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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웨어(Smart wear)와 스마트의류(Smart 

clothing)는 단순한 의류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확장

하여 착용자가 자신의 신체와 환경에 더욱 유기적으

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차세대 기술을 지닌 제품

이다.[1] 여기서 스마트웨어는 신체에 착용하여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옷 형태의 전자 기기라고 정

의될 수 있다. 스마트의류는 스마트웨어의 한 종류

로, 의류 자체에 전자 부품이나 센서를 삽입하여 기

능을 추가한 옷을 의미한다.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

의류는 ICT(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의 발전을 토대로 전자, 통신, 센싱 및 데이터 저장 

기능을 섬유에 융합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자신

의 생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

라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2] 즉, 스마트

웨어 및 스마트의류는 기존 의류의 기능을 단순히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

니터링하고 관리하거나, 환경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등 실용적이고 반응형 시스템을 갖

춘 고도화된 의류로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3]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원천기술은 1980 

년대에 미국의 컴퓨터공학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군사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3] 20세기 후

반, 미국 MIT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

면서 전장 상황에서 유용한 군사용 기능성 의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나아가 스포츠, 헬

스케어, 패션 산업으로 확장되었다.[4] 이러한 확장

은 ICT 및 다양한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

어졌으며, 특히 나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소형화되고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웨어 및 스

마트의류가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센서와 전자 장치의 크기와 비용이 제한적

이었으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웨어와 

스마트의류는 점차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

준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스마트웨어는 

현재 재활 치료나 운동 선수의 체력 관리와 같은 분

야에서 효과적인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헬스케

어, 피트니스,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5]

의류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고 외부 

환경에 맞게 체온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발전해 왔으

며,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위치를 나

타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6] 예를 들어, 

소방복은 고온의 화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방

탄복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차단하여 생명을 지키

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한복이나 기모노와 같은 전통 

의상은 특정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며, 사회적 배

경을 드러낸다. 이러한 전통적 의류의 기능을 확장

한 스마트웨어는 단순히 착용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

터링하거나 외부 온도에 반응하는 기능을 추가함으

로써, 기존 의류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며 착용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7] 이러한 의류의 

발전은 헬스케어 및 스포츠 산업에서도 중요한 변화

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심박수, 체온, 혈

압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

는 스마트웨어는 고령 인구와 만성 질환 환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한 운동 성과를 분석하고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스포츠 선수와 피트니스 애호가들에게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8] 

이와같은 스마트웨어와 스마트의류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은 여전히 다양한 기술적, 사

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Schaar와 Ziefle[9]의 연

구에 따르면, 스마트웨어나 스마트의류에 대한 사용

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며, 특히 성별과 기술 

경험에 따른 차이가 기술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웨어의 효과적인 사용

이 기술적 지식에 크게 의존함을 시사하며, 스마트

웨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교육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Zhao[10]는 스마트의류에 사용되는 전도성 소재와 

섬유 간의 결합 문제를 지적하며, 내구성의 문제가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

한 문제는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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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스마트웨어의 장기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는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스마트웨어와 스마트의류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중

요한 가능성을 가진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스마트웨

어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술의 상용화를 위한 사용자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

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의 스마트웨어에 대한 인식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

다.[11] 스마트웨어가 보다 널리 수용되고 발전하

기 위해서는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스마트웨어와 스마트의

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뉴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였다. 빅카인

즈는 한국언론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

로, 104개 국내 언론 매체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

터를 바탕으로 특정 개념이나 기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다.[12] 빅카인즈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현주, 성창수, 전병

훈[13]은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GenAI와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GenAI가 스타트업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

한, 이재은[14]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유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분석하였으며, 유아 AI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와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빅카인즈를 통한 분석은 스마트웨어와 스

마트의류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변화, 주요 키워

드, 연관어 등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

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

럼 빅카인즈와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는 특정 기술

이나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는 데 유용

한 방법임을 보여주지만, 스마트웨어와 스마트의류

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국외

에서도 뉴스 데이터나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

회적 인식과 기술 동향을 분석한 연구 사례들이 존

재한다. 예를들어 Shen과 Trans는 뉴스 기사와 학

술 논문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인식과 

발전 상태를 분석하였다.[15],[16]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빅카인즈를 통해 스마트웨어와 스마트의

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17]

본 연구는 국내 미디어에 투영된 한국 사회의 스

마트웨어와 스마트의류에 대한 인식을 빅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웨어의 

실용성 및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계점을 극복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 프로그램

