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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consumer� clothing� behaviors� have�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due� to� global� phenomena� such� as� climate� change,� pandemics,� and�

advances� in� IT� technology.� Laundry� behaviors� closely� connected� to� how�

consumers� handle� clothes� and� their� clothing� lifecycle� have� also� experienced�

considerable� transformations.� However,� research� on� laundry� behavior� has� been�

limited� despite� its� importance� in� understanding� consumer� clothing� habits.� This�

study� employed� text� mining� analysis� of� social� data� spanning� the� past� decade� to�

explore� overall� trends� in� consumer� laundry� behavior,� aiming� to� understand� key�

topics� of� interest� and� changes� over� time.� Through� LDA� topic� modeling� analysis,�

nine� topics� were� identified.� They� were� grouped� into� subjects,� targets,� methods,�

and� reasons� related� to� laundry.� Analyzing� relative� frequencies� of� keywords� for�

each� topic� group� revealed� evolving� consumer� laundry� behavior� in� response� to�

societal� changes.� Over� time,� laundry� behavior� showed� a� dispersal� of� agents� and�

locations,� increased� diversification� of� laundry� targets,� and� a� growing� interest� in�

various� methods� and� reasons� for� doing� laundry.�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broader� context� of� laundry� behavior,� offering�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sumer� attitudes� and� perceptions� than� previous� studies.� It�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laundry� as� a� daily,� socio-cultural� aspect� of� our�

lives.� Additionally,� this� study� identifies� changing� customer� values� and� suggests�

improvements� and� strategic� branding� for� laundry� services,�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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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내 1인가구의 비중이 2022년 기준 34.5%로, 750만 가구

를 넘어섰다(Kostat, 2023). 이에 세탁 프렌차이즈 크린토피

아는 증가하는 가정 세탁 대행 수요에 힘입어 전년대비 매

출액이 약 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Kim, 2024).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 플

랫폼인 런드리고나 세탁특공대 역시 매년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대부분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던 가사노

동의 일부인 세탁이라는 하나의 일상이 점차 가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세탁의 풍경 변화 요인은 가구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있다(Yates & Evans, 

2016). 열대화 현상으로 인해 점차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예

보와 계절 경계의 붕괴 또한 세탁 패러다임 변화의 주역이

라고 할 수 있다(Moon, Chae, Lee, Kim, & Kim, 2021).  

  게다가 팬데믹 시대는 전세계인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

념의 차원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는 세탁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들은 위생 및 청

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위생과 관련된 기능성 소재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다(Shen & Wilkoff, 2022). 

비대면 서비스의 진화로 차등적 관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

가하였다(Agostino, Arnaboldi, & Lema, 2021). 

  세탁 행동은 소비자의 일상에서 옷을 다루는 방식과 의복 

생활 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Laitala, Klepp, 

Kettlewell, & Wiedemann, 2020).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들

이 일상에서 옷을 선택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위생이나 청결에 대한 의식이나 사회적 거리나 

관계에 대한 개인의 선호 형성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Olivera-La Rosa, Chuquichambi, & Ingram, 2020). 세탁 

행동은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쌓은 개인적 습관임과 동시에 

개인이 사회로 나아가는 통로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

회적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세탁 행동은 가사를 운영하고 개인의 일상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복 생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Pakula & Stamminger, 2010; Pink,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세탁 행동에 대한 연구

는 그 중요성에 비해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최근 세탁기

술이 발달하고 세탁 기계 및 세제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조사 및 환경의식에 대한 조사는 조금씩 이루어

져 오긴 했지만 이 또한 매우 산발적이고, 현상에 대한 조

사에 그치는 등 세탁에 관한 연구 분야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특정 소비자 집단의 세탁 행동

을 살펴보거나(Bae, Cho, & Park, 2001; Lee, Lee, Kim, 

& Lee, 2003; Moon, Amasawa, & Hirao, 2020), 세탁 기

기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기대 및 효용 가치, 혹은 만족도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세탁 행동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가치

에 대해 논의되었다(Kim, 2015; Moon & Kim, 2022; 

Seong & Lee, 2010; Yates & Evans, 2016). 그러나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가구 구조의 변화는 곧 세탁 행동의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특정 집단의 특성보다는 개인의 

특성이 소비자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존

의 선행연구보다 더 넓고 유연한 관점에서 소비자를 바라보

아야 한다.  

