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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consumer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aused 

by the fashion industry. It provides fundamental data to develop consumer consciousness for 
a future-oriented sustainable fashion system to preserve the global environment. TEXTOM was 
used to analyze the Big Data.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online media from Naver, Daum, 
Google, Twitter, and YouTub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anuary 2023 to January 
2024. The mixed keywords ‘fast fash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were used for the search. 
A total of 3,015 refined texts were collected text-mining, UclNet 6.0, NetDraw, and the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CONCOR) algorithm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any keywords related to fast fashion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were seen in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s. These included ‘fashion’, 
‘environment contamination’, ‘environment’, and ‘clothing’. Specifically, the curr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fast fashion was recognized by consumers. Second, the 
keywords ‘fast fashion’, ‘environment’, and ‘contamination’ were high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se keywords were fundamentally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Third, the keywords 
in the network showed attribute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CONCOR analysis, which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the cause and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fashion and environment. 
Lastly, negative emotions, including destruction, seriousness, and excessiveness, were expressed 
in the results of the sentiment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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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섬유패션산업은 인간의 신체적 보호와 표현뿐

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
이다. 또한 인류가 지속되는 한 필수 불가결한 산
업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
여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패션산업은 패스트패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
시스템 등장으로 대량생산, 빠른 상품 회전, 낮은 
가격, 많은 판매량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다. 패스
트패션은 소재 생산과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인 섬유패션산업의 스트림(stream)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패션산업의 책임론이 부상되고 있고 의류 산업에
서 가장 오염이 심한 분야는 H&M, 자라, 유니클
로 등으로 대변되는 거대 패스트패션이다(Yoo 
2019). 그래서 패스트패션은 생산과 소비적 차원
에서 환경오염을 가중하는 오명의 산업으로 전락
하고 있다(Kim 2021).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패
스트패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인해 기업과 소
비자가 패션제품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를 지속
해서 진행해 온 결과이다.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적 사고의 급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
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지면서 패션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들이 시사되고 있다. 섬유생산을 위한 
전체 온실가스배출은 전 세계 항공과 해양 운송을 
합한 것 이상이며, 유독물질 또한 섬유패션산업 종
사자와 착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합성섬유로 
생산된 의복의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하여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Park 2019). 

패션산업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다
수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의식 변화에 따

른 패션디자인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Lee & 
Park 2009; Jang 2015),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패스트패션 소비자의 의복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14; Lee 2015;  
Son 2017),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에 따른 소비가
치(Kim & Lee 2019; Eom & Eom 2021), 지속
가능 패션디자인 개발(Kam & Yoo 2020; Wi & 
Jung 2021) 등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의 결과에 따른 디자인 개발, 의복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오
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정 기술이나 방식 개발
에만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소비트렌드 개선과 
소비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Jung 2023). 
이러한 결과로 인한 해결 방안의 모색과 함께 패
션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소비자 인식연
구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패션산
업의 미래 관점에서도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 원인을 줄이는 기업적, 소비적 인식을 개선하
지 않는다면 패션산업이 환경오염 산업으로 낙인
되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최
근 온라인 미디어에서도 패스트패션이 환경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고 있는 현 상황
(Comfort styler 2023; Degusi 2023; Infodivao 
2023; Textile-info 2023)에서 패스트패션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 패스트패션과 환
경오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
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한 소비자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소셜 빅데이터에서 소비자 인식에 관한 계량적
인 연구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
법론이 필요하다(Kim & Kim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산
업적, 소비적 차원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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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하고 빅데이터를 통하여 패스트패션과 환
경오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여 친환경적
인 패스트패션을 위한 소비자 인식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의 산업적 고찰
SPA브랜드들이 글로벌화되고, 오랜 시간 패스

