가 정비되어 ‘천자관복’(天子官服,

황제의 복식) 중심의 관복제도가 형성되었다(Shen,

2004). 한푸는 여러 왕조를 거쳐 발전하였으며, 청

나라 시기에 만족 복식인 치파오, 중화민족 시기

에 중산복으로 대체되었다(Yang, 2010). 그러나

청나라 시기와 그 이후에도 외출이 잦지 않은 여

성, 사회활동이 제한적인 도교 · 불교의 승려, 변

방 지역의 소수민족 등의 복식에는 여전히 한푸

고유의 특징이 유지되었으며, 그 특징은 오늘날까

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긴 역사를 보면 중국의 전통복식을 대표할 수 있

는 복식은 한푸로서, 치파오는 여러 왕조 중 짧은

시기의 복식이므로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은 치파오

Dynasty Xia，Shang and Zhou Eastern Zhou Qin and Han Wei and Jin

Represe-
ntative

image

<Fig. 1> Aristocratic
attire from the Shang
and Zhou for men &

women
(Hua, 1992, p. 24)

<Fig. 2> Clothes from
the Eastern Zhou for

women
(Hua, 1992, p. 26)

<Fig. 3> Clothing from
the Qin and Han for

women
(Hua, 1992, p. 53)

<Fig. 4> Clothing from
the Wei and Jin for

women
(Hua, 1992, p. 81)

Dynasty Sui and Tang Song Ming

Represe-
ntative

image

<Fig. 5> Clothing from
the Late Tang for

women
(Hua, 1992, p. 140)

<Fig. 6> Clothing from
the Song for women
(Hua, 1992, p. 182)

<Fig. 7> Clothing from
the Ming for women
(Hua, 1992, p. 214)

<Table 1>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Hanfu Throughou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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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국의 대표적 전통 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푸의 시대별 변화를 고찰하였

는데, 한푸의 변화가 주로 여성복식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남녀가 같은 형태를 입었던 하상주(夏商

周, Xia，Shang and Zhou)시대를 제외하고는 여

성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Table 1>. 하상주

시대의 한푸는 넓거나 좁은 소매의 상의와 치마로

이루어졌다. 직물의 색상은 따뜻한 색이 많았으며,

특히 황홍색이 주를 이루었다<Fig. 1>. 동주(东周,

Eastern Zhou)시대의 한푸는 옷자락을 여러 겹으

로 감아 끈으로 매는 형태인 곡거심의(曲裾深衣)

가 대표적이다<Fig. 2>. 진한(秦汉, Qin and Han)

시대의 한푸는 동주시대보다 소매가 더 크다는 특

징이 있으며, 긴 옷섶을 삼각으로 만들어 몸을 감

싼 후 매는 방식을 유지하였다<Fig. 3>. 위진(魏

晋, Wei and Jin)시대의 한푸는 진한시대와 비교

해 큰 차이를 가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2겹 치마

중 겉치마의 밑단에 작은 역삼각형의 수소(垂髾)를

장식한 점이다<Fig. 4>. 수당(隋唐, Sui and Tang)

시대의 수나라와 초당시대에 유행했던 한푸는 주로

좁은 소매의 상의와 하이웨이스트의 긴 치마로,

치마는 가슴 위로 묶고 배자를 위에 입었다. 중당

과 만당에 이르면서 소매는 서서히 넓어졌다. 만

당시대의 여성들은 가슴의 반을 노출하는 치마를

즐겨 입었는데, 2미터 이상 길고 화려한 색의 실

크 소재로 만든 긴 스카프 형태의 장식품인 피백

(披帛)과 함께 입었다<Fig. 5>. 송대(宋代, Song)

에 입었던 한푸의 상의는 배자, 하의는 긴 치마로

구성되었다. 배자는 송대 부녀자들이 자주 입던

복장으로, 옷자락이 서로 겹쳐지지 않고 대금(对

襟)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단추나 끈으로 묶지 않

아 속옷을 노출시켰다<Fig. 6>. 명대(明代, Ming)

의 한푸의 형식은 대부분 당대 및 송대의 복식을

계승한 것으로 소매와 몸판의 폭이 조금씩 커지거

나 좁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Fig. 7>.