  한편 세탁 전문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들도 소수 이루어졌다(예, Kang, 2020). 또는 최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전반적인 세탁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Koo, 2023; Ju & Shim, 2023). 

Koo(2023)는 소비자들의 세탁 행동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였지만 한시적인 세탁 행동을 관찰하는 데 그치는 등 

소비자 행동에 대한 원인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Ju and Shim(2023)은 복종에 따른 소비자들의 세탁 요구사

항에 대해 분석했지만 전반적인 세탁 행동에 대한 흐름을 

밝히지는 못했다. 소비자의 세탁 행동에 대한 이해는 거시적 

맥락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만큼 보다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현상과의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 소비자들의 세탁 행

동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최근 10년간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세탁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관심 주제는 최

근 10년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2.에서 변화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배경

사회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청결을 특

정 의식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Douglas, 2003). ‘세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몇몇 선행연구

들은 의류를 보관, 착용, 사용, 세탁, 건조, 다림질을 포함하

는 일련의 활동 그 이상의 더 광범위한 관계나 문화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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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낸다는 것을 논의해왔다(Mylan & Southerton, 

2018; Pink, Mackley, & Moroşanu, 2015; Watson, 

2014). 세탁의 역사를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 변화와 밀접하

게 연결짓거나, 세탁의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정체성이나 권력 구조와 같은 사회적 질서를 나타낸

다고 논의되기도 했다(Mylan & Southerton, 2018). 이와 

같이 세탁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 외에도 세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비자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세탁 행동은 문화 및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세탁 행동의 특징이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연구되었는데, 먼저 Bae et al.(2001)은 한국 성인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탁 관리 행동에 대해, Lee et 

al.(2003)은 대학생들의 세탁행동에 대해, Lee and Shim 

(2021)은 대학생의 의복 관리행동과 섬유품질 표시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소비자 집

단을 나누어 비교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Moon et al., 

2020; Roh, 2019; Wee, Lee, & Jung, 2021). Moon et 

al.(2020)은 일본과 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탁기 공유를 

통한 친환경적인 세탁 행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는 공유 세탁기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속가능성

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밝혔다. Wee et al.(2021)은 

한국 세탁 행동을 유럽과 비교하였는데, 유럽 소비자의 세탁 

행동이 한국 소비자보다 세제, 헹굼, 세탁 온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더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밝

혔다. Roh(2019)는 더 세부적으로 신생아복의 세탁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과 그에 대한 

관리 및 세탁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세탁 기기를 중심으로 세탁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개발된 세탁 기술이 적용된 기기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살

펴보거나 혹은 세탁기 사용에 대한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Moon and Kim(2023)은 소비자가 스마트 세탁기에 

대해 기대하는 효용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효용적 효익 기대(expected utilitarian benefit)’와 ‘쾌

락적 효익 기대 (expected hedonic benefit)로 구분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스마트 세탁기에 대한 ‘패션 가치’, ‘심리적 가

치’, ‘사회적 가치’로 구성된 쾌락적 효익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전문 세탁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심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Han, Kang, and 

Lee(2021)은 O2O 세탁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태

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연구 참여자들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그룹화하였는데, 모바일 사용에 친숙하고 청결 관리에 

관심이 높은 라이프스타일의 소비자 집단이 O2O 세탁 서

비스에 대해 유용성과 용이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탁은 의류의 생애주기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세탁 행동의 지속

가능성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Godin, Laakso, & Sahakian, 

2020; Laitala, Boks, & Klepp, 2011; Miilunpalo & 

Räisänen, 2019; Moon et al., 2020; Wee et al., 2021). 

각 지역 소비자들의 세탁 관행이나 습관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Laitala, Boks and Klepp(2011)은 노르웨이의 세탁 습관 변

화, Kruschwitz, Karle, schmitz and Stamminger(2014)은 

독일의 소비자 세탁 관행을 관찰하였다. Miilunpalo and 

Räisänen(2019)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핀란드 소비자들의 

세탁행동을 16년 전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 지속가능한면에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

전히 물의 경도와 적절한 세제 투입, 세탁기 채우기, 세탁 

온도, 건조 방법 및 에너지 절약과 같은 세탁 습관에 대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Godin et 

al.(2020)은 세탁 행동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관행의 맥락에

서 연구하였다. 세탁 주기를 줄이고, 관리하기 쉬운 옷만을 

구매하고, 자동적으로 세탁하는 습관을 버리는 등의 습관 변

화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웰빙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특정 소비자나 세탁 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복 관

