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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o understand the flow and issue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social perception of senior fash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this study first identified important keywords and overall trends related to senior 
fashion. Second, the use of senior fashion through clusters was investigated, and third, the process of chang-
ing emotions towards senior fashion keywords was investigated. Using Textom, big data on senior fashion 
were collected for two periods: from January 1, 2014 to December 31, 2018 and from January 1, 2019 to 
December 31, 2023. To analyze the data, text mining techniques, CONCOR analysis, and emo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ext mining, we established that the 
core keywords of senior fashion from 2014 to 2018 were 'senior', 'fashion', 'model', 'fashion show', 'clothes', 
and 'culture', and those from 2019 to 2023 were 'model', 'senior', 'fashion show', 'class', and 'fashion'. Second, 
as a result of the CONCOR analysis, five clusters were derived from 2014 to 2018 and four from 2019 to 
2023; meanwhile, consumer perceptions and major issues formed by senior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social For reduced wordiness participation in senior fashion and the process of educating them 
were identified. Third, as a result of the emo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atio of positive emotions 
towards senior fashion for the two periods from 2014 to 2018 and 2019 to 2023 was generally high. 
Through the analyses, it can be seen that senior fashion is gradually spreading according to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changes in keywords, trends, and 
perceptions by using big data to revitalize the senior market, which has great potential among the major tar-
get markets of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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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50

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한국전쟁 직후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20

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 인구 비중은 10대 미만 7.5%, 20대 13.1%,

30대 13.1%, 40대 15.9%, 50대 16.6%, 60대 13.5%,

70대 이상 11.1%로 집계되어, 50대~60대가 주축

을 이루고 있으며, 202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Lee et al., 2020). 인

구가 곧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령 시장, 즉 시니

어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로 인해, 시니어 시장은 여러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상

당수의 시니어 계층은 라이프스타일, 패션 등 관

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

인 특성과 구매력을 갖춘 유망한 소비자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은퇴 이후 적당한 여가생활과 특별한 사회참여

를 하지 않았던 과거의 은퇴 세대들과 달리, 오늘

날의 노인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새

로운 세대의 의미로, 현대의 시니어는 자신이 원

하는 서비스와 상품에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제2의 삶과 유행에 민감하며 다양한 사회참여 활

동을 즐기는 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Kim, Kim, & Kang, 2022). 현대의 시니어는 고

령화로 상실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보완하여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여 외적 경쟁력을 갖춤으로

써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개성이

표현되는 패션스타일과 적합한 패션 제품을 찾고

구매하려는 특성이 있다(Ahn, 2022). 패션산업에

서는 시니어의 패션 경향과 소비 활동에 주목하

고, 이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니어

패션 브랜드 런칭, 시니어 패션디자인, 시니어 패

션모델 기용 등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삼성물산의 남성복 브랜드 ‘수트서플라

이’는 중장년 고객층을 노린 패션 제품을 출시하

였으며, ‘돌체 앤 가바나’, ‘베트멍’, ‘에트로’ 등의

해외 브랜드는 60세 이상의 시니어 패션모델을 기

용하는 마케팅을 바탕으로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Lee, 2023). 이는 현 패션산업에서 시니어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와 라이프스타일 등을 충족

하는 시니어 패션 서비스 또는 상품을 다른 브랜

드보다 먼저 개발하고, 시니어 패션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한 선도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패션산업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브랜

드나 디자이너 브랜드 등 많은 패션 브랜드의 경

우 기존의 올드한 이미지로 인해 변화된 현대의

시니어의 니즈를 반영한 패션 제품이나 서비스 등

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2018). 시니어 소비자의 다변화

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니어 패션

산업은 시니어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

록 시니어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고령화 사

회로 진입하는 국내 인구변화 환경에서 시니어를

위한 패션 시장은 성장 가능한 잠재 가치가 높은

시장이므로(Kim et al., 2022), 미래 고령사회에는

건강 상태와 생활 수준이 더욱 향상되어 시니어

패션에 대하여 현재와는 또 다른 욕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재 시니어 패션에 대한 인식을 파

악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패션산업

에서 시니어 패션 관련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 시

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사회에서 시니어의 사회활동 확대로 시니

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니어 패

션에 관련된 연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의 시

니어 패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된 측면에서 시니어 패션모델 대한 연

구(Lee et al., 2020; Seon, Jung, & Le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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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와 시니어 패션스타일 연구(Ro, 2020),

시니어 패션 인플루언서 연구(Seo, 2022), 액티브

시니어 패션과 체험 마케팅 연구(Lee, 2019), 액

티브 시니어 패션 플랫폼 연구(Lee, 2023) 등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니어

패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니어 패션에 나타나

는 현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시니어 패션이 가지

는 의미 및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패션에 대한 인

식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

다. 시니어 패션의 경우 고령화 현상과 고령 인구

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현상의 변

화에 따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구의 수와 구매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시니어 소비자가 큰

주목을 받기 때문에 여러 패션기업의 주목을 받는

소비자 집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현상으

로 시니어 패션산업에 있어서도 사회문화적 인식

의 변화에 접근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니어 패션에 대한 의

미와 마케팅의 관점에서 시니어 패션에 대한 표면

적 의미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하여 시니어 패션

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시니어 패션의 인식 변화에 대한 연

구를 위하여, 기존 아날로그 환경의 데이터에서

얻기 어려웠던 다수의 잠재적이며 다양한 생각과

인식을 파악하고, 새로운 의미와 통찰의 추출이

가능한 분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진행

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에서 자연어 처리와 형태소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와 연관된 발생 빈도와 확률을 분석하

여 의미 있는 특성을 추출하고, 담론을 정량화하

여 중요한 패턴과 어휘, 추세 등의 정보를 도출하

여 객관화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빅데

이터 분석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학술적으로도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

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

는 연구들은 주로 브랜드나 상품개발, 디자인 개

발을 위하여 소비자와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는 연

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패션과 디지털 실행을 주제로 한 연구(Jang,

2024), 패션 버추얼 휴먼(Kang, 2024), 신문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 중년 남성의 외모

관리를 분석한 연구(Lee & Ha, 2024) 등이 실시

되었다. 이렇듯 패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슈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키워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수행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산업과 소비자 특성에 자료를 실시

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적합하

고, 그로 인해 결과의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대중과 기업, 사회 간

상호작용이 주로 비정형 데이터와 텍스트를 바탕

으로 이루어지므로, 빅데이터의 수집 자료인 텍스

트 데이터가 분석대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Jang et al., 202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시니어 패