오늘날의 한푸는 전통 한푸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상의하상’(上衣下裳)의 형태를 지닌다. 일

반적인 현대 한푸는 두루마기와 같은 상의와 치마

의 조합으로, 왼쪽 옷깃이 오른쪽 옷깃을 덮어 y

자 형태를 보이는 교령우임(交领右衽), 직각의 밑

단선, 큰 소매의 날렵하고 부드러운 실루엣이 특

징이다.

2) 한푸의 현대적 활용

20세기에 들어 한푸는 현대적으로 많이 활용되

고 있다. APEC(아시아 태평양 협력단체) 회의에

서는 매년 주최국이 자국의 특색을 살린 복식을

제공하고 참가 지도자들이 해당 복식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는다. 2001년 중국 주최 측이 입은 ‘탕좡

(唐装)’은 청나라 시대의 마고자형(马褂)을 참고

해 만든 의상으로,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이 옷에

중화민족의 대표성이 없고 중국의 복식 체계에 대

한 인식에도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Yang, Zhang, & Kong, 2022). 한족의 전통 복

식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푸에 대

한 구상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였다. 2003년에

는 한푸 홍보를 현실로 옮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싱가포르의 한 일간지가 한 시민이

한푸를 입고 거리로 나왔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가 중국의 각종 포럼에 퍼지면서 이후 거

리에서 한푸를 입은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Fig. 8>.

새로운 시기의 한푸 운동은 인터넷에서 시작되

어, 인터넷의 도움을 받았고, 인터넷에 의존하여,

인터넷에서 성장하였다(Li, 2020). 2004년부터 천

한민족문화포럼(天汉民族文化论坛)을 비롯하여 한

왕(汉网), 천왕(天网) 등 심미, 취미, 관념이 일치

하는 단체가 창립되고 한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각각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서로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부 한푸 애호

가들은 자발적으로 한푸 커뮤니티를 만들어 온라

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푸 착용 경험을 공

유하고 각자가 소유한 한푸를 전시하고 있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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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부분의 대학에 한푸 관련 동아리가 만들어

졌으며,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고향에

돌아가 한푸 유행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결

과로 이어졌다. 특히 전통 문화 행사에서는 한푸

동아리 학생들은 한푸를 입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

이 되었다. <Fig. 10>은 중국의 전통 명절인 화조

절(花朝节)에 대학생들이 한푸를 입고 화조절 의

식을 함께 복원하는 의식의 모습이다. 2018년 틱

톡이 널리 활용되면서 짧은 비디오 속 왕홍들이

입는 한푸가 대중들에게 빠르게 알려지며 유행의

주체가 되었다. 이후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도 한푸를 입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며 유행

이 널리 퍼져나갔다. 2019년 온라인 구매 플랫폼

타오바오(Taobao)내, 한푸 온라인 매장의 팔로워

수는 356만 1000명으로 2018년에 비해 74.4% 늘

었고, 이 중 85%가 틱톡에 열중하는 청소년이었

다(Yuan, 2020). 한푸 업계에서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층을 한푸의 주력 소비층으로 삼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 왕조별 선호도 조사에 의하

면, 단정하고 장중한 명나라 한푸가 가장 인기 있

고, 참신하고 우아한 송나라 한푸와 화려하고 웅

장한 당나라 한푸가 다음으로 선호되었다(iMedia,

2021).

2. 중국의 Z세대와 한푸

1) 중국 Z세대의 특징

호주의 맥린델 연구센터(McClindell Research

Center)는 Z세대를 대체적으로 1995년부터 2009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Z세대는 1990년대 중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

다(Generation Z, 2023; Y. Zhang, 2021). 이 세

대에 대한 중국의 선행연구, Cai(2020), Feng(2021),

Gao (2020), He(2022)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 Z

세대의 특성은 민족적 애국심이 강하며,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강한 개성 추구로 정리될 수 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Z세대는 강한 민족적 애국심을 가졌

으며 이를 표현한다. 이는 일반적인 Z세대와 구별

되는 중국 Z세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은 중국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태어나 심각한 물질적 부족을 겪지 않고

혜택을 누렸으므로, 강한 애국 열정과 문화적 자

신감을 가졌으며, 주류 이데올로기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한다(Xiang，2019). 온라인 구매 플랫폼

