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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 중고 거래의 가장 큰 동인은 물물교환을 통해 

아나바다의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하고 제품을 재활

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남수정, 유현정, 2006; 박

고은, 천혜정, 2020). 그러나 최근에는 의류, 시계, 신

발, 가구, 자전거, 등산용품 등 소소한 생활용품을 나

눔하고 서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중고 거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이후 점점 거래 물품들이 

다양화되고 거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각종 유

명인들의 굿즈(goods: 가수, 배우, 유명연예인)와 심

지어 고가의 유명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 명품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윤연정, 2021). 이를 

반영하듯 올해 전 세계 중고 명품의 매출은 총 71억

5,700만 달러(약 10조 2,000천억 원)로 지난해 대비 

약 45.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에

는 113억 7,400만 달러(약 16조 2,000억 원)로 전망

하고 있다. 팬데믹(pandemic) 이후 명품시장에서 중

고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3.1%에서 올해 

3.9%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4.9%까지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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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지섭, 2023). 이와 같은 중

고명품 성장배경에는 20대, 30대 중심의 중고 거래 증

가와 명품의 대중화 그리고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

비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김지섭, 

2023; 박고은, 천혜정, 2020; Tolin & Doljak, 2020).

소비자 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 C2C),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 P2P)는 소비자가 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자와는 다르므로(Chu & Liao, 

2008) 소비자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중고 거래에 영

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COVID-19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기업 환경과 소비 환경을 비

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이동 제한은 비대면 소비를 촉진 

시키며 이로 인한 생활 쓰레기는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을 높이며 친환경 소비가 그저 관심에 그치

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도 

ESG 경영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

도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제품개발과 중고 패션을 

재활용하는 데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추태귀, 

박현희, 2013). 소비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의 구매의

사결정과 소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고명품 소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중고 거래가 희소성 있고 인

기 있는 명품을 구매해서 되파는 경제적 재테크로 

이용하는 등 중고 거래의 경제적 동기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중고품 

거래가 원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가성

비를 따지는 근검절약 정신이 과거의 동인이었다면 

중고 명품거래에는 좀 더 다양한 심리적 동인이 숨

어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중고 명품시장의 성장과 소비 행동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 관계와 개

인들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중고 거래 가치에 초점

을 맞추고 과연 이러한 거래 가치들이 개인에 따라

서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며 중고명품의 지속적 소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와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성장하고 

있는 중고명품시장에 보다 다양한 관점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 명품시장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

펴보고 과연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서 중고 거래 가

치를 높이고자 하는지 나아가 지속적인 중고 거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 문헌들을 통하여 중고 명품거래와 관련된 

소비 행동 패턴들을 살펴보고 중고 거래 구매동기들

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중고 명품거래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변수와의 영향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중고명품 구매에서 소비자가 추구하

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점점 성장 하

는 중고 명품거래 시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용

한 전략들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중고거래가치추구: 경제성과 희소성 

명품(luxury)은 특정 브랜드를 가진 고품격, 고품

질, 고가격의 제품으로 소유자의 위신이나 능력을 

상징하며 명성을 제공하는 제품이다(김장현, 이유림 

2021; Grossman & Sharpiro, 1988). 명품은 미국에서

는 최고급품(high end product), 고급품(premium 

product)으로 불린다. 근래에는 전통적인 명품뿐만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매스티지(masstige) 명

품으로 대중화되고 있다(Campos et al., 2020).

젊은 세대들의 쉽고 빠르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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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비 행동과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지속가능성

은 명품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Tolin & Doljak, 

2020). 명품 소비는 명품을 소비한다는 개념을 넘어 

명품에 투자한다고 하는 동인을 가지고 재판매 가치

를 소비함으로써 소위 리셀테크(resell tech)라는 신

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다양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진

화하고 있다. Vigneron and Johnson(1999)은 명품

(prestige)과 비 명품(non-prestige)의 차이를 소비자

가 지각하는 5가지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제

품 소비를 통해 사회적 권력과 지위를 표현하는 과

시적 가치이며, 둘째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사용함

으로써 타인과 구별하는 독특성 가치, 셋째는 명품

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적 가

치, 넷째는 명품의 아름다움을 통해 정서적인 면을 

표현하는 쾌락적 가치, 다섯째는 뛰어난 품질을 나

타내는 품질 가치이다.

희소성 있고 인기 있는 명품을 구매해서 다시 되파

는 중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윤연정, 2021). 최

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로 소비자도 재판매에 대한 기회를 가지며 중고 

거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김담율, 김

종흠, 2022a; Turunen & Pὄyry, 2019). 

중고명품은 중고(second hand)와 명품(luxury)의 

합성어로 한 번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타인에게 물

려줄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는 명품을 뜻한다. 중고

명품은 대기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현금화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

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김경민, 2017; 나광진 

외, 2021; 이지용, 황진숙, 2012). 중고명품 소비자도 

명품의 속성을 소비하며(Tolin & Doljak, 2020)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여 개인의 행

복을 추구하는 소비를 하며 독특하거나 희소해서 눈

에 띄는 제품보다 대중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민, 2017). 

중고 거래는 멋스럽고 희소성 있는 제품을(박현

희, 추태귀, 2011) 재판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어 내는 소비 행위로 저렴한 가격과 함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며(박고은, 천혜정, 2020) 제품의 재사용

과 재활용은 환경친화적인 소비 행위로 볼 수 있다

(박은아, 김은철, 2021).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의 만

족스러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중고 거래의 경제적 

동기로 보았다(Ferraro et al., 2016; Guiot & Roux, 

2010; Padmavathy et al., 2019). 그러나 최근에는 스

니커즈(Sneakers)를 구매할 때 중고 거래를 상품에 

대한 투자(Choi & Lee, 2021)로 생각하며 제품을 구

매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김하빈, 이하

경, 2022)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중고 거래에서 추구

하는 경제적 동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 Kahneman & 

Tversky, 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의 준거점(reference point)에 

따라 이득인가 손실인가를 따져보게 된다. 이때 준

거점은 자신의 현재 상태(status quo)를 기준으로 형

성되며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는 준거점이 개인의 가

치를 좌우하게 된다. 

