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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mmerce� fashion� market� has� experienced� a� remarkable� growth,� leading�

to� an� overwhelming� availability� of� shared� information� and� numerous� choices� for�

users.� In� light� of� this,� chatbots� have� emerged� as� a� promising� technological�

solution� to� enhance� personalized� servic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user-product� attributes� for� a� chatbot-based� personalized� fashion�

recommendation� service� using� big� data� text� mining� techniques.� To� accomplish�

this,� over� one� million� consumer� reviews� from� Coupang,� an� e-commerce�

platform,� �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es� to� identify� the�

upper-level� attributes� of� users� and� products.� Attribute� terms� were� then� assigned�

to� each� � user-product� attribute,� including� user� body� shape� (body� proportion,�

BMI),� user� needs� (functional,� expressive,� aesthetic),� user� TPO� (time,� place,�

occasion),� product� design� elements� (fit,� color,� material,� detail),� product� size�

(label,� measurement),� and� product� care� (laundry,� maintenance).� The�

classification� of� user-product� attributes� was� found� to� be� applicable� to� the�

knowledge� graph� of� the� Conversational� Path� Reasoning� model.� A� testing�

environment� was� established�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attributes� based� on�

real� e-commerce� users� and� purchased� product� inform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posing� a� new� research� methodology� in� the� field� of� Fashion�

Informatics� for� constructing� the� knowledge� base� of� a� chatbot� based� on� text�

mining� analysis.� The� proposed� research� methodology� is� expected� to� enhance�

fashion� technology� and� improve� personalized� fashion� recommendation� service�

and� user� experience� with� a� chatbot� in� the� e-commerce� market.



안효선� ·� 김성훈� ·� 최예림� /� 챗봇�기반의�개인화�패션�추천�서비스�향상을�위한�사용자-제품�속성�제안� � � � � � � 51

I.� 서론

최근 글로벌 AI 연구소인 오픈에이아이(OpenAI)는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작 능력을 갖추어 정보 검색, 작문, 요

약, 소프트웨어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챗지

피티(ChatGPT)를 발표하였다. 대화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모델인 ChatGPT는 자연어 처리가 필수적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검색 포털 서비스를 대체하고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Ray, 2023; Taecharungroj, 2023). 이에 따라 글로벌 챗봇

(Chatbot)의 시장 규모는 2021년 5억 2100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3.7%의 성장률로 34억 1,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Acumen Research and 

Consulting, 2022). 챗봇은 의료, 법률, 농업 등과 같이 전문

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따

른 최적화된 솔루션 추천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패션과 디지털 마케팅 등의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서도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맞는 컨텐

츠를 생성하며 기존에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던 작업 방식을 

개선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Cuthbertson, 

2022). 

  패션 산업에서도 챗봇 활용이 증가하면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다. 패션 챗봇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챗봇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사용자의 

반응과 행동을 조사하는 연구이다(Lee, Kim, & Park, 

2022; Chung, Ko, Joung, & Kim,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챗봇을 사용하여 구매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사용자 활동을 기록한 로그 데

이터를 분석하여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을 분석한다. 이러한 정보는 챗봇 서비스의 개선과 고객 경

험 향상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로, 패션 추천을 위한 챗봇 서비스를 개

발하고 유용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Dong, Zeng, 

Koehl, & Zhang, 2020; Hyun,, Lim, Han, Chae, Lee, 

Ko, Cho, & Lee, 2020). 이러한 연구는 주로 과학기술 분

야에서 수행되며, 자연어 처리와 기계 학습 등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챗봇의 대화 능력과 추천 

방식에 대한 유용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션 

사용자들의 제품 디자인 선택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

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만으로 제품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챗봇에 학습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챗봇 기

술 개발 연구는 비교적 명시적인 제품 속성에 초점을 맞추

고 있어, 휴먼(human)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특징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제안해

주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를 구현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개인화 패션 추천은 단순히 제품을 빠르게 찾아주는 편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 특성, 선호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챗봇 기반의 개인화 패션 추천을 위해서는 패션 도메인에 

특화된 지식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과 규칙을 포함하는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가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

는데, 이는 패션 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자 니즈와 제

품 디자인 속성을 수집하고 구조화하여 정의하는 속성 분류 

작업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챗봇 개발을 위한 

지식베이스 연구로서, 패션 속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

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화 패션 추천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사용자-제품 속성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와의 기술협업으로 분류한 