트패션이 메가트렌드로 자리하게 되면서 패션산업
은 어느덧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다(Kim 2023c). 
패스트패션 산업은 매년 1억 7천500만 톤의 이산
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탄소 배출량의 약 10% 가까이 된다. 또한 전 
세계 폐수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
하고, 생산뿐 아니라 배송, 마케팅 관련 산업을 더
하면 패션사업 전체의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
하다(Kim 2023d). 지난 15년간 사람들이 옷 한 
벌을 소비하는 시간은 40%가량 줄었으며, 지난 
30년간 미국인들이 옷 한 벌을 사고 착용한 횟수
는 평균 7회였다. 전 세계적으로 의류 폐기물 양
이 연간 9,200만 톤에 이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의 한 해 의류 폐기물은(2020년 기준) 약 
8,200톤이며, 공장에서 나오는 폐섬유류까지 합
하면 그 양은 40만 톤에 달한다. 이는 의복은 물리
적 수명이 아닌 외관적 수명이 짧아지게 되면서, 
의복을 폐기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손쉽게 사용하
고 버리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미 
연구된 바 있다(Lee 1997). 버려진 옷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매립, 방치된다. 전 세계
적으로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5%만이 재활용되고 15%
는 소각되고, 나머지 80%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
카 등에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수
입국에서도 절반만 유통될 뿐 나머지 절반은 다시 

버려져서 개발도상국으로 가지만 결국 방치되고 
하천과 땅을 뒤덮는 쓰레기가 되고 있다(Kim 2023a). 
그린피스에 따르면 의류 생산으로 매년 물 800조
L 소모, 이산화탄소 1억 7천500만t 방출, 쓰레기 
9천200만t이 발생한다고 한다. 평소 입는 티셔츠 
한 벌을 만들려면 물 2천700L(욕조 15개 분량)를 
소모하고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 70만 개 방출, 분
해 시 미세플라스틱 12억 개가 발생한다. 게다가 
섬유산업에 쓰이는 면화는 세계 농지의 2.5%를 
차지한다.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재료를 만드
는 데 매년 기름 3억 4천200만 배럴이 필요하고, 
염료 따위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1년에 4천300
만t 든다(Jung 2023). 

최근 20년간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폴
리에스테르 옷이 2배 늘었고,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으로 의류 판매량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지금
보다 6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Son 
2024).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친환경·지속가
능성 패션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8조 
2,899억 원에서 2023년 약 10조 7,703억 원까지 
성장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
히는 패스트패션의 시장 규모 역시 2023년 약 
161조로 전년보다 1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Min 2023). 이것은 국내외 패션 기업들이 업사
이클링, 비건 제품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사업에 속
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윤리적 소비를 하는 ‘가치소비’가 문화로 자리를 
잡은 데다 작년부터 글로벌 사회에서 패션업계에 
지속가능성을 강제하는 법안들이 본격 입법화되면
서다(Kim 2023e).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
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옷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환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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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소비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고 환경에 관한 
관심과 환경 의식적 소비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연구와 연관된다(Park & Oh 2005). 가장 
중요한 것은 옷 소비를 줄이고, 구매한 옷을 오래 
입는 것이다. 한 연구조사에서는 옷 입는 횟수를 2
배로 늘리면 의류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44%까지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
다(Kim 2022a). 이는 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복 관리 행동에
서 환경 의식 수행 수준이 높다는 소비자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의복 관리 행동과 의류 자원 재활
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연관되고(Lee 1995) 
소비자의 환경 의식에 따라 구매 유형 및 실태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Kim 1995). 

2.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의 사회적 고찰 
의복은 보호와 쾌적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

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패션 
산업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
며 패션산업을 뒷받침하는 섬유산업은 패션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World Bank 2014). 패스트패션은 최신 
트렌드에 대한 빠른 반응으로 제품주기가 짧고, 통
합된 유통 형태를 활용하여 다품종소량생산을 하
는 체제이다(Lee 2008). 이것은 고객의 니즈에 반
응할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품종의 디
자인을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과정의 내부 통합으
로 인한 빠른 상품 회전율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hin 2011). 따라서 
패스트패션이란 즉각적으로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행 상품을 빠른 상품 회전율로 저렴한 
가격의 패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차
별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제한 없는 욕망을 실현하