션 소비자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니어 패션과 소비자 특성 등을

망라하는 시니어 패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시니어 패션

산업은 라이프스타일과 경제력 등의 측면에서 과

거와는 다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과 소비자 집단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Lee, 2023), 은퇴 후 제 2의 삶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측면은 현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시니어 패션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니어 패션에 대한 속성

과 특성, 만족, 감정, 의도, 인식, 소비 등 현대 시

니어 패션의 특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시니어 소비자가 미래 패션산업의

주요 소비자가 될 것을 고려하여, 시니어 패션에

대해 형성되고 있는 의미와 특성, 주요 이슈 등

소비자 인식과 주요 의제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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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현대의

시니어 소비자와 니즈를 고려한 상품 또는 서비

스, 마케팅 등을 기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현대 시니어의 특성과 시니어 패션

시니어(Senior)는 노인, 실버세대, 시니어, 뉴

실버, 고령층 등 고령 인구를 지칭하는 연장자의

의미로, 시니어의 범위는 환경 영역과 사회적 기

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을

법적 고령자로 본다(Kim & Kim, 2021). Lee

(2023)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연령, 단계, 시장 유

형을 기준으로 예비 고령자, 준 고령자, 고령자,

초 고령자로 구분하였다.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 고령자는 자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로, 적극성과 미래지향적 진

보성을 갖추고 있어 액티브 시장에 속하며, 65~

74세의 준 고령자도 독립적이고 경제력을 보유하

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자립생활기 단계에 해당

되나, 예비 고령자와 고령자 사이에 있어 갭(Gap)

시장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75~89세의 고령자는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이 점차 쇠퇴하는 시기

에 해당되며, 90세 이상의 초 고령자는 건강 쇠퇴

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요양생활을 하는 장기요양

시장에 해당된다<Table 1>. 2000년 기준으로 인간

의 평균 수명은 67.4세였으나,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2019년 기준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73.1세로 보고되었고, 시니어

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2000년에는 55.3%로 집

계되었으나, 2023년 65.8%로 약 10%가 증가하는

등 시니어를 둘러싼 수명과 생애주기에 변화가 일

어나고 있다(Baek & Seo, 2018). 그리고 핵가족

화와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이 가족 형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현대의 시니어는 행복한 삶을 우선

시하고 가족과 개인의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

는 등 가치관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현대

적 가치관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의 시니어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에게 의존해

야 하는 특성이 있었으나, 현대에 들어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 시니어가 46.7%를 차지하는 등

높은 경제력을 보유한 현대의 시니어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PC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시니어

세대도 스마트폰 보유율이 90%로 보고된 만큼

(Rho & Chun, 2019), 시니어의 디지털 기기 보유

와 활용 사례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Table 2>.

세대 특성 관점에서 현대의 시니어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중심적 성향의 변화와 은퇴 후에도 남은 인생을

자아실현의 제 2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서 과거의 시니어와는 다른 시니어 세대로 여겨진

다(Kim & Kim, 2021). 특히 과거의 시니어는 노

Division Pre-older Young older Middle older Old older

Age
50~64
years old

65~74
years old

75~89
years old

Over 90
years old

Stage Self-sustaining life
Period of decline in

health
Life of care

Market type
Active
market

Gap
market

Long term care
market

(Lee, 2023, on based researchers re-arrange)

<Table 1> Senio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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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를 인생의 황혼기라 인식하고 검소한 소비관

을 바탕으로 절약하고 소박한 생활과 같은 시니어

세대와 교류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경향이 강하여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해

야 하는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Seo, Kim,

& Oh, 2023). 반면에, 현대의 시니어는 노년기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인식하며, 합리적인 소비

관을 바탕으로 노후를 자발적으로 대비하고자 자

산을 보유하고, 같은 시니어 세대 외에 다른 세대

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다변화된 취미와 여가를 즐

기려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Table 3>.

현대의 시니어는 우리나라 고령층 중에서도 합

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 계층으로 볼 수 있으

며,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여 외적 경쟁력을 갖추

고자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패션스타일을 지향하는 등 외적인 패션 이미지의

형성에 적극성을 표출하고 있다. 시니어 패션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약 2000년대부터 실버세대의

등장으로 실버 패션과 노인 의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패션디자인이나 패션 트렌드, 패션 라

이프스타일, 패션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연

구가 수행되었다(Baek & Seo, 2018; Bin &

Yum, 2023; Han & Ha, 2017; Jin, 2024; Kang,

2018; Ro, 2020).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특성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사회참여가

달라지고 있는 트렌드에 따라, 최근의 연구는 주

로 시니어 세대의 패션모델이나 인플루언서 등 제

Division Former senior Modern senior

Old-age consciousness Twilight of one's life Beginning of a new life

Consumer view Simple and frugal Reasonable

Possession of assets Inheritance Us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Retirement preparation Dependence on Voluntary

Hobby
Interactions with the same senior

generation
Active interaction with other generations

(Kim & Kim, 2021; Seo et al., 2023, on based researchers re-arrange)

<Table 3> Past and Senior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Division Contents

Average life
expectancy

67.4 years old in 2000 → 73.1 years old in 2019 → Life expectancy increases due to the
pursuit of physical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Economic
activity

55.3% in 2000 → 65.8% in 2023 → Pursuing active retirement life through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Value
Passive and Conservative Past Values → Future-oriented and active modern values →
Emphasize happy old life and family and personal values

Home ownership
Seniors account for 46.7% of homeowners nationwide → Emerging as the main force of the
consumer market due to its high economic power

Digital devices
90% smartphone ownership rate for people in their 60s → Increasing number of senior digital
devices and use cases

(Baek & Seo, 2018; Rho & Chun, 2019, on based researchers re-arrange)

<Table 2> A Change in Seniority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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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직업에 관한 주제,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에

대한 주제 위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An,

Chung, & Kim, 2014; Lee, 2023; Lee & Ha,

2024; Lee, 2019; Rho & Chun, 2019). 이 외에,

시니어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개발, 시니어 여성

의 패션스타일, 온라인에 나타난 시니어 패션, 패

션 브랜드 매장과 시니어 소비자 비교 등을 주제

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Kim &

Kim, 2021; Lee & Yu, 2021; Seo, 2022). Han

& Ha(2017)는 여성 시니어 소비자는 다양한 브

랜드를 아우르는 안목을 바탕으로 50대 때와 동일

한 패션스타일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Lee &

Yu(2021)는 시니어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도모

할 수 있는 패션 제품을 바탕으로 외모의 자신감

과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Ro(2020)는 사회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미

니멀하며 심플한 스타일 또는 엘레강스하거나 클

래식한 스타일 등 시니어의 패션스타일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시니어 세대 자체가 이전의 시니어

세대와 현대의 시니어 세대가 결을 달리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써, 과거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의 변화는 시니어의 다양한 패션스타일과 독특한

개성을 반영한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니어 패션 관련 선행연

구의 동향은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

드의 변화에 따라, 시니어의 특성과 시니어 패션

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면서, 학계에서도

시니어 패션의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

사한다.