본 연구는 BIGKinds(빅카인즈)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한국 미디어에서 스마트웨어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조사한다. 빅카인즈 프로그램은 한국 통합 뉴

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KINDS)에서 발전된 뉴스 

보도 및 분석 도구로, 전국의 신문사 및 방송사, 인

터넷 뉴스매체 등 104개 뉴스 공급원으로부터 수집

된 뉴스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18] 

그림 1처럼 빅카인즈 시스템은 뉴스 수집 시스템, 

뉴스 분석 시스템, 뉴스 저장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뉴스 수집 시스템

은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뉴스 기사를 수

집하고 분류하며, 검색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뉴스 분석 시스템은 형태

소 분석, 개체명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고급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뉴스 기사와 주요 개체, 개념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뉴스 저장 

시스템은 추출된 개체명, 메타데이터 및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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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뉴스 빅데이터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고, 이후 참고와 추가 분석을 위해 이를 

제공한다. 빅카인즈 프로그램 서비스는 정부 기관, 

미디어 조직, 학계,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

자들이 정책 분석, 학술 연구, 미디어 모니터링, 여

론 추적 등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9]

[Figure 1] Data processing process in 

BIGKinds program

2.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

인즈 서비스를 이용하여 1990년 1월1일부터 2023

년 12월 31일까지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를 

검색어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내 보도 자료를 조

사하였다. 이때,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와 관

련되어 수집된 기사는 국내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된 104개 매체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또한, 수집된 기사로

부터 발행일, 미디어 소스, 주제 분류와 같은 메타데

이터를 추출하여 체계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

를 통해 후속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주로 연도별 추세 분석

과 연관어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연도별 추세 분석

은 매년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검색어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지 추적하여, 국내 미디어 

관심의 시간적 변화를 강조하고,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시각화는 미디어의 초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패턴과 이동을 파악

하고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 

키워드 분석에서는 수집된 기사에서 자주 함께 언급

되는 연관어를 조사하여 스마트웨어에 대한 미디어 

서사와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빅카인즈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가중치는 텍스

트 데이터에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토픽랭

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부여된다. 이러한 알고리즘

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함

께 출현하는 빈도와 그 중요도를 계산하여 연관 키

워드를 추출하는 분석 방식이다. 토픽랭크는 네트워

크 기반의 키워드 분석 알고리즘으로, 주어진 텍스

트에서 중요한 단어나 구문을 키워드로 식별하고 이

들 간의 연결 관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얼마나 자주 함께 등장하는

지, 즉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반영해 가중

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토픽랭크 알고리즘은 문서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 빈도뿐만 

아니라 연결 구조에 따른 가중치도 고려한다. 특정 

키워드가 여러 주요 키워드와 자주 등장하면 해당 

키워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으며 이는 텍스트 내 

에서 해당 키워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20]

빅카인즈의 가중치 정보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산

출되며, 사용자들이 기사나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제

어 간 관계를 파악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신속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중치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

은 뉴스 기사와 같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핵심 

주제와 주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는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지는 주제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가중치 정보

는 이러한 분석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3. 연구결과

3.1 스마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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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언론 

매체에서 “스마트웨어”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여 

국내 미디어에서 스마트웨어의 관심과 논의가 어떻

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199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

내 언론사에서 검색된 “스마트웨어” 기사건수는 총 

726 건이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스마트웨어 관

련 언론 보도는 2003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초기에

는 낮은 관심을 보였으나, 2009년부터 기술 발전과 

헬스케어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2014~2015년에는 상용

화와 대중적 관심 속에서 언론 보도가 급증, 각각 

143건과 186건이 발표되며 정점을 찍었다. 이 시

기 스마트웨어는 헬스케어, 피트니스, 스포츠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보도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

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줄어

들었다. 2021년 이후에도 관심이 지속적으로 하락

해 2023년에는 4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스마트웨어

가 대중화되기 위해 기술적, 실용적 과제를 해결해

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도별 분석을 

통해 볼 때, 스마트웨어는 2010년대를 중심으로 기

술 발전과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웨어는 헬스케어, 스포츠, 레저, 군사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혁신

적인 기술이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스마트

웨어가 사용자의 실시간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헬스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

에서 스마트웨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방적 

건강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스포

츠와 피트니스 분야에서도 스마트웨어는 운동 성과

를 분석하거나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스

포츠 선수나 피트니스 애호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인

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웨어의 기능성과 

데이터 처리 능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이를 데이터로 수집해 맞춤형 건강 관리

와 진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웨어는 단순한 착용형 기

기를 넘어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기술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웨어