게 해 주고 있다고 했다(Yoon et al. 2014). 이러
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패션산업은 의복을 디자
인하고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결점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지구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섬유패
션산업의 시스템은 거의 완전 선형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수많은 재생 불가능 자원들이 의복을 생산
하기 위해 추출되고 자원 대부분은 매립장으로 보
내지거나 소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패스트패션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패스트패션 의류의 
단기간 사용 후 폐기 이유는 품질 상태 79.6%, 디
자인 16.3%로 품질 저하로 인한 폐기 비율이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류 사용 기간은 1년 
이하 40.8%, 1년~2년 44.9%로 73.5%가 2년 이
내에 폐기되었는데, 패스트패션 의류의 폐기 이유
와 짧은 사용주기는 저렴한 생산비로 인해 고품질 
의류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Han 2020). 폐기 경험 품목은 
티셔츠 83.0%, 캐주얼셔츠와 바지가 23.4%로 티
셔츠는 구입 및 폐기 비율 모두 가장 높았고 이는 
착용이 편리한 티셔츠를 부담 없는 가격에 자주 
구매하면서, 빈번한 착용과 세탁으로 다른 아이템
에 비해 의복의 물리적 성능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Han et al. 2013). 
이러한 패스트패션에 대한 우려는 친환경 패션에 
대한 도입과 기대로 연결되었고, 패스트패션의 구
매과 친환경 의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Park 2014; Lee 2015). 친환경 패션 상품
의 속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주관적 
속성 평가에서 친환경 패션 상품의 실용성과 객관
적 속성 평가에서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Yoo & Kim 2012). 이처럼 친환경 패션 
상품에 관한 연구는 친환경성의 정의와 개념, 업사
이클링과 재활용, 중고 패션 상품, CSR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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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하게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Choo & 
Park 2013; Cho 2015; Chung & Lee 2015; 
Kim 2017). 

패스트패션의 유행이 세계적으로 정점에 이르
면서 이에 반작용으로 슬로우패션의 개념이 두드
러졌다. 가성비와 신속성이 패스트패션을 대변한
다면, 지속가능성과 느림이 슬로우패션을 말한다
고 할 수 있다. 슬로우패션을 디자인, 생산, 소비 
그리고 웰빙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였고(Fletcher 
2008), 지속 가능한 패션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해 
슬로우패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Clark 2008). 
기존 패션시스템의 산업속도에 비해 좀 더 자연과 
문화의 속도에 접근하여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와 조화되는 리듬으로 이루어진 패션을 
슬로우패션이라고 하였다(Noh & Kim 2010). 슬
로우패션의 개념이 가진 포괄성 때문에 소비자들
에게는 그 개념의 일부인 친환경성이 부각되었고, 
친환경 패션 상품을 슬로우패션의 한 부분으로 인
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패션 상품은 발
전적이고, 긍정적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Park 
(2011)는 친환경 패션을 친환경 디자인으로 계획
된 패션제품이며, 자연주의 패션, 그린 패션, 에코 
패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
고, Chan & Wong(2012)은 에코 패션을 환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반면에 사회와 인
간에게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인되고 제안
된 의류 상품으로 보았다. 세계적으로 환경적 가치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되면서 패션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
종 오염과 탄소 발생량을 절감시키는 것이 패션산
업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패션산업으로 환경오염의 심각
성을 인지하여 2022년 3월 3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패스트패션을 종식하기 위한 전략인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내
용은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럽의 섬유산
업을 위해 2030년까지 법적 조치와 규칙을 도입
한다는 것이다. EU의 다양한 조치 사항 중 의류
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존
에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
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은 소비
자의 책임이었으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
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Choi 2022). 또한 섬유제품에도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digital product passport)가 도
입된다. 디지털 여권은 제품의 원산지, 구성, 수리
나 분해, 재활용성 등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QR 코드 등 전자 표
식에 담는 제도이다. 디지털 제품 여권이 도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품별 종합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 공급망 상 지속가능성 여부를 파
악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Kim 2023b). 

한국의 경우 현행 안전 규제에 따라 폐페트병을 
식음료 용기로 재활용하지 못하는데 재생 섬유만
큼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한국의 폐페트병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의류용 섬유로 재활용되고 있다. 정부
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20% 감축, 폐플
라스틱 재활용 비율 70%(현재 54%)의 상향 목표
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며 최선을 
다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이다(Ko 2024). 