사용자-제품 속성 정보를 챗봇 기반 개인화 패션 추천 서비

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

화형 인공지능의 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화 패션 추천 서비스의 발전적 변화

에 도움이 될 학술적, 실무적 결과물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고찰

1.�챗봇�기반�패션�추천�서비스

챗봇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정해진 규칙이나 AI 기술을 통해 특정한 업무와 목표 달성

을 지원하는 언어모델이다(Shawar & Atwell, 2007). 사용

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법 학습 없이도 

챗봇에 접근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연스러운 

언어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Tan & Liew, 2020). 패션 분야에서 초기 챗봇은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정해진 규

칙에 따라 실시간 답변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제품 구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불, 

배송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밖에도 패

션 이커머스에서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수

적인 인터페이스로 간주되고 있다(Landim, Pereira, Vi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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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 Moura, Wanick, & Bazaki, 2022). 최근 AI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챗봇은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며, 사용자가 정보를 요청하

는 쿼리(query)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대응할 수 있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한 패션 추천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패션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별 특성과 니즈에 기반하

여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맞춤화된 제품이 추천될 때 

사용자는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제품을 구매한다(An, 

Kwon, & Park, 2019). 챗봇은 방대한 제품 정보가 제공되

는 이커머스 쇼핑에서 사용자에게 특정한 형태와 색상을 갖

는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찾아주거나 사용자에게 어울리는 

제품 스타일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개인화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Landim et al., 2022).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사용자 프로필, 구매 이력, 별점, 리뷰, 질의응답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방법이 연구되

고 있다. Kang, Fang, Wang, and McAuley(2017)은 패션 

분야에서 사용자의 제품 선택이 시각적인 디자인에 크게 의

존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추천 방법

을 제안하였고, 구매 이력에 바탕한 시각적인 추천 방식이 

텍스트만을 사용하는 추천 방법보다 직관적이고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Kim, Son, Kim, Kang, Seo, Kim, and 

Choi(2022)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과거의 사용자 구매 데이

터만을 사용하는 기존 방법보다 챗봇을 활용하여 실시간 질

의응답으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두 데이터를 복합적으

Figure� 1.�User-Chatbot� Conversation� in� H&M� Kik� Bot
(Husak,� et� al.,� 2020,� p.892)

로 활용했을 때 추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챗

봇 기반 패션 추천 서비스는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

하여 구조화한 형태인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를 질

의응답 시나리오에 적용하는데, 매 대화 턴마다 속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실시간 사용자 응답에 따라 지식 그래프를 갱

신하여 사용자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추천 성공 확률을 높인다(Ji, Pan, Cambria, Marttinen, & 

Philip, 2021). 이러한 지식 그래프는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에서 검색, 추천, 질문답변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Zalmout, Zhang, Li, Liang, & Dong, 2021).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에이치앤엠(H&M)은 모바일용 챗봇인 Kik 

Bot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챗봇과 대화하며 원하는 스타일, 

색상, 가격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면 해당하는 제품을 추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Husak, Lozynska, Karpov, 

Peleshchak, Chyrun, & Vysotskyi, 2020). Kik Bot은 사용

자가 실제 상담사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충분한 의

사소통 능력을 갖추었고, 텍스트와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하

여 패션 제품을 추천하였다(Figure 1). 그러나 해당 서비스

는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수가 한정적이고, 사용자가 원하

는 제품을 찾을 때까지 대화의 턴 수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활용이 제한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체계

적인 패션 속성 분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챗봇 기반 패션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 프로필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서도 

비슷한 스타일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추천되지 않아야 하며, 

짧은 대화 턴으로 정확성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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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요구된다(Olufisayo Dahunsi, 2021). 이에 따라 사용자

와 제품 속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개인화 패션 추천

의 품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인화�추천을�위한�패션�속성

속성(attribute)은 객체의 특징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서 객체를 설명하거나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Jang & Chun, 

2007). 패션은 다양한 속성 정보를 가지는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속성 항목이 서로 융합되거나 더욱 세분화될 수 있고, 

사람이 인식하는 속성의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하다. 이에 따라 패션 속성을 AI에 학습시켜 응용 서비

스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속성 항목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화 패션 추천은 사용자의 

개별적인 취향, 스타일, 신체적 특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춤화된 패션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de 

Barros Costa, Rocha, Silva, Lima, & Cavalcanti, 2017). 