알리바바(Alibaba)의 연구에 따르면 신진 중국 브

랜드 구매자의 과반수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사

람이다. 이들은 서구 일각에서 생각하는 극단적

민족주의가 아닌, 폭넓은 인식 아래 자연스럽게

형성된 새로운 사회의식과 강한 자신감, 그리고

<Fig. 8> Articles about Wearing Hanfu
on the Streets

(The annual "Hanfu travel day”, 2021)

<Fig. 9> Share the Experience of
wearing Hanfu in the Hanfu Event

(Hou, 2021)

<Fig. 10> Wear Hanfu on Traditional
Festivals

(Cui & Da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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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국가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

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Y. W. Zhang,

2021). 이들은 국산 브랜드 소비에 더해 인터넷에

서 중국 문화, 스포츠, 뉴스 등이 해외에 소개되는

것을 볼 때 긍지를 느낀다(Ao, 2021). 나아가 자

신들이 제작한 전통문화를 담은 영상을 사이버 공

간에서 외부와 공유하고 소통하며 애국심을 느끼

는 것을 중화 전통문화의 선양으로 생각한다.

둘째, 중국 Z세대는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가진

다. 1995년 이래, 중국은 전자 기술, 인터넷,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신흥 기술과 산업이 왕성

하게 발전하는 단계를 겪었다. 중국 고속철도, 도

로, 광섬유 등 각종 인프라의 계획적 투입, 서부

대개발, 신 도시화, 농촌부흥, 빈곤타파 정책들은 매

우 빠른 속도로 인터넷 및 이와 관련된 산업 제품

의 기술발전 향상을 추진시켰다(CBNData, 2020). 2

억 7,5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Z세대는 인터넷의

발달과 거의 동시에 태어난 세대로서,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 과학기술 문명의 큰 영향을 받았다

(Gao, 2020). 중국 가족계획 정책(한 자녀 정책)

의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의 주목을 받고 자란 중

국 Z세대는 어린 시절 외로움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공감대 구축에 익숙하다(He, 2022).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친밀하게 접촉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 중국 Z세대는 ‘디지털 원

주민’으로 비유된다(Wang，2021).

셋째, 중국 Z세대는 강한 개성을 추구한다. 이

들은 각자만의 뚜렷한 개성으로 자기 자신을 정립

하고 있는 젊은이들로서(Sun & Yi, 2022), 다양

한 스타일의 패션을 시도하고, 자신을 대변하는

컨셉을 찾기 위해 특정 분야에 투자한다. 따라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온/오프라인 커뮤니

티를 형성하여 취미를 공유하며, 독특하고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본인의 영상을 제작해 업

로드한다. 중국 Z세대는 새롭고 재미있는 이슈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며, 독창과 개성

을 바탕으로 남보다 앞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

이 그들의 세계에서 빛을 발한다(Chen, 2019). 한

편 이들은 남들과 다르기를 원하면서도 자신도 모

르게 유행을 따라가는 모순적인 면모도 가진다.

2) 한푸를 착용하는 중국의 Z세대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2013년 중국 대외 발

전의 중요한 경제발전전략인 “일대일로(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를 제안하였는데, 이 전략을 통해서 중

국의 관광지가 많이 알려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함

으로써 한푸의 문화적 교류가 더 활발하게 되었다

(Lv, Yan, & Zhao, 2022). 이러한 맥락에서 한푸

기업은 중국 Z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

과 같은 소셜 미디어와 협력을 시도하기 시작하였

으며, Z세대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관광

지에 한푸를 입고 방문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소

셜 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국가 정책의 지원

으로 중국의 사회 경제 발전 수준이 점차 향상되

었으며 Z세대들은 자신의 삶의 질과 미의식, 그리

고 생활 습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강한

민족적 애국심을 가진 Z세대는 이러한 정부 정책

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방법으로서 한푸를 착용

하고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Z세대는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인터넷을 통해 배우고 보급한다. 이들이

한푸를 인식하고 확산시키는데 있어 인터넷은 주

요 도구이며, 디지털 기술발전과 모바일 결제의 진

화 등으로 한푸 문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었다(Cui, 2016).