3. 패션 관련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텍스트

와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치 데이터로 구성
된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소프트웨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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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진보로 인해 정량화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이러한 빅데이터는 의사 결정을 도
출하기 위해 사용할 때만 데이터의 잠재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Gandomi & Haider 2015).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예측과 상품 개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 변화 
및 니즈를 예측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 
또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빅데이터를 수립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Eom & Oh 2017). 
패션산업에서 빅데이터가 트렌드 예측, 소비자 행
동 분석, 소비자 선호도 및 감정 분석, 공급망 관
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분석 연구도 다양하고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Kim 2022b). 최근 빅데이터 분
석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환경에 존재하는 텍스
트 데이터들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정보로 
변하였고 이런 데이터들은 수시로 생성되고 다양
한 형태와 방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
의 생각을 내포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Kang 
2023).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로 인해 
연구 대상의 제한된 인원과 설문지법의 한계, 새로
운 분야의 연구 주제에 대한 접근 등의 한계를 넘
어 양적으로, 질적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Lee & Jung 2020).

패션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텍스트마이닝 분석법을 기반으로 키워드
를 선정하고 도출된 주요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과 경향성을 살펴본 방
식이 주를 이룬다. 연구된 키워드는 패션 아이템인 
‘가방’(Lee & Jung 2020), 패션 기술과 관련된 
‘3D프린팅’(Cho 2020), ‘디지털 패션 테크’(Song 
& Lim 2021), 특정 패션과 관련된‘애슬레저
룩’(Kang 2020), ‘아웃도어웨어’(Han 2021), 그

리고 ‘패션쇼’(Kim & Lee 2019)등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텍스톰(Textom)을 사용하여 네이버, 다
음, 구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도출된 단어의 
빈도분석, TF-IDF, 워드 클라우딩, N-gram, 의
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분석
을 실시하였다.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에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를 살펴보면 SPA 브랜드(Kang 
2019; Seo 2021), 에코패션(Kim & Lee 2024), 
업사이클링(Cho 2022), 슬로우패션(Bin & Yum 
2023) 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SPA브랜드 인식연구에
서 Kang(2019)은 검색어 ‘SPA브랜드’를 사용하
여, Naver와 Daum(블로그, 카페, 뉴스), Google 
(뉴스) 등 수집채널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하였다. 텍스트마이
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 소비자 인식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소비
자들이 주로 인식하는 브랜드는 유니클로, 스파오, 
에잇세컨즈, 자라, 탑텐 등 이었으며, SPA브랜드 
제품 평가에서 가격과 디자인을 가장 많이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2021)는 글로벌 SPA브
랜드와 한국형 SPA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
하여 2013년에서 2020년까지 글로벌 SPA브랜드
(에이치앤엠, 유니클로, 자라), 한국형 SPA브랜드
(데이즈, 스파오, 탑텐)관련 네이버, 다음의 블로그 
및 카페 게시글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관
계를 파악하였다. 글로벌 SPA브랜드와 한국 SPA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은 ‘세일’이 
주요 키워드였고, 키워드의 연결 관계에서는 ‘가
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의 변
화에 따라서는 글로벌과 한국형 둘 다 ‘가격’을 중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SPA브랜드의 소비자 인식이라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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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제로 키워드는 다르게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지만, 소비자들은 SPA브랜드의 가격에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PA브랜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비자 인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장 최근 연구로는 Cha(2022)의 패션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유형이 있다. 이 
연구는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진술문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총 5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
다. 이 중에서 의미가 비슷한 진술문이나 중복되는 
진술문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개의 Q 표본을 추
출하였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을 P표본으
로 하고, 의도적 표집에 따라 최종 20명을 선정하
였다. Q분류는 피험자가 진술문을 읽고 분류하
는 과정으로, 점수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것은 
왼쪽, 가장 동의하는 것은 오른쪽에 배치하여 유
사정규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를 이
루게 분류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쿼넬 pc 프로
그램(QUANL pc program)을 활용하였다. 환경
오염과 패션산업의 관계에 대해 4가지 인식유형을 
분석하였다. 제1유형은 의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인식하지만, 패스트패
션을 선호하고 트렌드를 중시, 제2유형은 패션산
업이 공기와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리
사이클링 의류를 구매하지는 않는 유형, 제3유형
은 패션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고 생각
하며, 옷을 오래 착용함으로써 환경을 지켜야 한다
고 생각하는 유형, 제4유형은 환경을 먼저 고려하
고 헌 옷을 구매하고 옷을 바꿔 입는 등 환경오염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장 최근 연구도 패션과 환경오염에 관한 소
비자 연구에 한정된 대상자로 진술문을 활용하여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에 관련된 단어들의 중요성