종합적으로, 시니어는 실버와 노인, 뉴 실버 등

다양한 용어로도 지칭되고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시니어는 은퇴 후에

도 제 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특성이 강하며, 이

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시니어 패션도

다른 의미로 확대되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 및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패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광의의 개념을 반영하여 시니어, 실버세

대, 노인, 고령자 등 연령적 범위와 더불어 패션

부분에서 가치관의 표현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

일, 사회참여 등을 포함하는 시니어 패션의 개념

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시니어

세대의 생활양식의 표현을 중심으로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션 관련 연구와
시니어 패션 연구 동향

패션 분야에서 패션 브랜드나 상품 디자인, 서

비스 기획 등의 개발을 위하여 특정 주제와 키워

드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빅데

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는 Kang(2024)은 패션

버추얼 휴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텍스톰을 활

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주제 키워드와 연관된 주요 단어의 등장 빈도

와 연관성, 중요성을 알아보는 빈도분석, TF-IDF,

N-gram, 버추얼 휴먼 관련 유사 키워드들의 군집을

이루는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Jang(2024)은

지속가능 패션과 디지털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

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텍스톰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TF-IDF,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N-gram,

CONCOR 분석을 실시하여 패션산업의 미래로 디

지털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Koo

& Seo(2024)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빈도분

석과 TF-IDF를 통한 텍스트 마이닝과 CONCOR

분석, 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패스트패션과 환경오

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Lee & Ha(2024)

는 중년 남성의 외모 관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

하여 신문 기사 위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텍

스트 마이닝을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Jin

(2024)은 2023년 F/W 트렌드 중 올드머니룩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블로그 위주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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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빈도분석, TF-IDF, 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여 대중이 인식하는 올드

머니룩의 트렌드를 이해하였다. Cho & Lee(2024)

는 Python을 활용하여 친환경 섬유에 대한 빅데

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토픽을 파악하기 위

한 LDA 분석, CONCOR 분석과 유사하게 주제별

키워드를 도출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DTM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친환경 섬유의 상용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였다.

특정 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연구로, Kim & Lee

(2024)는 에코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톰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

하여 빈도분석, 매트릭스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패션기업의 고객

중심 마케팅과 지속가능 경영 활동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슬로우 패션의 이슈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튜브에서 ‘슬로우 패션’ 키워드를 검색하

여 나타나는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R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워드클라우드 분석,

N-gram, LDA 토픽모델링 분석, 내용분석을 실시

한 연구(Bin & Yum, 2023)도 수행되었다. NFT

가상패션의 담론과 디자인 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Wang & Sung(2023)은 텍스톰의 빅데이

터 분석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과 클러스터 분

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 미국의 비건 패션의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텍

스톰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F-IDF, CONCOR 분

석을 실시한 연구(Jeong & Yun, 2023)도 이루어

졌다. Kim & Lee(2023)는 메타버스와 패션디자인

의 합성어인 메타패션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기 위

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TF-IDF,

N-gram,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ho(2022)

는 3D가상 패션에 대하여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

으로 빈도분석, 연결중심성, CONCOR 분석을 실

시하여, 패션산업에서 3D가상 패션은 3D 교육으

로써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3D 프린

팅 패션의 소비자 인식을 알아본 연구(Lee, Lee,

& Choi, 2022)는 텍스톰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TF-IDF, 감성 분석,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

시하여 소비자의 긍정 및 부정의 감성 등의 인식

을 바탕으로 한 3D 프린팅 패션디자인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패션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

구들은 상당수가 텍스톰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TF-IDF, CONCOR

분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연구자에 따라 N-gram, 연결중심성 분석,

LDA 분석,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방법 중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 간의 연간관계를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주제 키워드와 관련된 상위 연관어와 중

요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CONCOR 분

석은 수집된 빅데이터의 동일한 선상에 위치한 단

어 간의 상관관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는 군집을 도출함으로써 핵심적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바탕으

로 주제 키워드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과 부정의

각 감정에 대한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감성 분석

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이다

(Kang & Kim, 2022). 이러한 분석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텍

스트 마이닝과 CONCOR 분석, 감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이르러 사회적·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시니어 패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니어 세대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함께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니어 세대의 패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

는 것은 단순히 시니어 세대의 패션 특성에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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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특성, 라이프스타일 특

성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인식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주제 키워드에 대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속에서

관련 키워드와의 패턴과 관련성을 파악하여 숨겨

진 의미를 발견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Kang & Kim,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람들

의 심리와 행동 등의 인식을 파악하여, 패션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14년부

터 2023년까지의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흐름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2019년 전·후

각 5년간 시니어 패션에 관련 단어들을 추출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

출하여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도출된 군집화의 연결망을

통해 2019년 전·후 각 5년간 시니어 패션의 특성

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본 시니어 패션 키워드에 대한 감정 변화 양

상을 통하여 2019년 전·후 각 5년간 시니어 패션

에 대한 인식 변화과정을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텍스톰을 활용

하여 시니어 패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

집 키워드는 ‘시니어 패션’으로, 같은 뜻이지만 띄

어쓰기나 표기법이 다른 ‘시니어패션’, ‘senior fash-

ion’, ‘Senior fashion’, ‘Senior Fashion’, ‘SENIOR

FASHION’ 등 시니어 패션을 의미하는 단어는 모

두 포함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의 설정은 시니어 패

션 시장의 비중이 2019년부터 커진 성장성 지표

(Lee, 2023)와 텍스톰의 빅데이터 자료수집이 2014

년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을 전·후로

각 5년간 시니어 패션에 대한 인식과 이슈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범위는 빅데이터 플랫폼