패션 제품은 각 사용자마다 다양한 니즈와 선호하는 디자인

이 다르기 때문에 패션 분야의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은 고객 

스타일링에서 개인의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Dahunsi & Dunne, 2021). 즉, 개인화 패션 추천은 아이템

들 간의 조화 뿐만 아니라 각 사용자의 체형, 착용 목적, 스

타일 감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패션 분야의 선행연구는 개인화를 위한 패션 속성으로 

크게 사용자 구성 요소와 디자인 구성 요소를 구분하고 있

다(Choi & Choy, 2007). 

  사용자 구성 요소에는 체형, 퍼스널 컬러, 사용자 니즈, 

상황 등이 포함된다. 첫째, 체형과 관련된 연구로 Park and 

Suh(2006)과 Wang and Ryoo(2009)는 신장과 체중의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성인 여성의 

체형을 마른, 보통, 비만 체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체형별로 웨딩드레스의 실루엣, 소매 디자인, 소재, 길이, 색

상의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체형에 따른 스타일

링 관련 패션 이론은 어깨 너비,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의 

신체 비율(Body Proportion, BP)을 기준으로 모래시계형, 

직사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둥근형으로 분류하고 체형별 

결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Yoon, & Jang, 

2018; Lee, Kim, & Park, 2011). 둘째, 퍼스널 컬러에 관

한 연구는 Jackson(1980)이 제안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유형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퍼스널 

컬러는 사용자의 피부, 눈동자, 머리카락 색상을 고려하여 

웜(warm)과 쿨(cool) 계열의 색상으로 구분하며, 신체 색상

과 조화를 색상 톤(tone)을 추천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Lee, 2004; Jung, 2021). 셋째, 의복에 대한 사용자 니즈와 

관련한 연구는 Lamb and Kallal(1992)의 소비자 니즈 이론

(consumer needs theory)을 기반으로 한다. 소비나 니즈 이

론에 따르면 의복의 속성은 사용자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

하는 기능적 기능,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능,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표

현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적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의복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기능적 유용성, 사회적 상징성, 심미적 

선호의 세 가지 차원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자 맞

춤형 디자인을 분석하고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Orzada 

& Kallal, 2021). 넷째, 의복을 착용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

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Park and Rhee(1995)

는 형식-규범적 상황, 비형식-규범적 상황, 비형식-비규범

적 상황, 형식-비규범적 상황에 따른 의복의 분류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분류는 의복 선택과 스타일링이 상황의 형식과 

규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Kim and 

Choi(2022)는 시간, 장소, 상황의 TPO(Time, Place, 

Occasion)에 따른 의복의 분류를 다루었다.

  제품 구성 요소에는 조형적 특징, 사이즈, 가격, 아이템 

종류,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다. 첫째, 조형적 특징은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 등의 디자인 요소를 의미한다. 형태는 

의복의 선과 실루엣, 색채는 색상과 배색, 소재는 장식, 무

늬, 문양 등의 세부 속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조형적 특

징은 패션 분야에서 디자인 분석이나 개발에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An, Lee, Choi, & Park, 2023; Han & Kim, 

2016). 둘째, 사용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제품의 사이즈가 고려된다(Yoon, Choi, & Jeong, 

2012; Hoegg, Scott, Morales & Dahl, 2014). 셋째, 아우

터, 상의, 하의, 드레스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는 패션 아

이템은 연령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맞춤형 스타일링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다(Kwon, Hwang, Kwon, & Kim, 

2013; Lee, 2020). 그 외, 세탁관리 방법과 품질 등의 실용

적 측면은 사용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Han, Yang, & Kim,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 분야 이론과 선행연구는 

패션 사용자의 제품 선택은 사용자와 제품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 패션 환경에서 

챗봇은 짧은 대화 턴으로 정확한 제품을 추천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앙한 속성 중에서 사용자가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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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속성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챗봇의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와 제품 속성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속성 분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설계

1.�연구�문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인화 패션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속성과 제품의 다양한 속성을 복합적

으로 고려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용자 리뷰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여 개인화 패션 

추천을 위한 사용자-제품의 속성을 분류하고자 한다. 실증

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제품에 대한 사용자 리뷰를 수집하고, 속성 연

관 어휘를 추출한다.