소비자가 중고 명품 쇼핑을 하며 재판매에 대한 생

각을 해 본다고 해서 꼭 재판매에 대한 계획을 의미

하지 않으며(Turnnen & Pὄyry, 2010) 거래 당시에는 

재판매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재

판매를 할 가능성과 기대는 할 수 있다. 

재판매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제품구매와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판매할 제품의 가격이 미래에 

더 높아진다고 인지하는 경우 제품구매가 증가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중요한 속성이 될 수 있다(Chu & 

Liao, 2008, 2010). 즉, 거래 당시에는 재판매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재판매를 고려할 수 있으

며 구매자가 미래에 재판매 할 제품가격이 현재 구

매 가격보다 높다고 인식하면 제품구매 의도가 높아

질 수 있다. 소비자 행동에는 특정한 동기가 필요하

다. 재판매에는 재판매 동기가 중요하며(Ertz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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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인적인 동기와 상황 그리고 제품 유형이 재

판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Chu & 

Liao, 2008).

 Brehm and Sensenig(1966)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

한 선택이나 기회가 제한되거나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자유를 되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동기부여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며 이를 심리적 저항

(psychological reactance)이라고 하였다. 심리적 저

항은 제품구매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극과 장

애를 통해 반응을 발생시키며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면 제품 사용이 불가능(unavailability)한 

경우로 제품소진이나 단종 또는 긴 대기 시간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면 그것

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가 필요하게 된다(Clee & 

Wicklund, 1980). 사용불가능성(unavailability)은 가

격의 상승과 제품의 매력을 상승시키게 된다. 제품

의 사용불가능성(unavailability)은 Brock(1968)의 

상품이론(commodity theory)에서 제품의 희소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획득에 들어가는 노력의 정도

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한정판 제품이나 희귀한 물건, 고가의 최

신상품 등을 거래하는 희소성 동기가 경제적 동기와 

함께 중고 거래의 주요한 동기로 부각 되고 있다(김

담율, 김종흠, 2022a). 제품을 사용할 목적이 아닌 희

소성 있는 제품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소비

자, 소위 리셀족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명품뿐만 아

니라 희소성 있는 한정판 제품 등으로 그 관심 범위

가 확장되고 있다. 희소성과 심미성은 소비자가 제

품을 평가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제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준다

(김현경, 김형준, 2019). 희소 제품은 개인의 독특함

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

람들은 희소한 제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Brock, 1968; Fromkin, 1970). 이때 가격은 희소가치

와 관계가 있으며(Lynn, 1989) 희소가치는 상품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 제품의 희소가치는 독특성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커지며 희소성의 욕구가 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상징성을 가진 제

품일 경우 더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희소성은 상징

적 제품의 기능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Lynn, 1991). 

김장현과 이유림(2021)은 젊은 세대들의 패션 명품 

소비 이유를 명품의 희소성과 재판매를 꼽았다. 

위와 같이 중고 거래를 통해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

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와 명품 특성 중 개인의 가치

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독특하고 상징적인 제품을 구

매하고자 하는 희소성 동기가 부각 되고 있다. 희소

성은 개인의 구매동기에 따라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개인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희소성 있

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미와 재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

는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중고 명품거래에

는 경제성과 희소성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중고명품 소비를 통해 실

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중고거래가치로 정의한다. 그

리고 중고명품 재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

고자 하는 가치를 경제성으로 정의하며 이미 한번은 

사용한 제품이지만 여전히 명품의 독특성과 희소성

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희소성으로 정의하고 중고 명품 소비에서 추구

하는 핵심 가치로 보고자 한다. 

2. 사회적 불안감과 중고거래가치추구 

COVID-19로 인해 촉발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크고 작은 불안감을 유

발하였다. 급격한 환경변화와 경제 불황 그리고 예

상치 못한 질병이나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는 그 속

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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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으

며(박수애, 송관재, 2005)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사회적 상황과 관련 있다. 

사회적 불안감은 사회적 상황이나 수행 상황에서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불안감으로 직접적

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

한 반응이다(박수애, 송관재, 2005; 오지희, 2015; 

Morrison & Heimberg, 2013). 사회적 불안감은 사람

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홍영호 외, 2006) 사스(SARS)

와 같은 전염병이나 9.11, 뉴질랜드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위험 회피 소비 행동

이나 습관을 재정립하거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rtin & Uncles, 2011). 즉, 외부 환

경이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상황이 개인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면(오지희, 2015) 현재

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 정혜경과 

여정성(1999)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생활이 불안

정해지면 저렴한 제품을 찾거나 중고 제품을 사용하

는 등 경제적 불안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

게 되며 가계 경제 불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감이 

높으면 제품 선택이나 투자에 있어서 안전을 지향하

게 되며 최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노출을 피하려고 한다(이충원, 김효창,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서는 소비 행동과

도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위험이나 불안감을 느끼

게 되면 자기만족이나 가치관을 소비에 표현하는 보

상적 소비를 하게 된다. 특히 외로움, 불안감, 우울

함,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명품 소비, 충동 소

비와 관련이 깊으며(장옌위, 2022) 대인관계나 미래

에 대한 불안감은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나 지

위 욕구에 영향을 주어 제품을 통해 자아를 나타내

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사치 행동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임순, 2022a). 게다가 사

회적 단절이나 불안, 공포 같은 심리적 위험도 쾌락

적 소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신임순, 2022b) 불안감

이 높을수록 쾌락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높

아지며 자기 보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성희, 

2014). COVID-19로 인한 고립감도 명품 구매 의도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hapa et al., 2022). 불안

감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 정서는 자기 위로나 자

기 보상과 같은 소비 행동을 유발하며 심리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불안감은 개인의 능

력에 대한 노출을 피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고명품 구매 시 현재나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취

하려는 경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불안감

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심리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 희소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 1. 사회적 불안감은 중고거래가치추구 경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불안감은 중고거래가치추구 희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체면 민감성과 중고거래가치추구 

체면(體面)은 남을 대하는 관계에서 떳떳한 도리

나 얼굴로 지켜야 하는 위신이나 모양새를 의미하며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 민감성은 타인의 시선

을 의식하며 불안감을 느끼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뜻한다(최윤우, 한상필, 2021). 