리의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세탁 관련 요구 사항을 분석하거

나 트렌드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Koo, 2023; Ju & Shim, 

2023). Koo(2023)는 의류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 예를 

들어 세탁, 수선 그리고 다림질을 포함하는 최신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 변화 및 환경 오염이 소비자

들의 이러한 의복 관리 행동변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

였다. Ju and Shim(2023)은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니즈

를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소비자들이 포스팅한 

텍스트들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복종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용어가 나타났는

데, 예를 들어, 코트세탁은 보관, 곰팡이, 손상, 패딩은 충전

재와 건조, 후리스는 먼지와 보풀 등의 용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각 복종별로 소비자들이 신경 쓰는 특성들이 다르게 

추출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세탁 행동은 세대를 초월하여 습득되고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따른 위생과 청결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Jack, 2013). NOA(Needs-Opportunities-Abiliti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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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기회와 능력을 통한 행동 개념은 다

섯 가지 거시적 수준 요인(TEDIC complex)의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 NOA 모델은 보다 넓은 범위의 소비자 행동

을 예측하는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saoned Action, 

Ajzen & Fishbein, 1975)과 MOA 모델(Motivation- 

Opportunities-Abilities Model)에서 파생된 이론으로(Poiesz 

& Robben, 1996; Ölander & Thogerson, 1995), 그 다섯 

가지 거시적 요인은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인구

통계(demography), 제도(institutions), 그리고 문화(culture)

를 일컫는다(Gatersleben & Vlek, 1998; Stern, 1992). 세탁 

행동이 일상적 삶의 한 부분으로서 소비자의 동기가 아닌 

필요에 의해 출발하여, 기후 변화, 세탁 기술 및 기기의 발

전, 세탁서비스의 여부 등 외부적 변화에 의해 소비자의 능

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NOA 모델이 세탁 행

동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탁 행동

은 소비자 개인의 행동 분석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 즉,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소비자 행동을 바라봐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안에서 세탁 행동

을 보기 위해 소셜 데이터에 드러난 소비자들의 세탁에 관

련된 포스팅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셜데이

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바이브컴퍼니의 썸트렌드

(SomeTrend)의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한민

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X(리트윗 제거)를 수집 채널로 선

정하였으며,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2014

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세탁’ 과 관련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바이브컴퍼니 내

부 정책으로 인해 비공개되어 있으며, 뽐뿌, 네이트판, 중고

나라 등을 중심으로 약 7,000개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출처

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소셜 데이터 수집 채널 중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경우, 세탁을 중심으로 관련 포스팅을 수집했을 때 대부분이 

소비자가 작성한 글이 아닌 패션 제품 판매글에 포함된 세

탁 주의사항이었다(예, ‘세탁시 반드시 단독세탁/드라이클리

닝 해주세요’). 따라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대상 채널에

서 제외하였다. 

  수집한 원본데이터는 Jupyter Notebook 6.0.3 환경에서 

Python 3.8.3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제 및 분석하였다. 비구

조화된 데이터 처리를 위해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

여 2음절 이상의 명사와 고유명사를 추출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데이터는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맥락 수준

으로 찾아내 패턴을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

였다(Salloum, Al-Emran, & Shaalan, 2017). 사람의 언어

를 컴퓨터의 언어처럼 바꾸는 과정을 자연어 처리 과정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이라고 하는데, 자연어 

처리와 형태소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해 텍스트 간의 연계성

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Callon, Courtial, Turner, & Bauin, 1983). 본 연구에

서 세탁과 관련된 수집 키워드로 ‘세탁’과 동의어로 ‘빨래’, 

‘세탁물’, ‘빨랫감’, ‘드라이크리닝’ 등을 포함시켰고, ‘신분 

세탁’, ‘학벌 세탁’ 등 본래 의미의 세탁과 다른 의미로 사용

되는 연관어는 제외하였다. 먼저 10년간 세탁 관련 연관어

들의 주요 토픽들을 살펴보기 위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데이

터 와 텍스트 문서 간의 잠재된 관계를 찾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의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이다(Jelodar, Wang, 

Yuan, Feng, Jiang, Li, & Zhao, 2019). 그 중 LDA 모델

은 각 문서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

정하고 단어들의 분포 확률을 통해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Jelodar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주요 토픽(주제)들을 도출한 후 각각

의 주요 키워드들의 출현량의 합에 대한 10년간의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0년간 세탁 관련 주요 주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의 변화와 그에 대한 요인 및 사회적 영

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IV.� 결과

주요 커뮤니티와 소셜플랫폼 X 채널을 통해 세탁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주요 커뮤니티들에서 수집한 문서 

4,216건, X(리트윗 제외)에서 수집한 문서 2,282건으로 총 

6,498건의 문서가 수집되었다(Table 1참조).