  둘째, 개인화 패션 추천을 위한 사용자-제품 속성을 분류

한다. 

  셋째, 분류한 사용자-제품 속성 정보를 챗봇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대상�및�방법

연구는 텍스트 데이터 수집, 텍스트마이닝 분석, 전문가 자

문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텍스트 데이터 수집은 네이버 데이터랩

(datalab.naver.com)과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

(coupang.com)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수집 기간은 2021

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6개월 간격으

로 총 5회에 거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네이

버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에서 기간별로 가장 많이 검색

된 상위 25개의 검색어를 확인한 후, 해당 검색어에 대응하

는 패션 제품들을 쿠팡의 여성의류에서 검색하여 등록된 모

든 사용자 리뷰를 파이썬(Python) 크롤링 라이브러리인 

Beautifulsoup과 동적 크롤링을 위한 Selenium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둘째, 전처리 과정에서는 파이썬3.9의 

자연어 처리 도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정제, 변

환 및 통합하고, 출현빈도 2% 이상의 어휘를 대상으로 패

션 분야의 개인화 패션 추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의미적

합성을 분석하여 사용자와 제품 연관 어휘를 추출하였다. 또

한, 상위 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속성

을 묶어 상위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상위 항목에 대한 하

위 속성 어휘를 구성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커

머스 패션 환경에서 사용자-제품 속성 정보를 챗봇 기반 개

인화 패션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전문

가 자문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챗봇 기술 개발 연구팀과의 질의응답과 자

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이커머스 패션 환경에서 정의

된 사용자-제품 속성 어휘를 머신러닝을 통해 추출하여 지

식 그래프로 생성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Kim et 

al.(2022)의 대화형 추천 시나리오에 사용자-제품 속성 어휘

로 구성한 지식 그래프를 적용하고, 사용자와 챗봇의 상호작

용을 분석하여 이커머스 패션 추천에서 사용자-제품 속성을 

활용하여 챗봇의 대화 횟수를 줄이는 추천 방안을 논의하였

다.

IV.� 연구�결과

1.�데이터�수집과�전처리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어 순위 정보 분석을 통해 사용자들

이 패션 이커머스에서 주로 검색하는 총 57종의 패션 아이

템이 확인되었다. 패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검색어는 아이

템 카테고리와 제품의 개별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자유롭게 작성된 검색어를 분석하기 위

해 9개의 패션 아이템 카테고리(코트, 재킷, 가디건, 탑, 스

커트, 팬츠, 드레스, 투피스, 베스트)를 적용하여 검색어를 

분류하였다. 카테고리 별로 검색어 특징을 분석한 결과, 팬

츠와 드레스에서 ‘블랙 드레스’, ‘체크 드레스’, ‘버뮤다 팬

츠’ 등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검색어가 적용되었는데, 주로 

사용자들은 특정한 색상이나 소재, 디테일 특징을 포함하여 

제품을 검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쥬크 트렌치 코

트’, ‘뮬라 레깅스’ 등과 같이 브랜드 명을 포함한 검색어나 

‘와이드 슬랙스’, ‘오버핏 조끼’ 등과 같이 핏 정보를 나타내

는 검색어, 그리고 ‘여름 가디건’, ‘결혼식 하객 원피스’ 등

과 같이 착용 시기나 상황을 반영하는 단어의 활용이 확인

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아이템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패션 

속성이 복합적으로 제품 선택에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선정된 패션 이커머스

의 주요 검색어를 활용하여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의 사용

자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패션 카테고리에서 검색된 모

든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작성한 

리뷰를 수집하였고, 총 1,031,078건의 사용자 리뷰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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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었다(Table 1). 패션 아이템 별로 리뷰 개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사용자 리뷰가 작성된 패션 아이템은 반팔

티(276,453회)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반바지트레이닝

(82,872회), 경량패딩(62,709회), 니트가디건(62,088회) 순으

로 리뷰 공유가 활발한 것이 확인되었다. 사용자들이 작성한 

리뷰는 자연어 처리 과정(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거

쳐 토큰화(tokenization)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 

단어로 식별되었으며, 리뷰 내용을 나타내는데 큰 역할을 하

지 않는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등의 기능어와 구두점, 

특수문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출현빈도 

2%를 기준으로 상위 빈도 어휘를 대상으로 외래어, 약어, 

복수 표현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사이즈 관련 용어로 외래어

인 ‘스몰’, ‘프리’ 등의 경우 약어 표기로 ‘S', ‘F' 등과 영어 

표기로 ‘small', ‘free'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어휘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

는 단어들을 하나의 통합된 단어로 처리하였다.   