선행연구에서 체면 민감성은 명품 소비, 과시 소

비, 충동 소비, 물질 소비와 관련이 깊다. 체면 민감

성이 높으면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회피하고자 과

시적 소비를 하며 사회적 격식과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타인을 의식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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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Huang Mengxi, 2020; 박은희, 2013; 진대건, 유소

이, 2018; 최윤우, 한상필, 2021). 체면을 잃는 것을 

피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제품이나 높은 가격

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거나(진대건, 유소

이, 2018)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경우나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체면 민감성은 모방 소비나 대안 행위

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정명선, 김혜진, 

2009). 남성도 자기표현과 사회적 체면이나 위신을 

위해 명품 소비를 전략적으로 한다(류웅재, 박정은, 

2016).

Hann(2011)의 연구에서는 영국 소비자와 한국 소

비자의 체면과 명품 소비와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소비자는 영국 소비자보다 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체면 소비를 하며 도덕적 체면이 아닌 능

력적 체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소

비자는 경제적 지위가 소유하고 있는 명품 개수와 

관련이 있으나 한국 소비자는 경제적 지위하고 상관

없이 사회적 체면을 위해 명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광진 외(2021)는 지위나 품격 같

은 위신은 중고명품 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

이 아니며 김경민(2017)은 소비자가 중고명품을 구

매하는 이유는 사회적 체면이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닌 명품이 많은 것을 좋아하고 소

비하는 것을 즐기고 행복을 느끼기 위한 것으로 주

장하였다.

체면 민감성이 높은 소비자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

하며 외형을 중시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를 하므

로 자신의 가치와 개성을 표현하는 희소성 있는 제

품보다 남들이 알아봐 주고 잘 알려진 제품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체면 민감성이 높으면 경

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사회적 체면을 위해 중고 명

품 소비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체면을 떨어뜨리는 행

위라고 볼 때 중고 명품 소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 3. 체면 민감성은 중고거래가치추구 경제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체면 민감성은 중고거래가치추구 희소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친환경 소비와 중고거래가치추구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친환

경 소비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Kumar et al., 2015). 과거에는 지속가능성을 기업 

차원에서 인식했다면 COVID-19 이후에는 사회와 

환경측면의 실천적인 가치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는 

추세이다(김하빈, 이하경, 2022). 따라서 중고 거래

를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의 지속 가능한 소비로 

환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김담율, 김

종흠, 2022a). 이런 의미에서 중고 거래는 환경에 관

심이 높거나 환경오염을 염려하여 제품구매에 죄책

감과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Oreg & Gerro, 2006). 

Paul et al.(2016)은 환경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는 

친환경제품 구매에 긍정적이며 박성희와 오경화

(2014)는 환경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는 친환경 태도

를 보인다고 하였다. 보통 친환경제품은 제품의 내

구성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명품의 경우 고품질

의 제품으로 내구성이 좋아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볼 수 있다(Sun et al., 2021). 
Trudel(2019)은 지속 가능한 행동을 현재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얻는 동시에 환경에 이익을 주거나 영향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

게 소비하는지에 따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았다. 대한상공회의소(2022)의 보도자

료에 따르면 MZ세대는 환경에 대한 책임과 행동하는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세대로 기업의 ESG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아와 김은철(2021)의 연구에서

는 청소년들은 중고 거래를 저렴한 가격의 품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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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이자 친환경적 행

동이며 중고 제품을 희소가치가 있고 정감이 가며 매

력적인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친

환경 소비와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아닐 수 있다. 

Tan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에

서 사회적 효익 가치(societal benefit value)와 같은 

맥락의 가치는 친환경 소비 가치(green consumption 

value)에 영향을 주어 지속 가능한 재판매 행동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실리를 추

구하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와 실용적 가치

(practical value)는 친환경 소비 가치(green consumption 

valu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타적 가치

가 동반되어야 재판매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가

치와 실용적인 가치는 이기적 가치와 관계가 있으며 

친환경 가치는 이타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동시에 제품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환경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친환

경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는 고품질의 내구성 좋은 

중고명품을 친환경 소비로 인식하고 개인의 가치를 

표현하는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을 추구할 것

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

위는 환경에 관심 있는 친환경 소비와는 부정적인 

관계일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데 소극적일 것이다.

가설 5. 친환경 소비는 중고거래가치추구 경제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친환경 소비는 중고거래가치추구 희소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소비유형과 중고거래가치추구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을 표현하는 상징적 방법이다. 점차 명품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지며 신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중고명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

함에 따라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Holt(1995)

는 소비(consumption)를 사람들이 소비 대상을 다양

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행동 방식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비는 소비 의도에 따라 물질 소비와 경험 소비로 

나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유와 경험을 

개인의 해석 수준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가치와 행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Schmitt et al.(2015)은 경험은 제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소비자 경험에는 물질적, 경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할 때 또 그것을 기억하고 판단할 때 행복과 관

련된 심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Carter 

and Gilovich(2010)는 특정 구매에 있어 소유인지 경

험인지는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양윤과 조가람(2010)도 자기 해

석 수준에 따라 물질 소비도 경험 소비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개인의 특성과 소비유형 그리고 상

황에 따른 맥락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물질에 중심

을 두고 있더라도 쾌락적 속성에 속한다면 경험적인 

측면이 가능하다. 

중고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경험

에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유현정(2006)

은 소비자가 거래 초기에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목적으로 참여하나 차츰 구매자가 판매자가 되며 타

인과 소통하며 얻는 즐거움과 경험을 즐기는 단계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목적에 맞게 중고 거래를 하

게 되는 과정으로 초보자, 중독자, 숙련자의 단계로 

중고 거래자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

는 소비자가 중고 거래에 참여하는 과정과 거래 후 

얻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느

냐에 따라 물질 소비와 경험 소비뿐만 아니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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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판매자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Holbrook and Hirschman(1982)은 경험적 소비