과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
출함으로써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에 관한 소비자 
인식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텍스톰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온라

인 미디어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패스
트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빅데이터를 통해 패스트패션과 환
경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연관어들의 빈도와 
중요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빅데이터 통해 패스트패션과 환경
오염 연관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빅데이터를 통해 패스트패션과 환
경오염 연관 감성어들을 분석한다.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텍스트마이닝은 키워드의 빈도를 밝히는 것뿐 

아니라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따
라서 빈도분석, TF-IDF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수
행한 CONCOR, 감성어 분석이 모두 포함된다
(Kim 2020; Sung 2020). 빈도분석은 수집한 자
료에서 키워드의 등장 횟수를 계산하여 출현 빈도
를 나타내고, TF-IDF 분석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통계적인 수치로 나타낸다(Kim 
2020). TF(Term Frequency)는 텍스트 내에 특
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
인데, 이 값이 클수록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단어
임을 의미한다. N-gram 분석은 n개의 연속적인 
단어의 연결 관계를 통계적 언어 모델링으로 나타
낸다. 실제 자연어의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n-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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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로부터 n-n번째 나오는 단어를 예측할 수 
있다(Kim & Byun 2020).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
드 간 연결 의미와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톰
(Textom) 6.0’을 이용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Table 1). 텍스톰은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네트워
크 분석 시 유용한 소프트웨어이다. 이 프로그램에
서는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 자료에서 동시에 출현
하는 단어 빈도를 확인함으로써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소비자들이 패
스트패션과 환경오염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인지
하고 있는지 텍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연관 단
어가 출현하는 빈도나 구조 등을 파악하여 텍스트
들의 위치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패
스트패션과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나타난 텍스트들
의 연관구조를 보기 위해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어떠한 텍스트들이 강하게 연결되는가를 분
석하여 관계 정도를 계량화하고 관련된 단어들 사
이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CONCOR 

분석기법을 통하여 키워드와 연관된 텍스트 중에
서 유사점을 가진 텍스트들이 형성되는 군집을 도
출하여 군집 간의 특성 및 상호연관 관계를 파악
하였다. 감성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톰에서 제공되
는 베이지안 분류기(Bayes Classifier)에 의한 기
계학습 기법의 감성분석 기능을 사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긍정과 부정의 세부 감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감성분석은 소비자 인식 및 선호를 분
석하기 위해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분석 방법이며 상품 개발 및 기획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 감성분석은 패스트패션에 대한 소비자 정
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수집은 텍스톰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국
내외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과 소
셜미디어인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정보 수집 시점
을 기점으로 최근 1년(2023년 1월 ~ 2024년 1
월)간의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에 관련된 빅데이
터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정제화 과정을 거쳐 중
요 단어를 추출 및 선정하여 매트릭스를 생성하였
고 이를 활용하여 단어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은 최근 1년 동안이 패스트패션의 문
제점에 관련된 주제들이 SNS에 많이 언급된 시기

Classification Contents

Collection scope

 Naver (Blog, Cafe, Web.)
 Daum (Blog, Cafe, Web.)
 Google (Web., Facebook)
 Twitter
 YouTube

Collection period  2023. 1 - 2024. 1

Collection tool  TEXTOM

Analysis keyword 
 Fast Fashion + Environment +   
 Contamination 

Analysis tool
 UcINet 6.0, NetDraw, 

CONCOR

Collection data 
 Fashion and Environment  
 Contamination-related data 

by TEXTOM 

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Table 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hannel  Section
Collection amount 

(No.)