Table� 1.�High-Ranked� Fashion� Items� in� E-Commerce� and� Number� of� Product� Reviews

Category Fashion� item
Number� of�
items

Number� of�
reviews

Coat
� Ivory� trench� coat,� Lightweight� padded� jacket,� Juke� trench� coat,�

Nurse� gown,� Spring� outerwear
5 79,242

Jacket
Belted� jacket,� CC� collect� jacket,� Collarless� jacket,� Cropped� denim�

jacket,� Rider� jacket,� Shirring� jumper,�Windbreaker� jacket
7 15,002

Cardigan

Cable� knit� cardigan,� Cashmere� cardigan,� Knit� cardigan,� Ribbed�

cardigan,� Spring� cardigan,� Summer� cardigan,� Tommy� cardigan,�

Uniform� cardigan

8 138,428

Top
Bowen� knit,� Short-sleeve� puff� knit,� Short-sleeve� t-shirt,� Silk� t-shirt,�

Square� neck� knit,� Summer� knit,� Sweatshirt
7 325,685

Skirt Denim� skirt,� Pleated� skirt,� Suit� skirt 3 66,454

Pants

Bermuda� pants,� Denim� wide� pants,� Knee-length� leggings,� Leggings�

cover-up,�Mula� leggings,� Shorts� training,� Sweat-proof� leggings,�

Wide� slacks,�Wide� training� pants,� Short� jogger� pants

10 198,569

Dress

Black� dress,� Checkered� dress,� Chiffon� dress,� Cotton� dress,� Jumpsuit,�

Long� dress,� Maternity� dress,� Plus� size� dress,� Ruffled� dress,�Wedding�

guest� dress

10 157,851

Two-piece
Boot-cut� training� set,� Knit� training� set,� Shorts� suit,� Training� suit� set,�

Two-piece� suit
5 38,032

Vest Long� vest,� Oversized� vest 2 11,815

Total 57 1,031,078

 

2.� 패션�사용자-제품�속성분류� �

1) 사용자 속성분류 

출현빈도 2% 이상의 어휘를 기준으로 사용자 연관 속성 어

휘를 추출한 결과, 사용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어휘, 의복

에 대한 기능적 요구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어휘, 의복 

착용 시기나 장소, 상황과 관련된 어휘들이 높은 빈도로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속성의 상위 항목이 체형(body 

shape), 니즈(needs), TPO로 구성되었다. 각 상위 항목은 하

위 항목으로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속성 어휘를 포함

한다(Table 2). 

  사용자 체형 항목의 경우, 허리(8,820회), 키(6,694회), 엉

덩이(3,217회)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나타내는 속성 어휘와 

몸무게(6,694회)와 같이 신체 지수를 나타내는  속성 어휘

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속성 항목이 체질량 지수를 

반영하는 BMI와 신체 부위 치수를 반영하는 BP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사용자 니즈 항목에서는 편한(11,203회)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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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얇은(4,842회), 신축성

(3,830회)이 확인되었다. 니즈와 관련된 속성 어휘는 주로 

형용사 어휘로 구성되었으며, Lamb and Kallal(1992)에서 

정의한 기능적, 사회적, 심미적 요구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기능적 니즈와 관련된 어휘가 높은 빈도를 보여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용자 TPO 항목에서는 여름(5,308회), 

가을(2,115회)과 같이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가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TPO 속성 어휘는 새벽(409

회), 아침(440회)을 포함한 시간의 개념, 외출(696회), 회사

Table� 2.�Composition� of� User's� Upper-Level� Attributes� and� Lower-Level� Attributes