특히 소셜 미디어는 한푸 대중화의 주요 수단으로

서 Z세대가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

푸 콘텐츠를 접하는 비율이 약 55%라는 연구 결

과(iiMedia Report, 2022)는 그 방증이다.

Z세대는 자신만의 선호 및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푸의 착용

모습을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여 친구들과 공유

하기를 즐긴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자신이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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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유한 한푸를 선보이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으며(Liu, 2016), Z세대가 자신의 개성을 표

출하는 방법으로서 한푸를 활용하면서 한푸는 빠

르게 알려지고 채택되었다.

Ⅲ. 연구방법

중국 Z세대가 한푸를 착용하는 의미를 분석하

는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연구로 진행되

었다.

우선 심층면접의 대상은 일상생활에서 한푸 착

용을 즐겨하는 소비자로서 첫째, 한푸에 대한 관

심이 많고, 둘째, 3세트 이상의 한푸를 소유하고

있으며, 셋째, 한푸를 2년 이상 좋아하는 사람 7명

으로 하였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대륙의 7가지 지

역(동북, 화북, 서북, 화중, 화동, 서남, 화남)의 대

표 1명씩이며, 연령은 1995부터 2009년 사이에 태

어난 Z세대로 한정하였다.ﾠ면접대상은 중국의 유

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샤오홍슈(小红书)에 공

지하여 댓글과 채팅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후

위챗(Wechat)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통하며 심층

면접에 대한 정보와 일정을 확인하였다. 샤오홍수

를 통한 소통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최종 참

가자 또한 여성 6명, 남성 1명으로 정해졌다. 참가

자의 인적사항은 <Table 2>와 같다.

심층면접은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각각 60분

씩 실시하였다. 면접은 반표준화 면접법으로 진행

되었으며 연구자가 적절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개

방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참가자가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접 내

용은 녹화 및 수기로 옮겨 적었으며, 부족한 내용

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7-8차례 연락

을 통해 보충하였다. 질문은 연구자의 이름, 나이,

직업, 학력 등 그리고 착용 연도, 개수, 활동 지역,

착용 빈도 등 질문을 포함하는 기본 정보, 구매하

는 방식, 한푸 착용 후에 변화, 계획 등 한푸의 관

련 일반 특성, 역사와 문화, 착용 현상의 변화, 추

천하는 방식, 해외에서 생각하는 중국 전통복식에

대한 생각 및 대책 등 한푸에 관한 문화, 착용하

는 마음 상태, 장소, 행동 등 질문을 포함하는 한

푸 착용의 목적, 접하는 매체, 착용시 개인적인 견

해 등 한푸 선호하는 이유,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

하는 시기의 한푸, 개량한푸 및 전통한푸 선호하

는 한푸 유형 등 6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총 48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에게 미리 전달

되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실증적 근거의 자료 확

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한 구술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위에루(悦

录)’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녹음파일을 텍스트파

일로 변환한 후, 기술한 자료의 반복해서 읽음으

Participant Gender Age
Career

(Education)
Residence

HanFu

Period of
interest

Number of
possessions

1 Female 25 Graduate student Huadong 6 years 20 or more

2 Female 23 Undergraduate student Xibei 7 years 5 or more

3 Female 25 Graduate student Xinan 8 years 100 or more

4 Female 26 Office worker (master) Huabei 3 years 3

5 Female 23 Undergraduate student Dongbei 4 years 20 or more

6 Male 22 Undergraduate student HuaZhong 6 years 9

7 Female 19 High school student Huanan 5 years 30 or more

<Table 2> Person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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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면접의 전체 내용과 학습을 X-Mind로 재정

리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X-Mind로 정리한 자료에서 연구 주제인 중국 Z

세대의 한푸 착용 현상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하며, 이 자료를 귀납하고 범

주화시킨다. 셋째, 범주화된 자료들에 의미를 반영

하고 학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별로 서술한

다. 넷째, 추출된 주제가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

원본 자료에서 목록화 작업을 반복하여 누락한 의

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주관

적 해석이 아닌, 면접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수치

화하여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

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Fig. 11>

과 같은 키워드를 얻었고, 이를 분석하고 분류한

결과 집단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심층면접의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한 ‘중국 Z세

대의 한푸 착용 의미’는 집단적 의미와 개인적 의

미로 구분된다. 우선 집단적 의미는 개인의 취향

보다 국가와 사회를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국을 사랑하고 민족 전통문화 의식을 강화

하려는 ‘민족 응집력 강화’와 사회생활에서 인간관

계를 확장하려는 ‘사교 결속력 강화’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개인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을

중심에 두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Z세대가

‘미적 취향 표현’하고 ‘문화적 소양 과시’하려는 욕

구로 나타났다.