  수집한 세탁 관련 데이터들을 LDA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실시하였다.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기 

전 최적의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합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토픽의 수가 9일때, 정합점수(coherence 

score)가 40.9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9개로 토픽을 

설정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Table 2). 9개의 토픽은 각각 

도출된 주요어에 따라, 1) 손세탁(hand washing), 2)세탁 권

장 사항(laundry recommendation), 3) 의류 세탁(laundry 

for clothes), 4) 럭셔리 제품 세탁(laundry for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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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Numbers� of� Collected� Documents� by� Year

Year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Total

comm-unity 276 337 319 392 424 509 553 487 476 443 4,216

X 259 241 177 264 226 217 196 204 234 264 2,282

subto-tal 535 578 496 656 650 726 749 691 710 707 6,498

Table� 2.� Laundry-related� Topics� From� 2014� To� 2023� (LDA� Topic�Modeling)

1 2 3 4 5 6 7 8 9

Hand�

Washing

Laundry�

Recommen

dation

Laundry� for�

clothes

Laundry� for�

luxury� items

Laundry� for�

storing

Laundry�

Service

Seasonal�

Laundry

Laundry� for�

sharing

Probable�

Laundry�

Mistakes

hand�

washing

recommend

ation
coat Luxury storage service summer vintage

transformati

on

wash mark jeans Premium season laundry hand�wash sales solvent

material goods cardigan Detergent sticker care� label dryer question repair

fabric brand slacks skirt vinyl
laundry�

cloth
blanket special wax

information product label operation sharing collecting category photos shape

notation
dry�

cleaning
fluff Burberry finish delivery

winter�

clothing�

organization

neighborhood dehydration

washing Possible cashmere self event ironing purchase uniform liquid

possible machine occurrence delete free discount regular decoration
stain�

removal

mode whether silk padding Saturday facility pickup same� day separation

recommenda

tion
Possible costume coin housework material airport authentication expert

curtain exclusive factory temperature member solved dryer� rack space� suit shop

case degree feeling caution exchange set autumn standard coffee

method jumper dab acquaintance refund
bleaching�

agent
clothing notification situation

button cold�water wife waterproof café chemistry others sound laundry

items), 5) 보관을 위한 세탁(Laundry for storing), 6)세탁 

서비스(Laundry Service), 7) 계절 세탁(Seasonal Laundry), 

8)공유를 위한 세탁(Laundry for sharing), 9) 세탁시 주의

할 점(Probable laundry mistakes)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토픽 키워드 추출결과, 물세탁, 손세탁, 옷감, 명

시, 표기, 물세탁가능모드, 추천, 커튼, 과정, 단추 등이 나타

났다. 주로 가정에서 손으로 혹은 세탁기로 빨래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관련어로 1번 토픽의 제목을 ‘손세탁’이라고 명

명하였다. 두번째 토픽의 키워드로 권장, 표시, 브랜드, 상

품, 드라이클리닝, 가능, 세탁, 기계세탁여부, 단독, 점퍼, 찬

물 등으로 나타났다. 1번 토픽보다 보다 큰 범위로 세탁 결

정시 어떤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 브랜드 상품에 표시된 ‘세

탁 권장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세번째 토

픽에서는 코트, 청바지, 가디건, 캐시미어, 보풀, 슬랙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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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의상, 자국, 배송, 예전 등이 나타났다. 다양한 의류 제

품군(코트, 청바지, 가디건 등)과 세탁과 관련된 단어들의 

출현으로 ‘의류 세탁’이라고 명명하였다. 네번째 토픽에서는 

세번째 토픽보다 더 구체적인 의류 세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아져 출현하였다. 세제, 명품, 프리미엄, 감사, 운영, 동네