텍스톰을 활용하여, 같은 내용의 텍스트가 여러 포

털사이트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을 참고로(Kang

& Kim, 2022), 네이버, 구글, 다음과 유튜브(댓글

데이터)의 텍스트로 만들어진 웹문서 자료를 수집

Division 2014. 01. 01~2018. 12. 31 2019. 01. 01~2023. 12. 31

Naver

Blog 556 1,000

Newspaper 40 622

Cafe 120 -

Knowledge in - 10

Academy 31 38

Daum

Web document 20 -

Blog 31 85

Newspaper 4 41

Cafe - 1

Youtube 550 550

Total 1,352 2,347

<Table 4> Distribution of Senior Fashion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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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각 5년간의 두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시니어 패션에 대한 인식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았다<Table 4>. 시니어 패션 키워드

검색에 대한 수집된 출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

는 네이버의 경우 블로그 556개, 카페 120개, 뉴스

40개, 학술 31개로 나타났고, 다음은 웹문서 20개,

블로그 31개, 뉴스 4개, 유튜브 550개(최대 수집)

로 총 1,352개가 추출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는 네이버의 경우 블

로그 1,000개, 뉴스 622개, 지식인 10개, 학술 38개

로 나타났고, 다음은 카페 1개, 뉴스 41개, 블로그

85개, 유튜브 550개(최대 수집)로 총 2,347개가 추

출되었다.

3. 자료분석 절차 및 방법

본 자료분석의 절차는 데이터 정제와 형태소

분석, 단어 수정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 데이

터 정제 절차는 텍스톰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포함

되지 않도록 제목과 본문을 통합하는 직접 선택법

의 분리정제를 선택하였으며, 제목과 내용, URL

을 바탕으로 중복 제거하였다. 특히 시니어 패션

에 대한 판매 사이트나 광고성 텍스트 데이터를

제거하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신

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형태소 분석 절차

는 Espresso K를 활용하여 복합명사와 고유명사

를 결과값에 반영하고, 형용사와 명사를 도출하여

자료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단어 수정 절차

는 수집된 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니어 패션과

동일한 의미의 국문 및 영문 단어나 표현이 다른

‘패셔’, ‘시니’, ‘노인’ 등은 ‘패션’ 또는 ‘시니어’와

같은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수정 및 편집하였으

며, ‘이’, ‘것’, ‘등’, ‘외’와 같이 중복되거나 불필요

한 단어는 삭제하였다.

본 자료분석 방법은 빅데이터 연구방법에서 주

로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CONCOR 분석,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시니어 패션과 관

련된 연관어와 주요 단어를 도출하고자 빈도분석

과 TF-IDF 분석의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으

며,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

하였다. 시니어 패션에 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요 단어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 도출된 상위

70개의 핵심 단어와 단어 사이의 대칭형 매트릭스

일원모드(1-mode)를 생성한 후, UcINet 프로그램

의 NetDraw 기능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시니어 패션에 대한 감성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비정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감정(긍정, 부정)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는 감성

분류방식의 텍스톰의 베이지안 분류기(Bayesian

Classifier)를 활용한 감성 분석을 활용하였다. 특

히 연구자가 문서를 긍정, 부정으로 분류하고 학

습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고

자동적 분류를 도출함으로써,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긍정과 부정의 카테고리에서 호

감, 흥미, 불안 등의 감성 어휘로 세분화하여 파악

하였다.

Ⅵ. 연구결과

1. 시니어 패션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사회적 관심 변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니어

패션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빈도분석

과 TF-IDF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단어

빈도분석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니어

패션 상위 연관어는 ‘시니어’, ‘패션’, ‘모델’, ‘패션

쇼’, ‘옷’, ‘디자인’, ‘센터’, ‘디자이너’, ‘액티브’, ‘문

화’ 순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모델’, ‘시니어’, ‘패션’, ‘패션쇼’, ‘클

래스’, ‘광주’, ‘대회’, ‘브랜드’, ‘학원’, ‘패션모델’ 순

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20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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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014. 01. 01~2018. 12. 31 2019. 01. 01~2023. 12. 31

Keyword frequency TF-IDF Keyword frequency TF-IDF

No
Key
word

N(%) 단어 N(DF)
Key
word

N(%)
Key
word

N(DF)

1 Senior
2,249
(12.02%)

Model
549

(147.000)
Model

2,683
(6.14%)

Model
1,680

(766.000)

2 Fashion
1,509
(8.06%)

Fashion
show

347
(108.000)

Senior
2,303
(5.27%)

Fashion
show

1,127
(497.000)

3 Model
371

(1.98%)
Clothes

268
(37.000)

Fashion
1,322
(3.02%)

Class
884

(126.000)

4
Fashion
show

194
(1.04%)

Center
227

(39.000)
Fashion
show

1,065
(2.44%)

Fashion
725

(828.000)

5 Clothes
94

(0.50%)
Culture

219
(36.000)

Class
364

(0.83%)
Gwangju

663
(79.000)

6 Design
87

(0.47%)
Design

201
(64.000)

Gwangju
229

(0.52%)
Busan

571
(86.000)

7 Center
81

(0.43%)
Active

198
(51.000)

Contest
228

(0.52%)
Eeducation
al institute

566
(117.000)

8 Designer
80

(0.43%)
Designer

195
(56.000)

Brand
227

(0.52%)
Brand

531
(138.000)

9 Active
78

(0.42%)
Love

188
(28.000)

Eeducational
institute

226
(0.52%)

Contest
528

(141.000)

10 Culture
76

(0.41%)
Yangjae

179
(12.000)

Fashion
Model

208
(0.48%)

Fashion
week

492
(113.000)

11 U.S.A
65

(0.35%)
Middle-age
d man

176
(29.000)

Busan
203

(0.46%)
Senior

478
(1164.000)

12 Love
60

(0.32%)
U.S.A

174
(44.000)

Fashion
week

194
(0.44%)

Academy
478

(120.000)

13 Generation
58

(0.31%)
Senior

173
(598.000)

Academy
193

(0.44%)
Love

474
(52.000)

14 Star
58

(0.31%)
Leaf

171
(12.000)

Active
183

(0.42%)
Active

464
(113.000)

15
Middle-age
d man

57
(0.31%)

Star
158

(42.000)
Department

157
(0.36%)

Fashion
Model

448
(166.000)

16 Woman
53

(0.28%)
Uijeonbu

155
(12.000)

Education
155

(0.36%)
Department

441
(86.000)

17 Style
52

(0.28%)
Brand

153
(34.000)

Design
148

(0.34%)
Spot

426
(74.000)

18 Brand
52

(0.28%)
Nowon

152
(13.000)

University
146

(0.33%)
University

396
(95.000)

19 Seoul
52

(0.28%)
Generation

151
(47.000)

Seoul
146

(0.33%)
Kids

392
(75.000)

20 Korea
50

(0.27%)
Korea

145
(35.000)