1. 집단적 의미

1) 민족 응집력 강화

한푸는 민족적 속성을 지닌 복식으로서 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Zhang & Liu, 2015). 중

국 Z세대는 한푸를 입는 행위를 통해 전통문화를

수용하고 나아가 민족적 응집력을 강화한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홍보하는 것은 애국주의와 올바

<Fig. 11> The Process of Deriving the Meaning of Hanfu Wear Among Gen Z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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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중화 민족의 부흥을 위한

정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Zhou,

2021). 중국 Z세대는 중국 정부 차원의 여러 정책

에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고, 애국심

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민족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한푸를 입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믿

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푸에 관심을 갖도

록 활동하는 것에 성취감을 갖는다.

민족적 애국심이 강한 중국의 Z세대는 어릴 때

부터 교과서나 중국 전통 드라마 등을 통해 각 왕

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전통문화를 사랑

한다. ‘2019 중국 온라인 소비 생태 빅데이터 보고

서’에 따르면 중국 유명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

(Bilibili)에서 전통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90%와 전통 동영상 업로드 주체의 70%가 Z세대

였으며,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한푸의 매출

은 2년 연속 300% 이상 성장했다(CBNData,

2019). 중국의 전통 도시 시안(Xian) 출신의 한

참가자는 일상이나 졸업식과 같은 행사에서 한푸

를 자주 입으며 전통문화를 즐기는데, 참가자 본

인을 통해 한푸를 자주 노출하여 사람들이 전통문

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Fig. 12>.

또 한푸를 즐겨 입기 시작하면서 선조들의 의식주

에 관한 전통 동영상을 많이 접하게 된 참가자는

전자제품을 내려놓고 한푸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

며 역사 속 인물이 된 느낌을 가져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전통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대학 졸업식 때는 중
국 민족적 특성을 살린 학사복을 입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학교에는 그런 복장이 없어요. 그래서
학사복 안에 한푸를 입고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관
심을 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가자 2)

”중국 옛사람들의 생활방식도 궁금하고, 옛사람
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민족 전통 문화의 분위기를 더 많이 담아내고 싶
어요." (참가자 4)

Z세대는 정신적 욕구를 중시하여 전통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학습하며 선조들의 생활방식을

따르고자 한다(Luo & Zhou, 2021). 그들은 전통

명절을 즐기고 전통예절, 붓글씨, 전통악기 등 전

통문화와 관련된 행위를 배울 때 한푸를 입는다.

한푸나 전통 수공 예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며, 전

통 방식으로 꾸민 서재에서 한푸를 입고 붓글씨를

쓰는 장면을 친구들과 공유한다<Fig. 13>.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평소에
는 한푸를 만드는 것 외에도 전통문화와 관련된
수공 예품에 대한 연구하고 여가시간을 보냈어
요." (참가자 5)

한편 오늘날 중국의 Z세대는 서구 문화를 숭배

하거나 배척하지 않으며, 서구와 자국을 대등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Y. W. Zhang, 2021).

이들은 해외에서도 중국 전통의상으로서 한푸를

소개하고 현지 친구들과 함께 입는 등 한푸 사랑

을 전파한다<Fig. 14>. 유학을 갔던 참가자들은 외

국인들이 중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한푸를 자주 입고 홍보하

고 싶다고 하였다. 중국 Z세대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자국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한푸를 통

해 애국심을 고양하고 민족 응집력을 키우고 있었

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의상을 입음으로써 강한

자아 정체성과 소속감을 얻는(Ge, 2022) Z세대는

한푸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속성을 밝히고 있었다.