세탁소, 버버리, 셀프, 조사, 필독, 코인세탁방, 패딩, 온도, 

조심, 드라이, 방수, 구입 등이 나타나 ‘럭셔리 제품 세탁’이

라고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토픽은 ‘보관을 위한 세탁’로 

명명하였는데, 가정에서 보관하기 위해 세탁하는 행동과 관

련된 단어들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보관, 계절, 공유, 스

티커, 비닐, 마무리, 환불, 행사, 교환, 취급사항, 봄맞이 등

의 주요어들이 등장하였다. 일상적인 세탁보다는 세탁 이후 

장기간 보관할 때 그 방법을 문의하거나 노하우를 공유하였

다. 여섯 번째 토픽은 최근 급증한 세탁 대행 스타트업의 

영향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진 것으로 보인다. 세탁서비

스, 서비스, 다림질, 할인, 업체, 배달, 수거, 독접 사용, 해

결, 등 관련어들이 대거 출현하였다. 일곱 번째 토픽에 대한 

제목으로 ‘계절 세탁’을 선택하였다. 관련 출현 단어로 여름, 

손세탁, 건조기, 이불, 온라인, 담요, 고어텍스, 특공대, 겨울

옷정리, 정기, 저음, 햇볕, 등 계절에 따라 세탁을 하는 상황

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겨울 시

즌이 지나 겨울 옷들을 한꺼번에 세탁한다는 등의 언급이나 

여름 이불, 겨울 이불 세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된 것으

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토픽으로는 공유, 빈티지, 판매, 이

웃, 인증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공유를 위한 

세탁으로 명명하였다. 점점 더 자신, 혹은 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 즉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행

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홉 번째 토픽으로 세탁

변형, 분리세탁, 용제, 수선, 여행, 왁스, 탈수, 모양, 얼룩제

거, 커피, 자문가 등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세탁시 주

의할 점’으로 그룹명을 명명하였다.

  세탁과 관련된 아홉 개의 토픽에 대하여 10년간 소비자들

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

하여 각 토픽의 주요어 빈도분석을 바탕으로 그 변화 추이

를 분석하였다(Figure 1). 키워드에 따라 절대적인 빈도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각 주제의 변화 추이만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의 변화율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드라이클리닝이나 물세탁의 경우 10년간 언급수가 계

속 중상위권에서 변화하였고, 그에 반해 럭셔리 세탁의 경우 

하위권에서 언급수가 변화하였다. 이처럼 토픽별 나타나는 

키워드의 절대적 수치의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토픽별 

비교가 아닌 한 토픽 내에서 연도별 변화 양상만 볼 수 있

도록 비율로 전환하여 수치를 비교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먼

저 아홉 개의 토픽을 맥락에 따라 그룹화 하였다. 1번 ‘손세

탁’과 6번 ‘세탁 서비스’는 세탁 행동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 

그룹화하였고, ‘who & where’이라고 명명했다. 3번 ‘의류 

세탁’ 과 ‘명품 세탁’은 세탁의 대상과 관련 주제로 ‘what’

이라는 제목으로 그룹화하였다. 2번 ‘세탁 권장사항’과 9번 

‘세탁시 주의사항’은 세탁 방법상에서 다루는 토픽들로 

‘how’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5번 ‘보관을 위한 세탁’ 8번 

‘공유를 위한 세탁’ 7번 ‘계절 세탁’은 모두 세탁을 하는 이

유에 대한 내용으로 ‘why’라는 맥락에서 언급되는 내용으로 

한 그룹으로 묶었다. 

  첫째, ‘who & where’ 주제(1번, 6번)의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10년간 이와 관련된 언급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언급률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손세탁/물세탁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줄고, 전문 업체를 통

한 세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첫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스마트 세탁기 등의 기술

력이나 공급에 비해 여전히 손세탁, 물세탁에 대한 소비자들

의 니즈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소재 등이 망가지

기 쉬워 세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끼

면서도 세탁 방법에 있어 손세탁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

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히 입기는 좋은데 세탁기 돌리면 다 망가지니 ㅠ

ㅠ 일일이 손빨래 하는게 너무 귀찮아요. 2018.09.26

  손빨래 너무 번거롭고 드라이클리닝은 비싸서요. 세

탁망에 넣고 울 코스로 돌려도 될까요? 2020. 05.23

  아끼는 옷은 손빨래하는 것 밖에 답이 없나..? 

2021. 01.13

  또한 소비자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증가

한 전문 세탁 서비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한

편, 서비스 이용이나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준을 나누

어 세탁 대행 서비스 이용과 직접 손세탁하는 것을 나누어 

병행하기도 했다.