Naver
Web 
Blog  
Cafe 

1,000
795
30

Daum
Web 
Blog 
Cafe 

165
165
49

Google
Web 
Facebook

107
78

Twitter Twitter 76

YouTube YouTube 550
Total 3,015

Table 2. Collection results of keywords related to
fashion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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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여 설정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키워드는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 키워드를 중심으
로 네이버, 다음, 구글,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되었다. 선정된 키워드는 본 연
구의 핵심 주제인 패스트패션에 의한 환경오염 요
인들을 조사하고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목
적이므로 ‘패스트패션’+‘환경’+‘오염’의 복합어를 
사용하였다. 

텍스톰에서는 패스트패션, 환경, 오염 등의 키
워드와 관련된 텍스트를 정제하여 핵심어를 선정
하고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수집된 데이터 정제화 
과정은 Espresso K 분석기를 통하여 제목과 내용
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분리 정제 방법을 사용하였
다. 또한 선정된 단어 중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를 정제하기 위해 자동정제가 사용된다. 
텍스톰에서 제공하는 자동정제 과정은 수집한 데
이터를 어느 정도 자동으로 정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여기서 중복제거 기능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이중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제거해 준다. 또
는 텍스트 정제 과정에서 간격을 가지고 있는 단
어 중 유사한 의미가 있는 텍스트를 통합하여 정

제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빅
데이터 중에서 연구와 관련이 없는 숫자, 기호, 
‘을’, ‘수’와 같은 조사 등 불필요한 데이터는 정제 
과정을 거쳐 총 3,015개의 텍스트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텍스톰에서 설정된 채널별 
수집량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채널과 섹션 및 수
집량 결과는 Table 2와 같다.

Ⅵ. 결과 및 고찰
1. 데이터 분석 결과
1) 데이터 빈도분석 결과 및 워드클라우드
패스트패션과 환경, 오염 복합 키워드로 추출한 

데이터 중 정제 과정을 거쳐 총 3,015개의 텍스트
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텍스
트의 형태소 설정은 각 명사와 형용사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분리된 형태소와 본 
연구의 중심 텍스트인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의 
복합 형태소도 정제 과정에서 인정하였다. 따라서 
‘패션’ 자체에 대한 텍스트와 ‘패스트패션’에 대한 
텍스트를 분리하였고 ‘환경’과 ‘오염’에 대한 각각

Rank Word Frequency Rank Word Frequency

1 Fashion 1,830 16 Brand 308

2 Environment 1,436 17 Usage 262
3 Apparel 1,183 18 Trend 239

4 Environment contamination 930 19 Goods 232

5 Contamination 657 20 Possibility 227
6 Recommendation 549 21 Plastic 208

7 Clothing 485 22 Sustainability 208

8 Fast fashion 456 23 Waste 206
9 Problem 452 24 Thinking 204

10 Earth 384 25 Influence 184

11 Products 344 26 World 183
12 Industry 351 27 Cost-effectiveness 175

13 Manufacturing 340 28 Occurrence 159

14 Eco-friendly 340 29 Enterprise 157
15 Consumption 323 30 Scrapped waste 154

Table 3. Frequency of 30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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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텍스트와 ‘환경오염’ 복합 텍스트도 분리하였다.
빈도분석에서는 Table 3과 같이 상위 10위 안

에 패션, 환경, 옷, 환경오염, 패스트, 오염, 추천, 
의류, 패스트패션, 문제 등이 출현 빈도가 높은 키
워드로 나타났다. 빈도분석에서 도출된 키워드 중
에는 최근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있는 키워드들이 추출되어 패스트패션과 연
관된 환경오염 문제와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빈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패스트패션 산업 전반에 걸친 키워드들이 중심
이 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 소비, 기업, 브랜드 등
의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패션 문화 의식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빈도분석에서 수집한 데이터 안에서 각 텍스트
의 중요도를 알기 위해 TF-IDF를 사용하였다. 
Table 4는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 연관 키워드 
상위 30위까지의 TF-IDF 결과이며 빈도분석에서
의 결과와 큰 변동은 없으며, 패션, 옷, 환경, 환경
오염, 오염 등의 텍스트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
났다. 이는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의류 사용의 지속