(experiential consumption)를 경험 자체에 목적을 두

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감정이나 감각이 효

용이 되는 소비이며 정윤희와 이종호(2009)는 경험

의 즐거움이나 쾌락적 소비가 강조되는 과정으로 보

았다. 소비자가 중고 거래 시 중고 명품 소비를 어떻

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물질 소비나 경험 소비로 인

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명품을 거래하는 과정

이나 제품을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운 경험을 추

구하더라도 미래에 재판매를 고려하거나 기대한다

면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을 추구할 것이다. 그

리고 중고 명품거래를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어 

심리적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험 소비성향의 소

비자는 개인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희소성을 추

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 7. 경험 소비성향은 중고거래가치추구 경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경험 소비성향은 중고거래가치추구 희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elk(1984)는 물질을 소유하고 타인과 물질을 공

유하지 않으며 더 많은 재화를 취득하여 삶의 만족

을 추구하는 것으로 타인보다 더 많은 재화를 가지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물질주의이며 Richins(2004)

는 삶의 주요 목표나 원하는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재화의 소유와 획득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삶

의 만족과 성공 그리고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물질

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재화의 소유와 획득을 

통해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물질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명품구매 

횟수가 많아지며(김경민, 2017), 가격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물질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김

담율, 김종흠, 2020b) 물질주의는 지각된 가치를 통

해 지속 가능한 명품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lukdar & Yu, 2020). 

신상품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새롭고 매

력적인 상품의 발견은 소비로 이어지며 미래에 구매

자가 판매자가 되어 중고 거래에 나서게 되는 이유

가 될 수 있다. Thaler(1985)는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

할 때 현재의 구매 가격과 이전의 경험을 통해 만들

어진 준거가격을 비교하게 되는데 구매 가격이 저렴

해서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서 거래효용

(transaction utility)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는 저렴한 제품

이 있을 때 구매하지 않으면 이를 손실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물질 소비성향을 가진 소비자는 개인

을 표현하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얻어지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미래에 더 새로운 제품

을 구매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가설 9. 물질 소비성향은 중고거래가치추구 경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물질 소비성향은 중고거래가치추구 희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

고 난 이후 긍정적 경험을 통해 다시 이용하고자 하

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 의도(intention)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사를 나타내는 생각이나 태도

가 미래에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박나랑, 손상희, 2013). 신제품과 다름없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을 합리적 소비(박고은, 천혜

정, 2020)로 인식하며 가격과 제품에 대한 만족은 지

속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중고명

품 판매 동기 중 하나가 현금이 필요한 경우로(이지

용, 황진숙, 2012) 재판매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구매 

행동과 판매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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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o, 2010). 

가설 11. 중고거래가치추구 경제성은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비, 경험 소비성향, 물
질 소비성향이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희소한 제품은 희소하지 않은 제품에 비해 제품 태

도나 구매 의도가 더 긍정적이며 더욱 큰 가치를 느

끼고 제품을 성취하고픈 욕구를 상승시킨다(황윤용 

외, 2006). 제품의 희소성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 감정

을 일으키고 제품의 구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중고명품 구매 의도를 높이며 지속적인 소비를 가능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설 12. 중고거래가치추구 희소성은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비, 경험 소비성향, 물
질 소비성향이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고명품 시장에서 소비자가 추구

하는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과 희소성이 사회

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비, 경험 소비성향

과 물질 소비성향을 매개하여 중고명품소비지속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설 검

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변수 간의 관

계를 모형화 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본 연구의 변수인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

환경 소비, 경험 소비성향, 물질 소비성향, 중고거래

가치추구,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문항은 아래와 같다. 변수는 선행 연구의 단일

척도 외에 탐색적 목적을 가지고 변수 문항을 구성

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사회적 불안감은 경제적 상황, 전쟁이나 질병과 같

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구성원이 전반

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준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

는 불안감으로 정의하였다. 오지희(2015)의 주변 사

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총 9

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체면 민감

성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이미지나 능력을 

돋보이기 위해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박은희(2013), 서용한 외(2011)의 타

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평가에 민감한지를 묻는 총 7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친환경 소비

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환경에 관한 관심으로 

정의하였다. 정미실(2017), Kumar et al.(2015), Paul 

et al.(2016)의 환경 보호를 위한 제품구매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과 환경 보호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묻는 총 8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경

험 소비성향은 중고명품 소비 상황에서 얻어지는 경

험을 즐기고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정윤희

와 이종호(2009)의 거래에 몰입하며 거래를 통해 일

상에서 탈피하는 느낌이나 거래 경험이 라이프스타

일(lifestyle)을 표현하는지를 묻는 문항과 거래에서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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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지는 경험이 중요한지를 묻는 문항을 연구자가 

추가하여 총 7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물질 소비성향은 중고명품 소비 상황에서 얻어

지는 재화의 획득을 통해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Richins(2004)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며 럭셔리(luxury)한 제품을 좋아하는지

를 묻는 총 6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중고거래가치추구는 중고 

명품 소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로 정의하였

다. 중고명품 재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

고자 하는 가치를 중고거래가치의 경제성으로 정의

하였다. Ertz et al.(2016, 2018), Tan et al.(2022)의 재

판매를 통해 추가 수입을 고려하며 특정 중고명품의 

구매를 통해 재판매 가치를 고려하는지를 묻는 총 6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은 이미 한

번은 사용한 제품이지만 여전히 명품의 독특성과 희

소성을 통해 개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로 정의하

였다.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 오래되고 독특한 제품

을 구매하고자 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Guiot and 

Roux(2010), Padmavathy et al.(2019)의 19문항을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중고명품소비지속의

도는 중고 명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 

의도로 정의하였다. 중고명품 추천과 쇼핑 지속을 

묻는 문항으로 박나랑과 손상희(2013), Bian et 

al.(2012), Padmavathy et al.(2019)의 3문항을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탐색적 목적으로 구성한 

항목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거되었으며 본 연

구의 연구모형 변수의 측정 항목은 확인적요인분석 

결과에 제시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온라인 리서치 엠브레인을 통해 오프

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거래를 하고 있으며 

1회 이상 중고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세에서 

6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20일에서 25

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령과 성별

의 비율을 최대한 균등하게 할당표집을 하였다. 표

본은 총 324명으로 결측값과 이상치, 정규분포에 이

상 없음을 확인하고 총 324명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 통계량,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SPS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경로분석 그리고 매개효과 검

증은 AMO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보면 총 324명 중 남성이 161명

(49.7%) 여성이 163명(50.3%)으로 나타났다. 연령

은 40세에서 49세가 67명(20.7%), 직업은 회사원이 

154명(47.5%),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01명(62%)으

로 나타났다. 개방형 질문인 중고명품 구매 횟수는 1

회에서 3회가 178명(54.9%)이며 4회에서 10회가 

105명(32.4%)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특성 분석 결과

는 <표 1>과 같다. 