  셔츠랑 드라이클리닝 위주로 사용할껀데 A업체랑 B

업체 중에 고민중...2020.08.19

  앞으로 4차 남음ㅋ 조심해야 하는 옷들은 A업체에 안 

맡김(예전에 사고 한번 난 뒤로_보상받음) 적당한 것들만 

드라이클리닝 보내고 세탁 이불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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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Changes� In�Major� Laundry-related� Topics� Over� the� Past� Ten� Years
(drawn� by� author)

  

     2023.04.28.

  B업체에 쭉 맡겨왔는데 비싸기도 하고 냄새도 심한 

것 같아서요. 2020.04.26 

 

  세탁의 대상에 관한 주제(‘what’)는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하거나 질문 혹은 정보 공유 등의 논의를 할 때 소비자들은 

무엇을 세탁하는지에 따라 언급하는 내용의 맥락이 달라졌

는데,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었다. 특정 의류 아이템을 

언급하면서 세탁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노하우 및 세

탁 관련 고민을 공유하였다. 일반세탁에 대해서도 언급량이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아이템의 종목의 수는 10년 동안 크

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소재별 세탁 방법에 대한 관

심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엊그제 tv에서 오리털점퍼는 드라이클리닝하면 보온

력이 떨어진다고 중성세제로 손빨래해야한다고 하더라

구요... 2014.01.18

  구스다운, 패딩 세탁 좀 하려고 하는데 잘 하는 곳 

혹시 아시나요? 2016.12.17.

  라마코트나 알파카코트 있으신 분들 어떻게 세탁 관

리하시는지 정보 부탁드려요^^ 2017.11.05.

  겨울옷 세탁 요령…다운패딩은 중성세제로 무스탕은 

얼룩제거 우선, 코듀로이는 마찰 최소화해야 

2019.03.02

  패션 제품 중에서도 고가 혹은 명품 의류에 대한 세탁 관

련 키워드는 별도의 토픽으로 따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명품의 성장률이 패션 산업에서 두드러

졌듯 명품 세탁에 대한 언급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

다(Cho, 2023). 명품은 고가에 구매한 만큼 잘못된 세탁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명품 전문 세탁 업체를 찾거

나 혹은 집에서 명품을 세탁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드라이클리닝 말구, 명품 쪽으로 세탁 잘하는 

곳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02.28

  OO님들 명품옷 세탁 어떻게 하시나요?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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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명품 제품에 대해서는 광택과 미세한 색 변화에도 

민감한 만큼 그 기대치 또한 높다. 실제 명품 세탁 서비스

를 받은 고객들이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기는 불만 또한 함께 나타났다. 

  명품셔츠라고 신경써달라고 했는데 물이 빠지는 옷

이랑 같이 물세탁 한걸로 보입니다. 2016. 10. 21.

  ㅜㅜ 맡길 때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자기네들은 명

품 세탁이라 특수 세제를 이용해서 광택이 죽거나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했거든요. 2019.08.27

  세탁 잘못했는지 아뻬쎄 셔츠가 줄었고 마르지엘라 

재킷은 드라이클리닝 맡긴 후 표면이 미묘하게 변해서 

속상하다. 2021.09.02

  추가적으로 최근 매스티지 브랜드의 소비 증가 현상의 결

과로, 명품과 일반 제품 사이 중간 수준의 세탁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나타났다. 

  주로 OO옷인데 명품까진 아니어서 명품세탁 맡기

기엔 여러 벌은 부담스럽고 2020.08.29

  세탁 방법에 대한 주제(‘how’: 2번, 9번 토픽)에서는 세탁 

권장 사항에 관련된 관련어 출현은 10년간 소폭 상승하였

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다소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였다. 이는 세탁을 누가, 어

디에서 하는지 주체가 바뀌는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전후 세탁 관련 스타트업의 성행으로 관

련 서비스 비즈니스가 급성장하며 소비자가 직접 세탁을 하

지 않고, 대행 서비스에 위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세탁 행동의 주체자를 선택하기 

전에 세탁 권장사항에 대해 숙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탁 권장사항에 관한 본문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세

탁 권장사항의 성의 없는 표기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10년간 꾸준히 언급해왔고, 최근에 