Spot
144

(0.33%)
Design

391
(102.000)

<Table 5> Words Frequency and TF-IDF of Senior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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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과 취미생활 중에서도 패션모델 쪽으로

적극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의 확장으로 인해(Seon et el., 2024), 2014

년부터 2018넌까지의 시니어 패션 연관어의 상위

단어로 액티브나 모델, 패션쇼 등이 나타난 것으

로 추론된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니어

패션 연관어로는 주로 패션모델과 패션쇼와 관련

된 단어들이 상위 단어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시니어의 성공적 노화

와 노년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사회활동 참여

의 측면에서 시니어 패션쇼나 시니어 모델 교육

개최 등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단어 빈도와 역문서 빈도를 곱하여 계산

하여 주제 키워드와 관련된 주요 단어의 결과를

보여주는 TF-IDF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부

터 2018년까지는 ‘모델’, ‘패션쇼’, ‘옷’, ‘센터’, ‘문

화’, ‘디자인’, ‘액티브’, ‘디자이너’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모델’, ‘패션쇼’,

‘클래스’, ‘패션’, ‘광주’, ‘부산’, ‘학원’, ‘브랜드’ 등

이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어 빈도분석

결과와 비교적 유사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

에는 시니어 패션과 관련된 모델, 쇼, 의류, 액티

브 시니어, 시니어 패션 디자이너 등 다양한 키워

드들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지만, 2019년부터 2023

년까지는 패션모델과 패션쇼에 관한 단어들이 집

중적으로 나타나 시니어 패션 관련 주요 단어는

Division
2014. 01. 01~2018. 12. 31 2019. 01. 01~2023. 12. 31

Keyword frequency TF-IDF Keyword frequency TF-IDF

No
Key
word

N(%) 단어 N(DF)
Key
word

N(%)
Key
word

N(DF)

21 Ideal
48

(0.26%)
Ideal

145
(31.000)

Love
143

(0.33%)
Education

391
(115.000)

22 Silver
48

(0.26%)
Seoul

144
(40.000)

Working
138

(0.32%)
Expectation

380
(60.000)

23 Society
46

(0.25%)
Woman

142
(44.000)

Kids
133

(0.30%)
Seoul

370
(113.000)

24 Yangjae
45

(0.24%)
Hanbok

137
(10.000)

Designer
132

(0.30%)
Working

363
(103.000)

25 Education
44

(0.24%)
Style

137
(46.000)

Korea
129

(0.30%)
Explore

361
(46.000)

26 Leaf
43

(0.23%)
Silver

135
(38.000)

Process
128

(0.29%)
Process

358
(87.000)

27 Activity
41

(0.22%)
Society

130
(38.000)

Activity
125

(0.29%)
Designer

356
(96.000)

28 Old
39

(0.21%)
Education

124
(38.000)

Association
124

(0.29%)
Association

350
(85.000)

29 Nowon
39

(0.21%)
She

120
(25.000)

Audition
122

(0.28%)
Korea

344
(99.000)

30 Uijeonbu
39

(0.21%)
Group

119
(21.000)

Expectation
120

(0.28%)
Hanbok

343
(43.000)

(Write a researcher)

<Table 5>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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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와 패션모델에 관한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어 빈도

결과와도 비슷했으나, 상위 단어 순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즉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어 빈도는

‘시니어’와 ‘패션’, ‘모델’이 상위 3순위 내에 위치

하였으나, TF-IDF에서는 ‘모델’, ‘패션쇼’, ‘옷’이

상위 3순위 내로 나타나, 패션쇼와 시니어 의류에

관한 단어가 중요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시니어 패션에 관하여 주요하게 고려해

야 할 부분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패션쇼와 시

니어 패션모델, 패션쇼와 관련된 시니어 의류로

정리할 수 있다. 시니어 패션쇼는 근래 사회적으

로 관심을 끌고 있는 활동으로, 시니어 패션모델

은 시니어 세대를 위주로 모델 워킹과 향후 모델

로서 진출을 할 수 있는 제 2의 직업으로, 단순히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니

어의 자긍심과 자부심, 자기효능감, 삶의 목적을

고취해주는 유의미한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Seon et el., 2024). 특히 시니어 패션쇼와 모델

참여 활동은 경제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

이 되는 사회참여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 패션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은 단순히 시니어 소비자를 위한 패션

제품의 유행 경향, 소비성향 등 패션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시니어 소비자 패션 제품 소비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의 은퇴 후 경제 및

여가 등 사회참여활동과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은 시니어 패션과 관련된 도출된 단어

의 출현 빈도를 시각화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중앙에 큰 글자로 위치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

지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두 기간의 시니어 패

션에 관한 상위 30개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이다.

시니어 패션모델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예비 고

령자나 초 고령자 등 고령자 전반을 포함한 아마

추어 시니어 모델로, 주로 여성 참여자가 주를 이

루고 있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단어도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1>.

특히 시니어 패션모델이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

는 여가활동인 만큼, 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니

어 세대의 참여로 인하여 시니어 패션모델과 패션

쇼의 참여 양상이 더욱 두드러져 2019년부터 2023

년까지 전문적으로 시니어 패션모델 양성을 위한

‘협회’, ‘과정’, ‘교육’, ‘아카데미’, ‘학원’, ‘워킹’, ‘학

과’ 등 모델 교육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핵심 단어의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시니어 패션

에 대한 사회적인 경향은 시니어의 의생활 또는

패션 제품, 패션 소비나 소비성향 등과 관련된 단

어는 ‘옷’, ‘디자인’, ‘한복’ 등으로 드물게 나타나고

2014. 01. 01 ~ 2018. 12. 31 2019. 01. 01 ~ 2023. 12. 31

<Fig. 1> Word Cloud of Senior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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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제품

을 구매하는 의류 소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패션을 통한 여가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시니어 패션의 개념의 확장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니어 패션은 시니어 세

대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취미

와 여가생활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2. 시니어 패션 군집화의 연결망을 통한
시니어 패션의 주요 특성의 변화

시니어 패션 관련 데이터의 네트워크 내 연결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시각적으로 도출하기 위

하여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실시하고, 여러 차례

의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유사 키워드로 모인

군집과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ONCOR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단어 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유추하기 위해서 ‘Attribute to group

by’는 2로 하였으며, 분산배치 숫자가 너무 낮으

면 네트워크의 간격이 넓어져 단어들이 군집을 이

루지 못하거나, 숫자가 너무 높으면 단어가 겹쳐져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Jang, 2024), 분산배치 정도는 8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니어 패션의 군집은 5개의 군집이 형성되었으