Ⅳ. 연구 결과 

1.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

비, 경험 소비성향, 물질 소비성향과 중고거래가치

추구의 경제성과 희소성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 중

고명품소비지속의도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측정 항목 간의 내적일

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를 이용한 내적일관

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은 총 8개의 요인으로 1

요인(Cronbach’s α 0.922), 2요인(Cronbach’s α 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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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인(Cronbach’s α 0.881), 4요인(Cronbach’s α 0.860), 

5요인(Cronbach’s α 0.827), 6요인(Cronbach’s α 0.882), 

7요인(Cronbach’s α 0.899), 8요인(Cronbach’s α 0.790)

으로 0.7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다음으로 변수들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초기 모형 적합도는 χ² (df= 

1,196)=2,397.865(p<.001), RMR=0.058, GFI=0.77, AGFI= 

0.0745, IFI=0.872, TLI=0.863, CFI=0.871, RMSEA= 

0.056으로 나타나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0.5 미만, 설명력(squared multiple corre-

lations)이 0.4 이하인 변수를 제거하였다. 최종 모형 

적합도는 χ²(df=467)=804.57(p<.001), RMR=0.048, 

GFI=0.866, AGFI=0.839, IFI=0.945, TLI=0.937, 

CFI=0.944, RMSEA=0.047로 TLI와 CFI가 0.90 이

상을 RMSEA는 0.05 이하로 측정 모형이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표 2>와 같이 변수들의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가 기준치인 0.7 이상, 평균분산추출 

AVE(averaged variance extracted)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 타당성은 변수들의 상관행렬과 AVE 제

곱근을 확인하였다. <표 3>은 변수들의 상관행렬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잠재 변수 위에 있는 AVE 제

곱근의 값이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값을 상회 하

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2.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 적합도는 χ²(df=473)= 

857.222(p<.001), RMR=0.059, GFI=0.858, AGFI= 

0.832, IFI=0.937, TLI=0.929, CFI=0.937, RMSEA= 

0.05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감과 중고거래가

치추구의 경제성은 경로계수 0.058(t=0.648, p<.517)

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사회적 불안감과 중

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 경로계수가 0.352(t=4.124,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61(49.7%)

직업

학생 22(6.8%)

여자 163(50.3%) 회사원 154(47.5%)

연령

20~29세 63(19.4%) 공무원 13(4%)

30~39세 65(20.1%) 전문직 33(10.2%)

40~49세 67(20.7%) 자영업 30(9.3%)

50~59세 66(20.4%) 주부 41(12.7%)

60~69세 63(19.4%) 기타 31(9.6%)

학력

고등학교�졸업 56(17.3%)

급여

월�2백만�원�미만 64(19.8%)

전문대�졸업 33(10.2%) 월�2백만�원�이상~월�3백만�원�이하 92(28.4%)

대학교�졸업 201(62%) 월�3백만�원�이상~월�4백만�원�이하 54(16.7%)

대학원�졸업 34(10.5%) 월�4백만�원�이상~월�5백만�원�이하 48(14.8%)

구매횟수

1~3회 178(54.9%) 월�5백만�원�이상~월�6백만�원�이하 28(8.6%)

4~10회 105(32.4%) 월�6백만�원�이상~월�7백만�원�이하 17(5.2%)

11회�이상 41(12.7%) 월�7백만원�이상 21(6.5%)

324(100%) 324(100%)

<표�1> 표본의�특성�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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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변수
Estimate 

B
Estimate 
β

S.E C.R
(t-value) AVE C.R

사회적

불안감

주변�사람들이�나를�무시할�것�같아서�

불안하다. 1 0.763

0.569 0.914

나는�주변�사람들의�기대에�부응하지�못할까�

봐�불안하다. 1.008 0.797 0.067 15.044***

내가�사회적으로�낙오자가�될�것�같아�

불안하다. 0.988 0.782 0.067 14.727***

나는�대인관계에서�잘�섞이지�못할까봐�

불안하다. 0.984 0.776 0.067 14.578***

나는�다른�사람들이�알고�있는�정보를�나만�

모르게�될까�봐�두렵다. 0.98 0.772 0.068 14.491***

내가�열심히�일해도�내�능력이�인정받지�

못할까�봐�불안하다. 0.95 0.774 0.065 14.547***

주변�사람들이�내�능력을�인정하지�않는�것�

같아�스트레스�받는다. 0.936 0.751 0.067 14.042***

나는�빠르게�변하는�시대에�적응하지�못하고�

뒤쳐질까�걱정된다. 0.929 0.755 0.066 14.127***

체면

민감성

나는�타인의�시선을�의식하는�편이다. 1 0.735

0.598 0.855

내�모습이�타인에게�어떻게�보일까�걱정된다. 1.304 0.846 0.09 14.506***

나는�남이�나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에��

민감한�편이다. 1.158 0.816 0.082 14.055***

나는�친구에게�어떤�부탁을�할�때�거절당할까�

봐�걱정된다. 1.052 0.666 0.092 11.454***

친환경

소비

나는�환경보호에�도움을�주기�위해�기꺼이�

소비를�줄일�것이다. 1 0.744

0.660 0.886

환경보호를�지원하는�일은�나를�의미�있게�

만든다. 1.166 0.804 0.088 13.315***

나는�환경에�해를�적게�주는�제품을�구매할�때�

마음이�좋다. 1.123 0.763 0.088 12.742***

나는�자연환경을�보호하기�위해서�사회적�

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1.016 0.755 0.081 12.62***

경험�소비

성향

나는�거래하는�동안�몰입해서�시간�가는�줄�

모른다. 1 0.805

0.674 0.861거래�경험은�나의�라이프스타일을�나타내준다. 1.124 0.858 0.069 16.184***

나는�거래�경험을�하는�동안�일상에서�

벗어나는�느낌을�받는다. 0.995 0.833 0.063 15.826***

물질�소비

성향

내가�더�많은�것을�살�수�있다면�더�행복할�것�

같다. 1 0.74

0.531 0.772나는�값�비싼�물건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

부럽다. 1.129 0.727 0.097 11.586***

나는�럭셔리한�물건을�좋아한다. 1.077 0.786 0.088 12.227***

<표�2> 확인적�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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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체

면 민감성과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 경로계수

는 –0.147(t=–1.373, p<.17)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체면 민감성과 중고거래가치추구

의 희소성 경로계수는 –0.452(t=–4.307, p<.001)로 

체면 민감성이 희소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친환

경 소비는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 경로계수가 

0.064(t=1.08, p<.28)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5는 기각

되었다. 그러나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 경로계

수는 0.135(t=2.457, p<.05)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6은 지지되었다. 