와서 소재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드라이클리닝으로 표기

하는 브랜드에 대해 불만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심하고 빨래 분류하니 절반이 드라이클리닝이었을 

때의 절망감 2015.12.23

  면소재이구 손세탁 가능할거 같은데 택에는 드라이

크리닝 하라고 써있으면.. 2017.03.30

  세탁방법 드라이크리닝이라고 나오지만, 면 100%도 

브랜드 옷은 다 드라이하라고 하니. 2018.06.14

  무슨 옷을 사면 죄다 손빨래 하고 첫세탁 드라이클

리닝하고 세탁기 쓰지 말래 무책임해 2021.10.26

  요즘 옷들 진짜 별거도 아니면서 전부 단독세탁 손

세탁 드라이클리닝 건조기 사용불가 달려있는거.. 

2023.07.01

  티셔츠를 누가 첫번째 드라이클리닝, 두번째부터는 

뒤집어서 조물조물 손세탁합니까 2023.10.16

  세탁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주제(‘why’:5번, 7번, 8번 

토픽)에서는 세 가지 토픽의 양상이 모두 다른 양상을 보였

다. 보관을 위한 세탁은 팬데믹 기간 때 소폭 상승하는 그

래프를 그렸으나, 지난해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계절 세탁

에 관한 키워드는 코로나 이전에는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코

로나 발발 시점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였다. 실

내에서만 있는 생활이 길어지고 특정 계절을 위한 의류가 

아닌 실내용 의류 착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러한 그래

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유’하기 위한 세탁은 

10년간 전반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관련어로는 빈티지, 

중고, 판매, 인증, 동네로 나타났고, 2017년과 팬데믹 기간

에 급격한 상승 그래프를 그렸으며 전반적으로도 우상향 그

래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 문화의 확산으로 단순

히 입던 의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눔 및 

판매하기 위한 세탁이나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중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소셜 마켓의 증가로 

중고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의 세탁 니즈도 나타났다. 

  빈티지로 피코트 구매해서 집근처 세탁소 세탁 맡긴 

후 세탁소서 찾으러 오라던 날에 맞춰 옷을 수령했습

니다. 2021.02.18

  팔라스 후드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다들 드라이

클리닝 세탁 후 판매하시나요? 2021.12.09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소비자들이 세탁과 관련하여 소

셜 플랫폼 상에서 언급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주요 관심 주제와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

다. 국내 약 7,000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플랫폼 X를 

통해 수집한 6,498건의 문서를 분석하였으며, LDA 토픽 모

델링 분석과 각 토픽에 대한 10년동안의 주요어 빈도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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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총 아홉 

개의 세탁 관련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는 다시 크게 세탁의 

주체(who & where), 세탁의 대상(what), 세탁의 방법

(how), 세탁의 이유(why)의 네 가지 맥락으로 그룹화할 수 

있었다. 네 가지 맥락은 10년간 거시적 환경 및 사회 문화

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세탁의 변화 양상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탁 행동의 주체 및 장소가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가정 중심의 손세탁에 대한 관심은 세탁 전문 서비스

나 코인 세탁소 등 외부의 장소로 관심도가 일부 옮겨졌다. 

전문 세탁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는 편의성을 향한 소비

자들의 추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전문 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시사한다(Febriyan & Putro, 2023). 1인가구의 증가와 팬데

믹으로 촉진된 O2O 서비스의 발달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볼 수 있다(Hong, Ahn, & Jung, 2023). 한편 손세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손세

탁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세탁기, 인

공지능 세탁기 등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세탁기기가 해소되

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탁 대상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 현상이 두드러졌

다. 이는 의류 소재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인한 세탁 기술

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본 세탁이 필요한 의류와 고

급 세탁이 필요한 의류로 나누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한, 명품 산업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고급 품목에 대한 관

리 차원에서 세탁 관련 산업 규모 역시 성장하였다는 것을 

소비자 관심도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Hadinata, 

Aima, & Syah, 2023)

  셋째, 패션 제조 업체에서 제공하는 세탁 권장사항의 정

확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의류 관리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 상실을 확인하였다. 무조건적인 최상위 수준의 관리를 

권장하는 것은 제품의 제조 품질과 관계없이 착용하는 단계

에서 보여지는 의류의 품질 관련 원인을 모두 관리하는 주

체, 즉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세탁 방법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게다

가 드라이크리닝으로 세탁할 때 사용하는 유기성 화학물질

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연달아 발표되

고 있기 때문에 패션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Ceballos, 

Fellows, Evans, Janulewicz, Lee, & Whittaker, 2021). 