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니어 패션은 4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첫째,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니어 패션 5

개 군집 중 군집 1은 ‘생활’, ‘건강’, ‘액티브’, ‘여

성’, ‘스타일’, ‘한국’, ‘패션’, ‘이상’, ‘자신’, ‘우리’,

‘뉴’, ‘교육’, ‘사회’, ‘세대’, ‘중년’의 단어가 포함되

었다. ‘한국’이나 ‘액티브’, ‘뉴’, ‘세대’, ‘중년’은 우

리나라의 현대의 시니어를 의미하는 액티브 시니

어와 뉴 시니어와 관련된 단어이며, ‘교육’, ‘사회’,

‘생활’, ‘건강’ 등은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단어이므로, 군집 1은 ‘현대 시니어+

라이프스타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영어’, ‘디

자이너’, ‘시작’, ‘그녀’, ‘전문’, ‘시니어’, ‘위크’, ‘브

랜드’ 단어가 포함되었는데, ‘시작’은 시니어 세대

의 제 2의 인생 시작과 관련된 용어였으며, ‘위크’

와 ‘브랜드’는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

위크’에 대한 용어이며, ‘그녀’는 시니어 여성의 패

션모델 사례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용어였으며,

‘영어’는 시니어의 영어공부와 관련된 용어였다.

이러한 단어들의 등장을 바탕으로 시니어가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살고자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영어공부나 시니어 패션모델 등에

참여하는 여가생활의 일종으로 보이므로, 군집 2

는 ‘시니어+여가생활참여’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노인’, ‘유학’, ‘사용’, ‘디자인’, ‘산업’ 단어가 포함

되었으며, 현대의 시니어는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기계발 또

는 해외여행을 통한 도시관광과 다양한 인간관계

의 형성을 위하여 어학연수와 유학을 가려는 경향

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액티브 시니어 위

주로 나타나고 있다(Kim & Kim, 2021). 액티브

시니어는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잘 활용하고자

UX와 UX 디자인을 빠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되고 있는데,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과 관련된 단어들이 군집 3에 나타나, 군집 3

은 ‘액티브 시니어 특성’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4

는 ‘서울’, ‘스타’, ‘모델’, ‘패션쇼’의 단어가 도출되

었으며, 서울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시니어 모델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군집 4는 ‘시니어 패

션모델 참여’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영화’, ‘회

사’, ‘미국’, ‘인턴’ 단어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2015

년에 개봉된 미국의 코미디 영화이자 70세 남성이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인

턴’ 영화(Seon et al., 2024)의 주인공 중 시니어에

해당하는 ‘벤’의 미국 신사복 패션이 이슈가 되어

(Chae, 2017) 나타난 단어들이므로 ‘시니어 문화’

로 명명하였다.

둘째,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니어 패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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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군집 중 군집 1은 ‘대회’, ‘워킹’, ‘대학교’,

‘활동’, ‘광주’, ‘서울’, ‘과정’, ‘교육’, ‘클래스’, ‘시니

어’, ‘패션모델’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시니어 세

대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하기 위하여 서울과 광주

등의 지역이나 대학교에서 모델 교육과 클래스에

참여하는 내용이므로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 참여’

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키즈’, ‘한국’, ‘액티브’,

‘브랜드’, ‘디자인’, ‘패션’, ‘패션위크’, ‘디자이너’ 단

어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서울 또는 글로벌 패션

위크가 꾸준히 개최되어 시니어와 키즈모델과 국

내·외 디자이너와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는 내용이

므로, ‘시니어 패션위크 참여’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협회’, ‘오디션’, ‘패션쇼’, ‘아카데미’, ‘모델’,

‘학원’의 단어가 포함되었고, 시니어 패션모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시니어 모델 양성+교육기관’으로 명명하였다. 군

2014. 01. 01 ~ 2018. 12. 31

2019. 01. 01 ~ 2023. 12. 31

<Fig. 2> Concor of Senior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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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는 ‘기대’, ‘현장’, ‘러브’, ‘부산’, ‘학과’의 단어

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2023년 문화와 시니어 패션

의 융합형 패션 콘텐츠를 통한 패션 대중화를 위

한 ‘2023 FASHION IS TO LOVE 3 IN BUSAN’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Hwang, 2023), 군집 4는

‘시니어 패션+지역참여 문화’로 명명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의 시니어 패션 관

련 군집의 사이즈는 군집 1과 군집 2가 다른 군집

보다 사이즈가 컸으며, 군집 간 연결 강도는 전반

적으로 균형을 보이나, 군집 1과 군집 2, 군집 1과

군집 4의 연결이 다른 군집보다 강하였고, 군집 3

과 군집 5의 연결 강도는 다른 군집보다 비교적

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시니어 세대의 라

이프스타일과 여가생활 참여, 시니어 패션모델의

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추론된다. 2019년부

터 2023년까지 기간의 시니어 패션 관련 군집 사

이즈도 군집 1과 군집 2가 비교적 사이즈가 큰 편

이었으며, 연결 강도는 군집 1과 군집 2의 강도가

가장 강하였으며, 다른 군집 간에도 비교적 균형

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시니어 패션모델

양성을 위한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 시니어 패션

위크 참여는 시니어의 활발한 여가생활과 사회참

여활동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시니어 패션의 주요 특성은 시니어 세대가 여가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더 뚜렷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산업에서는 시

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전략이나 제품 개

발을 위한 방향의 설정에서 단순히 시니어 소비자

의 신체특성이나 편의성 중심의 개발보다는 시니

어 소비자의 자기표현을 위한 여가와 사회참여활

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패션 제품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시니어의 성공적 노화와 건강

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시니어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은 시니어의 건강 증진과 같이 신체특성과 많

이 관련되어 있다(Seon et al., 2024). 그러므로 시

니어의 신체특성에서 나아가 시니어의 신체적 변

화와 항노화 욕구 등에 따른 여가 및 문화활동 참

여와 이에 따른 외모의식이나 패션의식, 소비 등

에 관한 연구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시니어 패션의 감정 변화 양상과 시니어
패션 인식 변화과정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니어

패션의 감정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텍스톰을

활용한 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시니어 패션에 대

한 소비자의 감성과 세부 감정을 파악하였다. 텍

스톰의 감성어 사전을 바탕으로 시니어 패션에 대

한 긍정과 부정 감성어를 분류하여 감성 분석을

No
2014. 01. 01~2018. 12. 31 2019. 01. 01~2023. 12. 31

Emotional(%) Detailed sensibility % Emotional Detailed sensibility %

1
Positive
(87.02)

Good feeling 60.06
Positive
(90.04)