성이 낮아지면서 의류를 쉽게 폐기 처분하는 경향
으로 환경적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1은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의 복합 키워드
로 네트워크 내부에서 텍스트 간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와 밀집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N-gram
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오염
의 공동출현 빈도와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패션과 환경이 언급되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장 많은 텍스트로 연결되
면서 패션-환경에 연관된 관심의 방향성을 대략 
유추할 수 있다. 결국 패스트패션 산업이 패션과 
연관된 환경오염의 근본적 주범으로 인식되는 관
계들을 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텍스트의 출현 빈도를 시각화하
기 위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하였고, Fig. 2와 
같이 패션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위에 환경오염, 
옷, 환경, 패스트패션 등의 키워드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패션과 관련된 환
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패스트패션의 텍스트를 포
함해서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Rank Word TF-IDF Rank Word TF-IDF

1 Fashion 1,997.746 16 Brand 793.604

2 Apparel 1,733.107 17 Usage 686.777
3 Environment 1,616.754 18 Trend 642.276

4 Environment contamination 1,196.470 19 Possibility 642.086

5 Contamination 1,103.010 20 Plastic 625.334
6 Clothing 1,037.047 21 Sustainability 615.784

7 Problem 940.508 22 Goods 599.815

8 Recommendation 936.545 23 Waste 589.750
9 Fast fashion 921.757 24 Thinking 573.620

10 Earth 900.070 25 Influence 541.227

11 Industry 833.825 26 World 535.998
12 Eco-friendly 831.585 27 Cost-effectiveness 497.975

13 Manufacturing 815.058 28 Occurrence 497.281

14 Products 814.710 29 Enterprise 489.841
15 Consumption 797.518 30 Scrapped waste 478.183

Table 4.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of 30 keyword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분석  243

사용되는 많은 환경자원 및 폐기물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패션산업이 전 세계적
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대두되
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보이며 이에 반하
는 의식이 친환경, 지속성 등의 텍스트들과 연관되
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2) 네트워크 시각화와 CONCOR 분석
Fig. 3은 빈도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상위 30개 

텍스트의 매트릭스 분석을 이용하여 텍스트 간 연
결 정도를 Ucinet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
행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패션, 환경, 패스트패션 
노드들이 강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오염으
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볼 수 있다. 패션과 패스
트패션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오염의 주범이 된다
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키워드들끼리 그룹을 만들기 위해 CONCOR 분
석을 실행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
가 큰 두 개의 그룹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패스트패션의 산업적 요인들, 친환경을 고려하
는 사회적 요인들이 집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룹 1에서는 환경오염, 패스트패
션, 플라스틱, 지구, 옷, 유행, 쓰레기 등의 키워드
들이 모여있으며 이는 패스트패션에 의해 유발된 
세계적 유행 때문에 패스트패션 기업이 생산하는 
수많은 인조 플라스틱 섬유의 옷들과 사용되지도 
않고 쉽게 폐기되는 상품들이 쓰레기 문제를 발생
시키면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그룹으로 
명명하였다. 그룹 2에서는 패션, 친환경, 지속, 의
류, 환경, 오염, 소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
인들을 줄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기업의 생산, 브랜
드 관리, 친환경적 제품의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소비적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류를 사용
하기 위한 의식 및 실천 노력과 함께 패스트패션 상
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행동과 관련된 노드들이 
형성되어 있어 ‘지구환경 관리를 위한 방법’ 그룹으
로 명명하였다. 나머지 소규모의 그룹은 노드들의 
양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명명에서 생략하
였다. 이상의 두 가지 그룹에서 볼 수 있듯이 패스
트패션과 관련된 환경오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소비자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도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의식들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
업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패션 트렌드를 기

Fig. 1. N-gram of key words. Fig. 2. Word cloud of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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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 연관 감성분석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 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톰의 감성어 사전을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긍정과 부정 감성어를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Fig. 5와 같다. 