“한푸를 입었을 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매개체임
을 느꼈고 문화를 계승, 전파, 응집하는 책임을 지
고 민족 구심력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가자 3)

“외국에도 훌륭한 문화가 많지만, 우리 중국 문화
도 광범위하고 심오해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
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지, 무조건 외국 문화를
추앙하면 안 돼요." (참가자 6)

“일본에 유학 갔을 때 한푸를 입고 대회에 나갔는
데, 그들이 우리 전통의상을 모르니까 더 자주 입
어야 했거든요." (참가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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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 결속력 강화

중국 Z세대는 한푸 착용 활동은 그들의 사교

범위를 넓혔다. 한푸 착용자는 뉴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한푸 취미 갖

는 공동체를 구축했다(Liu, 2016). 그들은 한푸를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한푸에 대

한 지식을 넓혀가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며 재미

를 느낀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중국 Z세대는

인터넷으로 한푸를 구입해 물건을 받고 집에서 한

푸를 입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유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Z세대의 한푸 관심층은 더욱 다양하고 견고

해졌으며 그들의 개성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출

하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한푸를 좋아하는 사람끼

리 서로 다정하게 ‘동포(同袍)’라고 부르며 강한

결속력을 드러냈으며, 서로 전통 인사예절인 ‘한례

(汉礼)’를 한다<Fig. 15>. 한편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취향을 더 편리하게 공유하게 되면서 한푸

를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생겨났다.

Cui(2016)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은 한푸의 발전에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며 소셜 네트워크 플랫

폼은 한푸 온라인 문화 활동에 훌륭한 장소를 제

공한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 보급은 한푸의 발전

에 큰 힘을 보탰다.

“인터넷에서 ‘동포’와 함께 새로 산 한푸를 공유
하면 다들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고, 친구들과 함
께 우리가 좋아하는 한푸를 토론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참가자 2)

“한푸를 입고 나니 친구가 많아져 혼자 한푸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참가자 7)

어린 시절부터 외동으로 성장하면서 교류가 부

족했던 Z세대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취향의 친구들을 만나

게 되고, 취향에 따라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

었다(Ding & Dong, 2021). 한푸를 즐겨입는 Z세

대 중, 인터넷이나 드라마에서 한푸를 많이 접하

다가 한푸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현실에서 한푸를

처음 접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한푸 동아리에 참

여하는 참가자는 동아리를 통해 사람 간 친근함을

느끼게 되고 같이 한푸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

하게 된 경험을 밝혔다<Fig. 16>. 한푸를 즐겨 입

는 남성 참가자는 처음에는 한푸를 입은 여성에게

끌렸다가 사교적 응집이 커지면서 점차 한푸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학교 한푸 동아리 신입생 모집 활동에서
처음으로 한푸를 입었어요. 한푸 동아리 친구들이
저에게 매우 친근한 느낌을 주었고, 우리는 많은
한푸 활동도 같이 참여했어요." (참가자 4)

“학교 한푸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한푸를 접했는데,
그때 한푸를 입은 누나에게 이끌려 한푸 동아리
에 가입했고, 대학에 와서도 계속 참여했고, 지금
은 우리 학교의 한푸 동아리 부장이 되었어요"
(참가자 6)

2. 개인적 의미

1) 미적 취향 표현

개성이 강한 중국 Z세대는 한푸를 통해 개인의

미적 추구를 드러내며 개별화된 미적 취향을 표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hen(2022)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Chen은 Z세대의 옷차림이

개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중국 Z세대 사이의

유행인 한푸 등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의상이 그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Ge(2022)의 연구에서도 Z세

대가 개인화 및 맞춤형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Z세대에게 한푸가 유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중국 Z세대에게 한푸 착용은 자신의 아름다움

의 추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Z세대가 외모를

중시한다는 연구(Wu, 2021)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들은 다양한 한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중국 Z

세대는 한푸 착용에 있어 자기만의 자유로운 방식

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한푸 문화의 새로운 계승

이자 자기표현의 한 방식이다(Han, Lu, & Y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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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푸를 입지 않을 때는 평범한 모습이어서 사람
들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한푸를 입었을 때
는 바로 예뻐지고 독특하게 만들어져 사람들 속
에서 눈에 띄었고, 남들이 한눈에 독특한 나를 알
아차릴 수 있어요. " (참가자 4)