Upper-level
Lower-level

Rank Term f� (%) Category

User

Body� shape

1 waist 8,820� (0.62) BP

2 height 6,694� (0.47) BMI

3 hip 3,217� (0.22) BP

4 leg 2,958� (0.21) BP

5 thigh 2,171� (0.15) BP

6 stomach 2,007� (0.14) BP

7 breast 1,584� (0.11) BP

8 knee 1,461� (0.1) BP

9 weight 1,367� (0.1) BMI

10 ankle 1,360� (0.09) BP

Needs

1 comfort 11,203� (0.78) functional

2 thin 4,842� (0.34) functional

3 stretchy 3,830� (0.27) functional

4 tight 2,782� (0.19) functional

5 soft 1,758� (0.12) functional

6 lightweight 1,666� (0.12) functional

7 cozy 1,603� (0.11) functional

8 see-through 1,227� (0.09) aesthetic

9 luxury 1,057� (0.07) expressive

10 thick 982� (0.07) functional

TPO

1 summer 5,308� (0.37) time

2 fall 2,115� (0.15) time

3 exercise 1,579� (0.11) occasion

4 winter 1,364� (0.1) time

5 daily 705� (0.05) occasion

6 going-out 696� (0.04) place

7 rain 636� (0.04) occasion

8 wind 617� (0.04) occasion

9 company 510� (0.04) place

10 childbirth 476� (0.03) occasion

BP(body� proportion),� BMI(body� mass� index),� TPO(time,� place,� occasion)

(510회)와 같은 장소, 운동(1,579회), 데일리(705회), 비(636

회)와 같은 상황의 개념으로 구분되었다. 

2) 제품 속성분류 

출현빈도 2% 이상의 어휘를 기준으로 제품의 연관 어휘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어휘, 제품 

사이즈에 대한 어휘, 제품 관리 방법과 관련된 어휘들로 분

류되었다. 이를 통해 제품 속성의 상위 항목이 디자인 요소

(design element), 사이즈(size), 관리(care)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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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제품 속성의 상위 항목과 이에 대응하는 하위 속

성 어휘이다. 상위 항목으로 디자인 요소는 하위 속성 어휘

로 핏(12,815회)과 길이(11,306회)가 다른 어휘에 비해 압도

적으로 높은 빈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품의 

핏과 길이가 디자인 선택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속성은 패션 이론에

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형태, 색상, 소재, 디테일에 관련된 

어휘로 확인되었다. 제품 사이즈 항목의 경우, 라지(2,722

회), 미디움(2,438회), 프리(616회) 등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

타내는 어휘와 66(2,345회), 55(1,550회), 100(444회) 등의 

치수를 나타내는 어휘로 분류되었다. 제품 관리 항목에서는 

세탁(2,674회), 냄새(1,850), 손빨래(314) 등의 세탁과 관련

Table� 3.�Composition� of� Product's� Upper-Level� Attributes� and� Lower-Level� Attributes

Upper-level
Lower-level

Rank Term f� (%) Category

Product

Design� element

1 Fit 12,815� (0.89) Shape

2 Length 11,306� (0.51) Shape

3 Black 4,285� (0.3) Color

4 Spandex 3,244� (0.23) Material

5 Line 2,716� (0.19) Shape

6 Button 2,322� (0.16) Detail

7 Band 2,167� (0.15) Detail

8 Wide 1,665� (0.12) Shape

9 Beige 1,434� (0.1) Color

10 Pocket 1,128� (0.08) Detail

Size

1 Large 2,722� (0.19) Label

2 Medium 2,438� (0.17) Label

3 66 2,345� (0.16) Measurement

4 55 1,550� (0.11) Measurement

5 Small 1,383� (0.1) Label

6 77 1,347(0.09) Measurement

7 X-large 1,094� (0.08) Label

8 Free 616� (0.04) Label

9 100 444� (0.03) Measurement

10 88 438� (0.03) Measurement

Care

1 Washing 2,674� (0.19) Laundry

2 Pilling 1,902� (0.13) Maintenance

3 Repairing 1,877� (0.13) Maintenance

4 Smelly 1,850� (0.13) Laundry

5 Finishing 1,234� (0.09) Maintenance

6 Sewing 1,233� (0.09) Maintenance

7 Thread-knot 995� (0.07) Maintenance

8 Hole 579� (0.04) Maintenance

9 Ironing 338� (0.02) Maintenance

10 Hand-washing 314� (0.02) Laundry

된 어휘와 보풀(1,902회), 수선(1,877회) 등의 제품 상태와 

관리에 관한 어휘로 분류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위 속성 

항목과 하위 속성 어휘는 사용자들이 제품 선택과 평가에서 

빈번하게 언급하는 속성으로, 챗봇을 통한 질의응답 및 패션 

추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패션�사용자-제품�속성�활용

1) 패션 추천 지식 그래프 적용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식 그래프에 패션 사용자-제품 속성