긍정 감성이 65.16%로 나타났으며 부정 감성
은 31.84% 정도로 나타났다. 긍정 감성에는 호감, 
기쁨, 흥미 등으로 분류한 긍정 감성이 포함되어 
있고, 부정 감성에는 거부감,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성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패션에 대한 긍정적 감성 텍스트와 환경오염에 
대한 부정적 텍스트들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이며 
패션 상품에 대한 추천 및 좋은 점들에 대한 기존

의 긍정적 정서도 존재하는 반면에, Fig. 6에서는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부정적 정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부정적 감성 단어
에서 파괴, 심하다, 심각하다 등의 감성어들이 많
이 등장한 것을 볼 때 패스트패션 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
로 생각된다. 패션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특히 소
비자 감성을 매우 중요시해야 하는 산업이므로 소
비자들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감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적이
고 지속 가능한 상품 개발로 패스트패션의 패러다
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Fig. 3. Network visualization of keywords. Fig. 4.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CONCOR) visualization of keywords.

     

Fig. 5. Classification of sentimental wor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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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ord cloud of sentimental words.

Ⅴ. 요약 및 결론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간의 

생활을 유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을 보호하고 심미롭게 표현하는 
패션산업도 패스트패션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
하면서 그와 연관된 다양한 산업구조에 의해 지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험한 산업이 되었다. 본 연
구는 패스트패션과 연관된 산업 및 소비구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요인들을 고찰하고 
패스트패션산업과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을 사용
하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패스트
패션’+‘환경’+‘오염’의 복합 키워드를 이용하여 이
에 연관된 데이터를 네이버와 다음, 구글, 트위터, 
유튜브 등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
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텍스트마이닝을 
사용하여 비정형 데이터인 소비자 언어를 분석하
였으며, 분석에 앞서 불필요한 언어에 대한 여러 
번의 정제작업을 거쳐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제된 
자료로 빈도분석, TF-IDF, 워드클라우드, N- 
gram, 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 감성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와 CONCOR 분석에
는 Ucinet와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와 TF-IDF 분석 결과에서는 도출된 
키워드 중에는 패션, 환경, 옷, 환경오염, 오염, 추
천, 의류, 패스트패션, 문제 등 현재 패스트패션으
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추출되어 
패션산업과 연관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소비자
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
드들이 더 중요하게 등장한 것도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연관 산업들이 배출하는 수많은 오염 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크고 지속할 수 있는 친환
경 패션산업에 대한 기대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키워드 빈도분석을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
드와 N-gram 분석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다
양한 키워드들이 출현 빈도의 차이를 가지며 도출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패스트패션 키워드가 
패션으로 강하게 연결되면서 산업과 환경오염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패스트패션임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패스트패션 산업에 사용되
는 다양한 물질들이 폐기 되면서 오염 물질로 방
출되어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소비자
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도 패션, 패스트
패션, 환경, 오염 등이 가장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ONCOR 분석 결
과에서는 비슷한 속성을 가진 키워드들로 패스트
패션의 산업적 요인들과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원인이나 관리 차원의 노드들이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성분석에서는 전체 감성 중에서 
부정 감성이 1/3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패션에 대한 긍정적 감성과 동시에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지구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부정적 감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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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활용하여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소
비자 인식을 텍스트와 감성 언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패스트패션으
로 유발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경제적, 법적인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생산적 관점에서
는 의복 자원의 사용과 재활용, 생산방식을 혁신적
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순환적 패션산업 구조의 변
화가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체제의 변화와 
함께 필요한 것은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이 직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소비자의 강한 의식과 함
께 구매 및 소비활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친환경 패션제품에 대한 인식 및 구매 태
도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패션산업과 환경에 관한 연
구들과 비교하여 패스트패션산업과 환경오염에 관
한 소비자 인식을 빅데이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조
사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에 차별화를 두었다. 또한 
패스트패션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현재 지구 기
후 및 환경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확
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사회적 의미를 두고자 
하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수
많은 소비자가 가진 사고와 인식을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유지
와 발전을 위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것에 학문적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
구가 다양하고 큰 범위의 집단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더욱 정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자료 결과의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범위를 조금 더 세분화시
켜 연구의 질적 가치를 향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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