“한푸는 여러 왕조를 거쳤는데, 한푸는 다양한 심
미성을 가져 패스트 패션이나 패션 트렌드와 달리
특별해요." (참가자 3)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매나 취향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한푸를 선택하고 연출하고

있었다. 한푸는 하이웨이스트로 몸을 감싸는 실루

엣을 형성하여 시각적으로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

므로 몸매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지 않으며(Ji,

2016), 한푸의 형태, 소재, 색감은 몸매 보정 효과

를 주어, 착용자의 몸매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감출 수 있다. 현대화된 다양한 형태의 한푸는 개

인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장식 등을 통해 신체적

불만을 감추는데 용이하다(Zhou, 2012). 한편 참

가자들은 개인의 신체적 필요에 따라 특정 시대의

한푸를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었다. 참가자 7은

“뚱뚱한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나라 시

대의 한푸를 즐겨 입는다”고 했으며<Fig. 17>, 참

가자 3은 “작은 키와 마른 체형의 단점을 숨길 수

있는 송나라 시대의 한푸를 즐겨입는다”고 밝혔다

<Fig. 18>.

2) 문화적 소양 과시

Z세대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Luo & Zhou, 2021). 이들

에게 전통문화는 대중문화와 구별되는 고급문화이

며, 한푸를 입는 행위는 고급문화의 향유이다. Z

세대가 밝힌 한푸 착용의 이유 중 하나는 한푸가

지닌 다양한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

이다. 즉 한푸 착용은 높은 문화적 소양을 의미하

며, 이로써 자존감을 높여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

시켜준다(Zhou, 2012). 그들 사이에서는 전통에

가까운 한푸를 입는 것이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

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참가자들은 서적, 회화.

벽화, 조각, 도자기 등 고대 문화재에 기록된 한푸

를 탐구하고 재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고미술

속 한푸와 똑같은 한푸를 제작하고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문화적 소양을 표

현한다<Fig. 19>. 한편 전통 한푸의 재현에는 잘

<Fig. 12> Attending the graduation
ceremony in Hanfu

(Taken by participant 2, 2022)

<Fig. 13> Person using a brush to
write Chinese characters
(Zhou, 2022, May 15)

<Fig. 14> Wearing Hanfu with foreign
classmates abroad

(Tong, 2021, Augus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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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증된 고가의 신발, 가발, 장신구 등도 필요하여,

한푸를 통한 문화적 소양 과시에는 재력의 과시가

포함된다. 7명의 면접 참가자 중 5명은 자신이 한

푸에 관한 지식, 가진 한푸의 종류, 수량과 비싼

가격을 심층면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으

며,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다량의 한푸 사진을

SNS에 게재한다<Fig. 20>.

“한푸를 입으니 마치 고대 문인이 된 듯한 느낌
이 들었고 붓을 들면 금세 시를 쓸 수 있는 느낌
이었어요."(참가자4)

“내 옷장에는 한푸가 100벌 이상 들어있어요. 대
부분 한푸는 내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고대 문

<Fig. 15> The scene where people
wearing Hanfu greet each other
(Qian, 2021, February 20)

<Fig. 16> Club Hanfu activities
(Taken by participant 5, 2022)

<Fig. 17> Hanfu of the Tang Dynasty
(Taken by participant 7, 2022)

<Fig. 18> Hanfu of the Song Dynasty
(Taken by participant 3, 2022)

<Fig. 19> A post published on the
Internet

(Ji, 2022, November 29)

<Fig. 20> The closet of a fan of
Hanfu

(Taken by participant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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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따라 만들었어요. 내 한푸도 일반 옷보다
훨씬 비싸서 원단이나 솜씨가 좋아요. 가장 싼 것
도 800위안(15만원)이며, 1000위안(20만원)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요."(참가자 3)

3. 논의

중국 Z세대의 한푸 착용 현상을 분석한 결과

‘민족 응집력 강화’와 ‘사교 결속력 강화’로 분류되

는 집단적 의미와 ‘미적 취향 표현’과 ‘문화적 소

양 과시’로 분류되는 개인적 의미가 논의되었다.