을 적용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지식 그래프는 두 개체

(entit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트리플(주어-관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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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이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용자 속성과 제품 속성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추천에 

활용할 수 있다(Ji et al., 2021; Zalmout et al., 2021). 지

식 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된 사용자와 제품 속성

을 추출하거나 수집하는 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가 자

문을 통해 사용자-제품 속성 데이터 추출과 수집 방법을 논

의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속성 추출은 heuristic 모델과 data-driven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Heuristic 모델은 사용자의 과

거 구매 내역, 클릭 정보, 상품 정보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

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해당 모델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구현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다는 점에서 모든 속성 정보 추출에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Data-driven 모델은 heuristic 

모델로는 추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품과 사용자 속성 정보

를 수용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상세 사이

즈 이미지에서 딥러닝 기반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이즈 속성을 추출하거나 

NER(Named Entity Recognition) 기반의 속성 추출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 리뷰에서 사용자 니즈와 제품 관리 속성 

어휘를 추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속성 수집 

방법은 사용자 속성과 제품 속성에 따라 다른 방법이 제안

되었다. 사용자 속성 항목인 체형, 니즈, 상황 정보에 대해

Table� 4.�Collecting� and� Extracting� User� and� Product� Attributes� in� E-Commerce� Environments

Upper-level
Lower-level
(Category)

Data� extraction� approaches Data� collection� approaches

Heuristic
model�

Data-driven�
model�

Chatbot History Crawling

User

Body� shape
BP ○

○
BMI ○ ○

Needs

Functional ○ ○

○ ○Expressive ○ ○

Aesthetic ○ ○

TPO

Time ○ ○

○ ○Place ○ ○

Occasion ○ ○

Product

Design� element

Shape ○ ○

○
Color ○ ○

Material ○ ○

Detail ○ ○

Size
Label ○ ○

○
Measurement ○ ○

Care
Laundry ○ ○

○
Maintenance ○ ○

서는 챗봇을 통한 질의응답과 과거 행동 정보를 통해 속성

을 수집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특히, 사용자 체형 속성의 

경우 신장, 가슴둘레 등에 대해 챗봇이 질문하고 응답을 얻

는 방법이 적용하며, 니즈와 TPO 속성은 챗봇을 통한 질의

응답과 개인의 구매 이력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 속성 

정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상품 

정보를 크롤링하는 방법으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

로 논의되었다. 

2) 대화형 추천 시나리오 적용

챗봇 추천 서비스에서 사용자-제품 속성의 상호작용을 이해

하기 위해 사용자-제품 속성을 개체로 하는 지식 그래프를 

생성하여 Kim et al.(2022)의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

였다. 대화형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개인화

된 추천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학습하여 점차적으로 정확

한 추천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수행된다(Jannach,  

Manzoor, Cai, & Chen, 2021). Figure 2는 멀티 턴(turn)

의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제품 속성이 적용되었을 때의 다

중 홉 상호작용으로, 개인 맞춤 제품에 찾아가는 과정을 통

해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User A와 B는 

챗봇과의 대화에서 사용자 체형(BMI) 속성 정보를 제공하였



안효선� ·� 김성훈� ·� 최예림� /� 챗봇�기반의�개인화�패션�추천�서비스�향상을�위한�사용자-제품�속성�제안� � � � � � � 59

Figure� 2.�Multi-Hop� Interaction� with� User-Product� Attributes� in� the�Multi-Turn� Conversation� Process�
(drawn� by� authors)�

고, 대화형 추천 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용자-제품 

속성에 따라 사용자의 체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연속적인 대

화에서 챗봇은 체형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선호할 확률

이 높은 속성 개체로 체형(BP), 디자인 요소(소재), TPO(상

황) 속성을 물어봄으로써 개인화된 추천 제품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대화형 추천 시나리오의 적용을 

통해 이커머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

한 다중 홉 상호작용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속성 정보를 활

용하여 대화의 횟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추천이 가능함이 확

인되었다. 