경험 소비성향과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 경

로계수는 0.261(t=3.784, p<.001), 희소성 경로계수

도 0.304(t=4.737,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7

과 가설 8은 지지되었다. 물질 소비성향과 중고거래

가치추구의 경제성은 경로계수가 0.359(t=3.944, 

p<.001), 희소성 경로계수는 0.5(t=5.584,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9와 가설 10도 지지되었다. 중고

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의 경로계수는 0.428(t=6.654, 

p<.001), 희소성의 경로계수도 0.382(t=5.993,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음은 가설 11과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 

변수인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과 희소성이 소

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매개효

과 검증을 하였다. AMOS 통계 프로그램의 매개 분

석은 총 매개 효과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치추구의 경제성과 희소성의 매개 변수 가설 검증은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부트스트

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5,000회)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 추정치, SE, 부트스트랩 95% 

변수 측정변수
Estimate 

B
Estimate 
β

S.E C.R
(t-value) AVE C.R

중고거래�

가치추구�

경제성

나는�다른�사람에게�리셀하기�쉬운�특정�

중고명품�브랜드를�구매한다. 1 0.85

0.639 0.875

나는�중고명품을�구매할�때�제품의�리셀(resell) 
가치를�고려한다. 0.985 0.874 0.051 19.284***

나는�중고명품을�구매할�때�다른�사람에게�

쉽게�리셀�할�수�있는지를�고려한다. 0.922 0.847 0.05 18.481***

나는�중고명품�거래를�통해�추가�수입이�

제공될�수�있다고�생각한다. 0.755 0.666 0.057 13.145***

중고거래

가치추구�

희소성

사람들에게�내가�다르다는�것을�알리기�위해�

특이한�중고명품을�살�수�있다. 1 0.804

0.649 0.880

더�독특한�개인의�이미지를�만들기�위해�더�

독특한�중고명품을�구입한다. 1.101 0.886 0.061 17.984***

내가�좋아하는�중고명품을�사는�중요한�목표는�

나의�독특함을�전달하는�것이다. 1.043 0.847 0.061 17.068***

나는�새것보다�오래된�것에�더�끌려서�

중고명품을�산다. 0.875 0.701 0.065 13.397***

소비지속

의도

중고명품을�추천할�의도가�있다. 1 0.733
0.602 0.820제품구매�시�중고명품을�우선�고려하겠다. 1.122 0.753 0.095 11.771***

앞으로도�중고명품�쇼핑을�계속할�것이다. 0.98 0.759 0.083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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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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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값을 분석하였다. 

<표 5>는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과 경제성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

성, 친환경 소비, 경험 소비성향, 물질 소비성향과 중

고명품소비지속의도와의 관계에서 중고거래가치추

구의 경제성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았

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경험 소비성향과 물질 소비

성향은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중고

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에서 경험 소비성향은 .022~.172의 상한값과 하한값

을 물질 소비성향은 .041~.326의 상한값과 하한값으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비

경험

소비성향

물질

소비성향
경제성 희소성

소비

지속의도

사회적�불안감 0.754
체면�민감성� 0.711*** 0.774
친환경�소비 0.076 0.082 0.812
경험�소비성향� 0.348*** 0.3*** 0.151* 0.821
물질�소비성향 0.446*** 0.603*** –0.002 0.409*** 0.729
경제성 0.197*** 0.216** 0.074 0.379*** 0.359*** 0.799
희소성 0.366*** 0.209** 0.154* 0.504*** 0.48*** 0.514*** 0.806

소비지속의도� 0.298*** 0.235** 0.338*** 0.345*** 0.317*** 0.596*** 0.572*** 0.776
평균(Mean) 3.09 3.36 3.81 2.93 3.25 2.82 2.67 3.28
표준편차(SD) 0.85 0.82 0.71 0.93 0.90 0.90 0.88 0.77
왜도(Skewness) –.202 –.213 –.662 –.131 –.298 –.048 .228 –.268
첨도(Kurtosis) –.541 –.328 .755 –.411 –.093 –.363 –.490 .145
대각선은�AVE 제곱근�*p<.05, **p<.01, ***p<.001(양측).

<표�3> 변수들의�상관행렬�결과�

경로 Estimate B Estimate β S.E C.R
사회적�불안감→�경제성 0.064 0.058 0.099 0.648
체면�민감성�→경제성 –0.204 –0.147 0.149 –1.373
친환경�소비→경제성 0.097 0.064 0.09 1.08
경험�소비성향�→경제성 0.289 0.261 0.076 3.784***

물질�소비성향→�경제성 0.452 0.359 0.115 3.944***

사회적�불안감�→희소성 0.347 0.352 0.084 4.124***

체면�민감성→희소성 –0.56 –0.452 0.13 –4.307***

친환경�소비→희소성 0.182 0.135 0.074 2.457*

경험�소비성향→희소성 0.299 0.304 0.063 4.737***

물질�소비성향→희소성 0.56 0.5 0.1 5.584***

희소성�→소비지속의도 0.302 0.382 0.05 5.993***

경제성�→소비지속의도� 0.301 0.428 0.045 6.654***

Model fit; χ²(df=473)=857.222(p<.001), RMR=0.059, GFI=0.858, AGFI=0.832, IFI=0.937, TLI=0.929, CFI=0.937, RMSEA=0.050.
*p<.05, **p<.01, ***p<.001.