Good feeling 55.23

2 Interesting 15.83 Interesting 24.03

3 Joy 11.13 Joy 11.14

4

Negative
(12.98)

Repulsion 6.99

Negative
(9.6)

Repulsion 5.03

5 Sad 3.0 Sad 2.44

6 Fear 1.28 Fear 0.76

7 Anger 1.28 Anger 0.53

8 Surprise 0.29 Surprise 0.46

9 Pain 0.14 Pain 0.38

<Table 6> Emotional Analysis Results of Senior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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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니어 패션에 대한

감성은 긍정 감성(호감 60.06%, 흥미 15.83%, 기

쁨 11.13%) 87.02%, 부정 감성(거부감 6.99%, 두

려움 1.28%, 슬픔 3.0%, 놀람 0.29%, 분노 1.28%,

통증 0.14%) 12.98%로 나타나, 시니어 패션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니어 패션에 대한 감성은 긍정 감성(호감

55.23%, 흥미 24.03%, 기쁨 11.14%) 90.04%, 부

No

2014. 01. 01~2018. 12. 31 2019. 01. 01~2023. 12. 31

Emotional
Detailed
sensibility

Vocabulary N Emotional
Detailed
sensibility

Vocabulary N

1

Positive

Good feeling
Nice 43

Positive

Interesting Expect 120

2 Good feeling Nice 107Lovely 31

3 Interesting New 31 Interesting New 71

4

Good feeling

Beautiful 30

Good feeling

Luxury 62

5 Modern 29 Good 53

6 Good 24 Beautiful 49

7 Charm 24 Lovely 46

8 Joy Happy 21 Recommend 44

9 Interesting Want 19 Joy Best 35

10 Joy Best 18 Interesting Special 30

11

Good feeling

Luxury 18 Joy Appreciate 27

12 Fancy 18
Good feeling

Charm 25

13 Sophisticated 13 Traditional 24

14 Recommend 13 Joy Happy 22

15 Traditional 11 Interesting Want 22

16 Grow 11
Good feeling

Modern 20

17 Joy Enjoy 10 Fancy 16

18 Good feeling Like 9 Joy Enjoy 15

19 Interesting Expect 9 Negative Sad Sad 14

20 Joy Smile 8

Positive

Good feeling
Sophisticated 13

21 Good feeling Warm 8 Grow 13

22 Interesting Special 8 Joy Smile 12

23 Negative Sad Sad 7
Good feeling

Natural 11

Match 1024

Positive

Good feeling Pretty 7

25 Joy Appreciate 6 Joy Energy 9

26

Good feeling

Natural 6
Good feeling

Positive 9

27 Speedy 6 Classy 9

28 Popular 6 Interesting Innovative 9

29
Interesting

Impressive 6 Negative Repulsion Difficult 8

30 Innovative 6 Positive Joy Move 8

<Table 7> Emotional Vocabulary Analysis Results of Senior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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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감성(거부감 5.03%, 두려움 0.76%, 슬픔 2.44%,

놀람 0.46%, 분노 0.53%, 통증 0.38%) 9.6%로 나

타나, 시니어 패션에 대한 감성은 대부분이 긍정

인식임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니어 패션에 대한 세

부 감성 어휘를 파악한 결과, 긍정 감성 어휘는

멋지다, 사랑스럽다, 새롭다, 아름답다, 현대적, 좋

다, 매력, 원하다, 최고다, 행복하다, 럭셔리, 화려

하다, 세련되다, 전통적, 특별하다, 자연스럽다, 고

급스럽다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부정 감

성 어휘는 부족하다, 부담스럽다, 과하다, 심각하

다, 슬프다, 익숙하다, 복잡하다, 이상하다, 난감하

다 등의 단어가 도출되었다<Table 7>. 즉 2014년

부터 2018년까지의 시니어 패션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을 가진 사람들은 시니어 패션을 보고 아름답고

현대적이며, 럭셔리하고 세련되면서도 전통적이고

특별한 패션이라는 감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부정적 인식의 소비자들은 부담스럽거나 과한 패

션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2019년부터 2023

년까지 시니어 패션에 대한 세부 감성 어휘를 파

악한 결과, 긍정 감성 어휘는 기대하다, 멋지다,

새롭다, 럭셔리, 좋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추천,

최고다, 특별하다, 전통적, 현대적, 화려하다, 세련

되다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부정 감성 어

휘는 난해하다, 성급하다, 과하다, 싫다, 불편, 아

프다, 추상적 등의 단어가 도출되었다<Table 7>.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니어

패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소비자들은 시니어 패

션을 멋지고 새로우며, 럭셔리하면서 특별한 패션

이라 인식하였으나, 부정적 인식의 소비자들은 불

편하고 아프며 난해한 패션이라 인식하는 것을 파

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니어 패션에 대

한 감성은 부정 감성보다 긍정 감성의 비율이 높

았고, 멋지거나 새롭고, 아름다운 등의 긍정 감성

어휘는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감성

분석의 결과는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인 경향이 더 강함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패션산업에서도 시니어 패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의 확산을 통한 시니어 패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소비성향 등

이 달라진 현대의 시니어 세대가 등장하면서, 시니

어 패션산업에서도 새로운 가치관과 소비성향, 라

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시니어 세대를 주요 타겟

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감성과 니즈를 만족할만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목표

설정을 위하여, 시니어 세대의 패션 인식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4

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5

년간 시니어 패션에 대한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시니어 패션에 대한 전

체적인 경향과 인식의 변화과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패션에 대한 고빈도 단어와 TF-

IDF를 분석하여 시니어 패션과 관련된 핵심 키워

드와 전체적인 경향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단어 빈도와 TF-IDF의 상위 단어

는 ‘시니어’, ‘패션’, ‘모델’, ‘패션쇼’, ‘옷’, ‘문화’, ‘디

자인’, ‘센터’, ‘액티브’, ‘디자이너’ 등이 나타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모델’, ‘시니어’, ‘패션

쇼’, ‘클래스’, ‘패션’, ‘광주’, ‘부산’, ‘대회’, ‘학원’,

‘패션위크’, ‘패션모델’ 등의 단어가 상위 단어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을 토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니어 패션에 관한 전체적인 경향은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에 따른 시니어 패션모델과

패션쇼의 개최 등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2019년부터는 패션모델이

나 패션쇼 등이 활성화되어 시니어 패션모델을 양

성하는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에 관한 핵심 키워

드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근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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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액티브 시니어나 시니어 세대의 신체적 여가