강한 민족적 애국심으로 무장한 중국 Z세대는

한푸를 착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애국심을 표출하

였으며, 민족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전승할 수 있

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들의 한푸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은 민족 응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중국 Z세대에게 한푸는 서로 교류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지닌 중국 Z세대는 한푸를 통해 사람들

과 편하게 교류하고, 온라인상에서 한푸와 관련된

댓글, 사진, 영상을 공유하였으며, 한푸 동아리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교의 범위를 넓히

고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강한 개성을 추구하는 중국 Z세대는 여러 왕조

를 거치며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한푸를 통해 개

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거나 신체적 단점을 감추

는 등 개별적인 미적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한편 강한 개성을 추구하는 중국 Z세대는

한푸를 문화적 소양을 과시하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대 문화재에 기록된 한푸와 장

신구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시대별 한푸를 접목한

현대 한푸를 직접 제작하고 구매하며 개인의 문화

적 소양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있

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중국 Z세대의 특성에 근거한

한푸 착용 현상의 의미는 <Fig. 21>과 같이 정리

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Z세대가 한푸를 착용하는 현상

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방

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연구이며,

심층면접의 대상은 한푸 착용을 즐겨하는 중국 Z

세대로서 중국 전 지역에 거주하는 7인으로 선정

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중국의 전통복식인 한

푸에 대해 고찰했으며, 중국 Z세대와 한푸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강한 민족적 애국심, 높은

인터넷 의존도, 강한 개성 추구의 특징을 지닌 중

국 Z세대가 한푸를 착용하는 의미로서 집단적 의

미와 개인적 의미가 도출되었다. 집단적 의미는

Meaning of Hanfu wear
Characteristics of
Gen Z in China

Collective
Meaning

Strengthen
National

Centripetal Force

- Express Patriotism
- Experience, Inherit, Spread
the National Traditional Culture

Strong National
Patriotism

Increase Social
Cohesion

- Interact with Hanfu Friends
- Share Comments & Pictures/Video Online
- Organize/Participate in Clubs

High Network
Dependence

Personal
Meaning

Pursuit of
Aesthetic Taste

- Show Personal Beauty
- Hide Body Dissatisfaction Strong Tendency

to Seek
IndividualityDisplay of Cultural

Literacy
- Demonstrate Cultural Literacy

<Fig. 21> Meaning of Hanfu Wear Among Gen Z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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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응집력 강화’와 ‘사교 결속력 강화’가 논의되

었으며, 개인적 의미로는 ‘미적 추구 표현’과 ‘문화

적 소양 과시’가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Z세대는 한푸를 통해 집단적 차원의

민족 응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강한 민족적 애

국심을 가진 중국 Z세대는 민족 전통문화 중 하

나인 한푸를 입으며 애국심을 표출하였고, 민족

전통문화의 여러 콘텐츠를 학습하고 직접 체험하

였으며, 인터넷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를 계승하고

전파하였다.

둘째, 중국 Z세대는 한푸 착용 행위를 통해 집

단적 차원의 사교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인

터넷 의존도가 높은 그들은 온라인에서 개인의 취

향을 공유하고 한푸 동아리의 모임을 조직 혹은

참여하였다. 한푸를 즐겨입는 중국 Z세대는 여러

경로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사회

적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중국 Z세대는 한푸를 통해 개인의 미적

취향을 표현하고 있었다. 강한 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 Z세대는 현대 복식과 구별되는 여러

왕조의 다양한 한푸를 착용함으로써 개인의 아름

다움을 드러나거나 신체적 단점을 감추는데 등의

개별화된 미 추구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넷째, 중국 Z세대는 한푸를 통해 문화적 소양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대 문화재에 기록된

한푸를 탐구하고 재현하며, 온라인 소통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강한 개성

을 추구하는 중국 Z세대에게 한푸는 자신의 지식

과 능력을 표출하는 좋은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한푸의 유행을 중국 Z세대의 정체성

으로 읽어내려 한 시도로서 중국 Z세대의 미적

취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

하는 패션 브랜드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며, 한푸

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에 방향성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의 특성상 면접 참가자 7인

이 중국 Z세대 전체를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는 제한점을 가지므로, 향후 설문조사나 통계를

이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좀 더 객관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중국 Z세대의 미적 취

향에 대한 후속 연구 및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의류 브랜드 포지셔닝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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