<표�4> 구조모형�경로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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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

환경 소비, 경험 소비성향, 물질 소비성향과 중고명

품소비지속의도와의 관계에서 중고거래가치의 희

소성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

은 경험 소비성향과 물질 소비성향을 매개하여 소비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불안감

과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비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중고거래가치추

구의 희소성은 사회적 불안감, 친환경 소비, 경험 소

비성향, 물질 소비성향을 매개하여 소비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체면 민감성은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기각된 가설 1, 가설 3, 가설 5, 가설 11의 원인을 살

펴보고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소득, 학력, 성

별과 구매 횟수에 따른 평균 차이를 t-test와 일원분

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과 친환경 소

비(t=–3.735, p=.000)는 평균 차이가 있었다. 연령

은 경험 소비(F=2.400, p=0.5)와 물질 소비(F=4.142, 

p=.003)에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경험 소비

(F=3.340, p=.003), 경제성(F=2.290, p=.035), 희소성

(F=2.577, p=.019)에 차이가 있었다. 직업은 경제성

(F=2.453, p=0.025)에 구매 횟수는 친환경 소비

(F=1.799, p=.020), 경제성(F=1.984, p=.008), 희소성

(F=2.407, p=.001) 그리고 소비지속의도(F=3.531, 

p=.000)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α=.05).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고 명품시

장에서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어떠한 변수들이 지속적인 중고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

는 원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

제성과 희소성의 매개 효과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비, 경

험 소비성향, 물질 소비성향과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과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불안감, 

경로� Estimate  B S.E 95% 신뢰구간(Low / Upper)

사회적�불안감→경제성→소비지속의도 0.019 0.044 –0.051 0.119

체면�민감성�→경제성→소비지속의도 –0.061 0.085 –0.27 0.055

친환경�소비→경제성→소비지속의도 0.029 0.04 –0.033 0.128

경험�소비성향→경제성→소비지속의도� 0.087 0.038 0.022 0.172

물질�소비성향→경제성→소비지속의도 0.136 0.075 0.041 0.326

사회적�불안감→희소성→소비지속의도 0.105 0.042 0.042 0.202

체면�민감성→�희소성→소비지속의도 –0.169 0.08 –0.369 –0.061

친환경�소비→희소성→소비지속의도 0.055 0.032 0.001 0.125

경험�소비성향→희소성→소비지속의도� 0.09 0.032 0.036 0.163

물질�소비성향→희소성→소비지속의도 0.169 0.071 0.073 0.346

Model fit; χ²(df=473)=857.222(p<.001), RMR=0.059, GFI=0.858, AGFI=0.832, IFI=0.937, TLI=0.929, CFI=0.937, RMSEA=0.050. 

<표�5> 매개�효과�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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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비는 경제성과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감

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구성원이 전반

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준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불안감이다. COVID-19가 촉발한 불안이 개인

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중고 거래에서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완중(2022)은 팬데믹(pandemic)

으로 인한 소비위축의 주요인은 비경제적 요인인 사

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이동의 감소이며 정부의 재

난지원금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제영(2023)의 연구에서도 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생

활에 필요한 기본재 소비 이외에도 심리적 보상을 

위한 충동 소비와 쾌락적 소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불안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체면 의식(face consciousness)은 

물질주의와 위험 회피를 높이며(Wan et al., 2009) 다

양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선호와 가

격 대비 품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가격 의

식과 가격 대비 품질 지각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Bao et al., 2003). 체면 민감성이 경제성과 영향 관

계가 없다는 것은 체면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명품

이지만 이미 누군가가 사용했던 중고 제품이라는 인

식이 가격을 위험 요인으로 지각한다면 이를 회피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Tan et al.(2022)은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가치

(consumer’s green consumption value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재판매 행동에 대한 참여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친환경 소

비와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과는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n et al.(2022)의 연구가 소비자

의 친환경 소비 가치를 매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재

판매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는 친환

경 소비가 중고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성을 매개로 중고명품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지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경

험 소비성향과 물질 소비성향은 중고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성과 긍정적인 영향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구매와 판매가 자유로

운 중고 거래의 특성과 함께 경험 소비와 물질 소비

의 양면적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불안감, 체면 민감성(–), 친환경 소

비, 경험 소비성향, 물질 소비성향에서 중고거래가

치추구의 희소성과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불안감이

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 정서는 자기만족이나 자기 

보상을 위해 투자하고 소비하는 보상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사회적 불안감과 희소성과 영향 관계가 나

타남으로써 중고명품 소비자도 자신의 가치를 표현

하며 자기만족을 위한 보상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체면 민감성은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과 

부(–)의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중고명품 소비자는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위신이나 품격(prestige)

은 고려하는 제품 속성이 아닐 수 있다는 나광진 외

(2021)의 연구를 지지한다. 체면 민감성이 높은 소비

자는 자신을 표현하는 희소성 있는 제품보다는 남들

이 알아봐 주는 대중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chultz(2000)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친환경적 행동이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

과 친환경 소비가 영향 관계가 나타난 것은 중고명

품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면서도 개인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험 소비성향

과 물질 소비성향 모두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

과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중고거래가치추구의 경제성과 희소성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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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효과를 알아본 결과 희소성이 소비지속의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명품 소비자는 중

고 명품구매와 소비 지속에는 개인의 가치를 표현하

는 희소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가

치와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

에 비해 제품에 대한 성취 욕구를 높이며 전반적인 

제품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현경, 김

형준, 2019; 황윤용 외, 2008). 

2.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아직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중고명품 소

비를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고명품 거래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접

근하여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를 알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이 소비자가 추

구하는 중요한 가치로 나타남으로써 중고명품이 이

미 누군가가 사용했던 제품이지만 여전히 독특성과 

희소성을 통해 개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Sheth et al.(1991)의 소비 

가치 중 진귀적 가치는 희소성과 독특성을 나타내는 

가치로서 명품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이다. 중고명

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희소성을 통해 자신

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희소

성은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

수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친환경 소비가 중고거래가치추구의 희소성

을 통해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와 영향 관계가 있다

는 점은 중고 거래를 친환경 소비로 인식한다는 점

에서 기존 연구를 재확인하며 희소성을 주요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셋째, 물질 소비성향과 경험 소비성향 모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성과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인 희소성과 영향이 있다는 점은 중고 거래에서 

제품의 재판매와 제품의 희소가치가 밀접하게 관련

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소비자가 중고 거래에서 

물질 소비와 경험 소비 형태의 양면적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사회정서적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길다고 생각하면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짧다고 생각하

면 현재의 정서적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경험

적 구매는 현재에 정서적 만족을 경험하는 것과 관

련이 있으며 물질적 구매는 소유와 교환 그리고 미래

에 대한 목표와 관련이 있다(윤태웅, 이병관, 2020). 