활동으로 패션모델 교육과정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An, Chung, & Kim, 2014). 시

니어 패션에 단어 빈도와 TF-IDF 결과를 바탕으

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

지 시니어 관련 관련된 핵심 키워드와 전체적인

경향은 우리나라 노인의 일상적인 삶을 활동적이

며 새로운 제 2의 노년기로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

운 시니어 문화를 구축하고자 시니어 세대 스스로

가 여가문화와 취미생활을 창출하기 위한 차원에

서 패션쇼와 패션모델 관련 사회참여활동으로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니어 세

대일수록 자기관리와 금전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노화와 더불어 스스로를 더욱 젊게 인지

하며, 긍정적인 마인드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Im, Bae, Lee, &

Heo, 2019). 따라서 시니어 패션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핵심 이슈는 시니어 세대의 사회활동을 확

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방향으

로 패션모델 활동 위주로 나아가고 있음으로 추론

되며, 이는 자기주도적 사회활동참여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 스스로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패션산업의 기업과

브랜드는 단순히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제품이나 서

비스 개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그들의 여가활동

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활동

관련 프로모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니어 패션에 대한 CONCOR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군집은 5개 군집을 도출

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군집은 4개 군

집을 도출하여 시니어 패션에 있어 여가활동과 사

회활동참여의 참여와 이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형

성되고 있는 소비자 인식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

다. 특히 두 기간에 대한 각 군집의 연결 강도는

대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나타났으나, ‘현대 시니어

+라이프스타일’과 ‘시니어+여가생활참여’,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 참여’와 ‘시니어 패션위크 참여’의

연결이 다른 군집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추출된 시니어 패션에 대한 군집을 기반

으로 시니어 패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을 파악하

여 향후 시니어 패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추출된 ‘시니어+여가생활참여’나 ‘시

니어 패션모델 교육 참여’의 군집을 통해 시니어

의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패션모델로 활동하는 것

은 시니어의 여가생활의 질 제고와 더불어 그들의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니어 패션모델은 상대적으로 참여자

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요구되므로, 소수의 참여

자들이 활동하고 참여자의 자아정체감이 높아 일

반적인 여가활동과 달리 다소 특수한 활동으로 여

겨지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이 시니어 패션모델로

활동하는 경향이 높다(Lee, 2023). 따라서, 보편적

인 시니어 세대들이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

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패션모델 관련 활동에 대하

여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성도 시

니어 패션모델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본다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

으로 ‘시니어 패션위크 참여’도 강한 연관성을 확

인하였으므로, 이는 현대 시니어 세대의 여가생활

이 주로 패션위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나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나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 시니어 패

션쇼나 패션모델 참여와 결합한다면 시니어 세대

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브랜드이미지의 형성과 홍

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시니어 패션 키워드에 대한 감정 변화 양

상을 통하여 시니어 패션에 대한 인식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두 기간

에 대한 시니어 패션에 대한 감성은 긍정 감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시니어 패

션에 대한 세부 감성 어휘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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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10년간 시니어 패션에 소비자의 감성 인식

은 시니어 패션을 아름답고 멋지며, 럭셔리하며

새로운 패션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파악

하였다. 반면에, 감성의 비율 분포는 작지만, 부정

감성 어휘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담

스럽거나 과하며, 난감한 등의 단어가 나타났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편하고 아프다는 감성

어휘가 도출되었다. 이는 시니어 패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시니어 패션의 디자인적 측면에서 과

하거나 난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에서 시니어 패션

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시니어 패션에 대

한 감성 인식 변화의 흐름을 토대로, 시니어 패션

의 어떤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니어 패션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니

즈를 충족할 수 있는 패션상품 또는 서비스 기획

에 반영하여 우수한 퀄리티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니어 패션

에 대한 핵심 이슈와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패션은 점차 여가활동과 사회활

동의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는 은퇴 후 오

는 경제적 상실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시니어 세대의 부정적 정

서를 완화하고 제 2의 삶과 성공적인 노년기를 영

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니어 패션에 관한 트렌드

는 패션모델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시니어 패션

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본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시니어의

패션모델 활동 참여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새

로운 여가활동과 경제활동의 차원에서 노인 문화

를 창출하고 성공적 노화를 지지한다는 결과를 뒷

받침한다. 다만,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차별

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니어 패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편’, ‘아픔’,

‘난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발견한

것, 시니어 패션은 상품이나 서비스 디자인 개발

의 측면보다 여가활동과 연계되어 확산되고 있음

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현재 패션 브랜드의 경우

시니어 세대라는 타겟층을 겨냥하여 시니어 세대

의 니즈와 특성을 고려한 패션 제품을 기획하는

제품 개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시니어 세대의 여

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경제활동과 연계한 마케팅

과 프로모션 기획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적인 측면

에서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패션브랜드에게 시사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드는

시즌 컬렉션에 따른 패션쇼 개최 시 시니어 세대

패션모델을 일회성으로 참여시키는 프로모션을 기

획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 브

랜드는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라인을 개발하거나

상품 출시 시, 해당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시니어

엠버서더를 모집 및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하여,

시니어 세대가 패션브랜드 홍보 모델로서도 활동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다. 셋째, 패션 브랜드는 현재 패션모델로 활동하

고 있거나, 또는 활동을 희망하는 시니어 세대와

콜라보레이션을 바탕으로 패션 브랜드의 최근 이

슈와 관련된 영상 또는 사진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식 SNS 채널이나 미디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니어 패션시장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패션산업의 주요 공략 시장 중

큰 잠재력을 지닌 시니어 패션에 대한 인식을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핵심 단어와 경향, 인식의 변

화 흐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소비자의 감성에 대한 인식을 대량의 비정형 데이

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패션 브랜드가 시니어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산업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시니어 세

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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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계에서도 시니어 패션에 대한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니어 패션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본 연

구가 시니어 패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흐름을 탐

색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과 의의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

구는 시니어 패션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였으나, 고령자 패션, 실버 패션으로 표현되

는 노인의 의복 이미지에 대한 키워드가 제외되어

시니어 패션이라는 다소 포괄적 개념을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니어의

패션에 대해 사회참여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의 인식

변화에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부분에서 시니어 패

션의 인식 변화 연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향후 시니어의 의복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니

어 패션을 살펴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기

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했으나, 이 기법

은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높아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객관적인 분

석방법을 활용하여 시니어 패션에 대한 인식을 검

증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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