  넷째, 세탁 행동의 이유는 단순한 청결 이상의 다양한 동

기에 초점을 맞추며 팬데믹과 같은 거시적 환경에 의해 영

향을 받아 변화해왔다. 특히 공유 경제의 확산 및 팬데믹에 

의해 촉진된 중고 의류의 공유와 판매의 증가와 같은 라이

프스타일이 세탁 행동에도 반영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

는 최근 10-20년간 SPA브랜드의 급증 등의 이유로 의류의 

절대적 양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착용을 위한 것이 아닌 보

관 혹은 공유하기 위해 세탁하는 것 또한 기본적 일상이 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Jeon, 2023). 이 결과는 단순히 의

류관리나 청결이 아닌 다차원적인 동기에 대해 역설했던 선

행연구들의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Douglas, 

2003; Mylan & Southerton, 2018; Pink et al., 2015; 

Watson, 2014). 게다가 팬데믹 시대를 통해 청결에 대한 관

념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 변화에 대해 연구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Annaldewar, 

Jadhav, & Jadhav, 2021; Rawal, Pal, Bagchi, & Dani, 

2020).

Ⅵ.�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소비자들의 세탁 행동을 살펴봄으로

써 세탁 행동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에 소비

자의 개인 혹은 가정 수준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세탁 행

동의 연구를 문화와 사회적 영향 관계의 맥락으로 확장했다

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소비자의 세탁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소비자 집단의 행동 

양식을 살펴보거나 각 세부 그룹별 세탁 행동에 대한 특징

을 분석하거나, 혹은 세탁 기기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를 측

정하는 등 거시적 환경과 동떨어져 소비자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Kim, 2015; Moon & Kim, 2023; Seong & 

Lee, 2010; Yates & Evans, 2016). 본 연구에서 10년간의 

소비자 행동 관찰을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과 연관지어 앞으

로의 세탁 행동 연구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 세탁 행동의 의미를 재발견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탁 관련 주제들은 세탁 서비

스와 손세탁과 같이 세탁 주체에 관련된 논의부터 계절 세

탁, 공유 세탁과 같은 세탁을 하는 이유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세탁 행동의 범위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세탁기기(예, Moon & Kim, 

2023), 세탁 세제(예, Cheewapattananukul, Saengnoree, & 

Deebhijarn, 2023), 세탁 서비스(예, Febriyan & Putro, 

2023)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서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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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관심을 보

여주며,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이고 필수적이면서도 사회문

화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세탁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실무적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세탁 분야뿐만 아니라 패션 기업들은 최근 변화

하는 고객의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탁서비스 

산업의 두드러지는 성장은 편의성과 전문적 관리가 점점 우

선시되는 환경의 변화를 보여준다. 세탁 주체의 움직임은 사

회 가족 구조의 변화 및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하고 디테일한 요구

사항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단순 세탁 대행 서비스에 그

치는 것 아니라 고객 라이프스타일이나 개인 취향에 따른 

관리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브랜딩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소재 기술의 계속된 발달

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소재 관리의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 기업이 더이상 구매 단계뿐만 

아니라 구매 후 단계에 대한 고객 니즈에 관심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탁 관리 표시에 대한 불신을 

함께 갖고 있었다. 패션 기업들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세탁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불만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공유 목적의 세탁에 대한 논

의가 증가하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적 공유를 향한 사

회적 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공유 경제

의 규모의 지속적 확장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세탁 산업의 

규모도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관련 업계 

및 의류기업들은 성장하는 공유 경제 및 문화의 흐름을 보

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 전략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

째, 최대한 직간접 광고, 판매글 등의 문서를 정제하였음에

도 전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노이즈로 인해 내용 분석 

측면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비

지도 학습에 의한 모델링과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차

원의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 내용의 손실

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또한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 10년

간의 세탁 행동의 거시적 주제만 다루었기 때문에 보다 미

시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의 소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탁 행

동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관심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소비자들의 세탁에 대한 다면적 관심은 10년동안 다양한 변

화를 그려왔으며, 이 변화 양상은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이

면서 사회적인 세탁 행동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공유 

경제 및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의 세탁 산업의 발달과 더불

어 앞으로 추가적인 세탁 행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증가하는 세탁 행동의 후속 연구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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