V.� 결론

패션 산업에서 챗봇은 사용자 서비스 혁신과 성장에 큰 기

여를 하고 있으며, 그 활용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

히 이커머스 패션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

하는 챗봇은 구매 기록, 디자인 선호도, 취향 등의 다양한 

사용자 속성과 제품 속성을 매핑하여 짧은 대화 턴으로 정

확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챗봇 

기반의 개인화 패션 추천 서비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기반 

연구로서, 패션 속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용자 리뷰 데

이터의 실증적 분석으로 대화형 추천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사용자-제품 속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실증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이버 데이터랩

의 검색어 순위 정보 분석을 통해 패션 이커머스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주요 패션 아이템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용자 니즈와 취향을 반영하는 어휘로 구성된 검색어 분석

을 통해 동일한 아이템 카테고리 내에서 다양한 패션 속성

이 복합적으로 제품 선택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의 사용자 리뷰 1,031,078건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제품 연관 어휘를 추출한 결과, 사용자 

속성의 상위 항목으로 사용자 체형, 사용자 니즈, 사용자 

TPO가 구성되었다. 각 상위 항목에 대한 하위 속성 어휘로, 

체형은 신장, 체중 및 신체 부위 비율과 치수를 반영하는 

어휘로 구성되었고, 사용자 니즈는 기능적, 사회적, 심미적 

요구와 관련된 어휘로 구성되었다. 사용자 TPO 연관 어휘

는 시간, 장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품 속

성의 상위 항목은 디자인 요소, 사이즈, 관리로 구성되었으

며, 디자인 요소는 형태, 색상, 소재, 디테일 관련 어휘로 구

성되고, 사이즈는 상대적인 크기와 치수를 나타내는 값과 관

련된 어휘를 포함하며, 관리는 제품의 세탁과 상태와 관련된 

어휘로 분류되었다. 셋째, 정의된 사용자-제품 속성을 추출

하는 방법으로 heuristic 모델과 data-driven 모델을 활용한 

속성 정보 수집 방식과 이커머스 챗봇을 통한 질의응답 방

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커

머스 패션 환경의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여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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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을 추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특히, 대화형 추천 시

스템에서 사용자-제품 속성을 적용할 때 속성 정보의 우선

순위를 설정함으로서 대화의 횟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션 이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을 통해 패션 

챗봇을 위한 패션 속성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빅데

이터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여 속성 정보를 정량적으

로 추출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이를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제

안함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

한 텍스트마이닝 속성분류 방법은 챗봇의 지식베이스 구축

을 위한 패션 정보분석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의미가 있

으며, 패션 사용자-제품 속성 분류 결과는 사용자의 체형, 

니즈, TPO와 같은 정성적인 속성은 개인화 패션 추천 서비

스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약 100만건의 이커머스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하여 패션 추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패션 사

용자-제품 속성 항목을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패션 

속성을 상위 항목과 하위 속성으로 분류하고, 각 속성에 대

응하는 어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

의를 가진다. 우선순위를 갖는 사용자와 제품 속성은 챗봇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요 키워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

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빠르게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와

의 기술적 협업을 통해 패션 속성을 분류하고 지식 그래프

를 구성하여 이커머스 패션 챗봇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이는 챗봇 기반의 개인화 패션 추천 기술 고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패션 테크놀로지 학술연구 방법과 범

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챗봇은 제품 판매 단계에서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생산과 기획 단계에서 디자이너에게 패션 트렌드와 사용자 

취향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챗봇 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본 연구 결과

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챗

봇 지식베이스 개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본 연구는 쿠

팡 이커머스 플랫폼의 리뷰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

으며, 어휘의 빈도분석만으로 속성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와 방법이 제한적이었음을 밝힌다. 후속 연구에서

는 다양한 이커머스 패션 플랫폼 데이터를 수집하여 속성 

어휘를 확장하고자 하며, 사용자와 제품 속성 어휘 간의 동

시출현빈도 분석, 챗봇 실험을 통한 패션 속성의 성능 분석

으로 사용자-제품 속성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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