경험 소비성향의 소비자는 중고명품 쇼핑 과정에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재미있는 경험을 추구하며 만족

을 느끼며 물질 소비성향을 가진 소비자는 미래에 

재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새로운 제품

을 구매하고 되파는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고명품 소비자는 잠재적 구매자와 판매자의 

역할과 함께 물질 소비와 경험 소비의 양면적 소비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추

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으며 품격과 위신을 중요

시하는 명품 소비와 달리 중고명품 소비를 하는 개

인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둘째, 중고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

각하는 가치가 희소성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속적인 

중고명품 소비를 위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

인 플랫폼과 오프라인매장에 희소성 있는 제품 구색

이 잘 갖춰져야 한다. 희귀하고 진귀한 상품은 긍정

적 소비 태도로 이어지며(추태귀, 박현희, 2013) 시

대를 초월한 클래식(classic)한 레트로(retro)나 빈티지

(vintage) 같은 제품들은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있어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다(Sihvonen & Turunen, 2016). 

셋째, 최근 소비자는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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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 친환경 소비 행동은 윤리적 

소비와 관련이 있다. 중고명품은 지속 가능한 소비

와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고명품

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의 만

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지원 프로모션을 제안한

다. COVID-19 전과 비교해서 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 인식은 

친환경 행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지

속 가능한 환경 친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처분하는 과정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정주원, 조소연, 202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중고명품 소비에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중고거래가치와 중고명품소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

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지

니고 있다. 

첫째, 기존 중고 거래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변수들을 다룸으로써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예

를 들면, 사회적 불안감이 중고 거래에서 적극적으

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나 행동으로 이어

지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예측하였으나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완중(2021)과 이제영(2023)의 연

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재난지원금의 영향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중고명품 거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

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소비자 경험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유통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고명

품의 구매 경험과 판매 경험을 가진 소비자가 한정

되어 있고 소비자 특성과 환경 변수를 다룬 선행 연

구가 많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중고 거래에 참여하는 구매

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거래 공간의 유형에 따라 

메시지 유형을 프레이밍하여 구매, 판매, 재판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해 본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중고명품 소비 행위의 주체인 판매자와 구매

자의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목적과 동기, 거

래 기간, 구매 횟수, 거래 품목이나 거래장소 등)을 

물질 소비와 경험 소비 측면에서 연구해 본다면 의

미 있을 것이다.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이 경험 구매

에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경제 수준이 

사회에서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제품의 물질 속성보다 경험속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지은, 장대익, 2018). 최근 

박주하와 전재훈(2023)의 연구에서는 중고 거래 온

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를 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거래가 주는 경험적 쾌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거래와 중고명품을 경험 

소비와 물질 소비 측면으로 다뤄진 연구는 극히 제

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 다뤄진다면 의미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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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ocial Anxiety, Facial Sensitivity, Eco-Friendly 

Consumption, Experiential and Material Consumption on the 

Intention to Consume Second-Hand Luxury Good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conomic Value and Scarcity Value

Eunhee Kim*, Sanghyun Lee**

ABSTRACT

*

Purpose: He second-hand luxury market has increasingly diversified and has been expanding in these days. As 

the second-hand luxury market is activated, consumers want to purchase meaningful and high value second-hand 

luxury goods.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important value when consumers think of the second-hand luxury 

market and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 the value in the second-hand luxury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otal 324 respondents were collected through the online survey 

targeting men and women aged 20–69 who had purchased second-hand luxury goods at least onc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As a result, consumers consider scarcity as an important value as well as economic value in continuing 

second-hand transactions. First, the study found that the propensity to consume experiences and the propensity to 

consume material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economic value. Second, scarcity value was influenced by 

social anxiety, face sensitivity (–), eco-friendly consumption, propensity to consume experiences, and 

propensity to consume materials. Third, the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carcity value between 

antecedent variables (social anxiety, face sensitivity, eco-friendly consumption, experienti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materi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consequences variable (the intention to continue 

consumption). The hypothesis testing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in <Table 6>. 

  * Doctor’s Progra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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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Result 
H 1 Social anxiety will positively influence on the economic value Rejected
H 2 Social anxiety will positively influence on scarcity value Supported
H 3 Facial sensitivity will negatively influence on the economic value Rejected
H 4 Facial sensitivity will negatively influence on scarcity value Supported
H 5 Eco-friendly consumption will negatively influence on the economic value Rejected
H 6 Eco-friendly consumption will positively influence on scarcity value Supported
H 7 Experiential consumption propensity will positively influence on the economic value Supported
H 8 Experiential consumption  propensity will positively influence on scarcity value Supported
H 9 Material consumption propensity will positively influence on the economic value Supported
H10 Material consumption propensity will positively influence on scarcity value Supported

H11
Economic value will be mediating between antecedent variables (social anxiety, face 
sensitivity, eco-friendly consumption, experienti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materi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consequences variable (the intention to continue consumption). 

Rejected

H12
Scarcity value will be mediating between antecedent variables (social anxiety, face sensitivity, 
eco-friendly consumption, experienti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materi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consequences variable (the intention to continue consumption). 

Supported

<Table 6> Hypothesis results

Conclusions: This study has shown that consumers of second-hand luxury goods purse the value of scarcity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In addition, eco-friendly consumption, materi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experiential consumption propensity are all related to the continued consumption of second-hand luxury goods. 

Therefore, assortment of rare second-hand luxury products and selection of second-hand luxury goods are 

necessary for continued consumption of second-hand luxury goods. 

Keywords: Social Anxiety, Facial Sensitivity, Eco-Friendly, Experiential Consumption, Material Consumption, Second-Hand 

Luxury Goods, Value Pursuit in Second-Hand Transactions, Intention to Consume Second-Hand Luxury 

Go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