는 아직 많은 기술적, 실용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언론의 관심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Figure 2] Annual change in search term

frequency for smart wear

한편, 표 1에서 제시된 스마트웨어와 관련된 상위 

25가지 검색어는 스마트웨어 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조망하며, 이 산업의 주요 동향

을 학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각 

검색어는 스마트웨어가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기술

적, 상업적,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중시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먼저, ‘블랙야크’와 ‘야크온H’, 그리고 ‘아웃도어브

랜드블랙야크’는 스마트웨어 시장에서 아웃도어 분

야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한국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로, 등산과 야외 활동에 

적합한 스마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 시장

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야크온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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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블랙야크가 자체 개발한 발열 기술로, 온도 조절

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추운 환경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의류가 아닌 기능성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로

서 스마트웨어의 정의를 확장하며, 스마트웨어가 야

외 활동에서 요구되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시간’, ‘심박수’, ‘온도조절’ 등은 스마트웨어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로,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온도 및 신체 상

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요소들을 강조한

다. 심박수 측정 기능은 건강 관리와 피트니스 목적

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스마트웨어가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온도조절 기능은 야외 환경에서 사용자 편의

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

경을 제공하여 착용감을 향상시키고 스마트웨어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

또한, ‘소니’, ‘소니코리아’, ‘아이리버’와 같은 기

업명들은 스마트웨어 시장의 경쟁 구도를 시사한다. 

글로벌 전자 기기 기업인 소니는 웨어러블 기기 개

발에 있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

해왔으며, 이러한 브랜드들은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뿐만 아니라 음악 및 영상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웨어의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아이리

버’는 오디오 및 디지털 콘텐츠와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브랜드로, 스마트웨어가 단순한 의류 

기능을 넘어선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자리잡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보기술’, ‘IoT’, ‘CES’, ‘ICT’ 등은 스마트웨어

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배경을 나타낸다. 

IoT(사물인터넷)와 ICT(정보통신기술)는 스마트웨

어가 다양한 기기와 연결되고, 실시간 데이터를 주

고받아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술

로 기능한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는 스마트웨어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음

을 보여주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이 기술이 단순히 

기능성 의류가 아닌 혁신적인 웨어러블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IoT는 스마트웨어가 

사용자 주변의 다른 스마트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데이터 기반

의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된다.

‘중소기업’, ‘차별화’, ‘상용화’와 같은 용어들은 스

마트웨어 산업의 상업적 측면을 반영하며,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여 차별화된 기술과 디자

인으로 경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소기업들은 대

기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 내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며, 스마트웨어의 상용화를 위해 독창적이

고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

략은 시장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스마트웨어의 기술 발전을 이끄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상용화는 스마트웨어가 

대중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로, 이 

기술이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단

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웃도어’, ‘코오롱스포츠’, ‘롯데백화점’은 스마

트웨어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방식과 그 타겟층을 

반영한다. 코오롱스포츠는 한국에서 활동적인 라이

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아웃

도어 브랜드로, 스마트웨어의 주요 시장인 아웃도어

와 피트니스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롯

데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망은 스마트웨어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돕는 중요한 유통 채널이다. 이처럼 스마트웨

어는 기존의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브랜드와 협

력하여 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혁신적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웹하드’, ‘론칭’, ‘신제품’, 
‘SmartWare’와 같은 용어는 스마트웨어의 기술적 

발전과 그 확산 양상을 반영한다. 웹하드는 사용자 

데이터 관리와 저장에 활용될 수 있으며, 스마트웨

어가 수집한 데이터를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관

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

제품과 론칭은 스마트웨어 시장의 지속적인 제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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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기술 혁신을 의미하며,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

의 관심을 유지하고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SmartWare는 스마트

웨어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웨어러블 기기와 

정보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며, 스마트웨어 산업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대변하는 키워드이다.

이처럼 스마트웨어 관련 검색어들은 기술적 융합, 

사용자 편의성, 건강 관리,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 

스마트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이는 스마트웨어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실

생활에 깊숙이 스며드는 혁신적 기술로 자리 잡아가

고 있으며, 기술적 발전과 상용화의 과정을 통해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은 스마트웨어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이 

시각화된 워드 크라우드(word cloud)로서, 키워드

의 크기와 색상은 각 키워드의 중요도나 연관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블랙야크’, ‘야크온H’, ‘실시

간’, ‘심박수’와 같은 용어는 다른 키워드보다 크고 

눈에 띄며, 이는 해당 키워드들이 스마트웨어 분야

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블랙야크’와 ‘야크온H’는 스마트웨어와 아웃도어 

산업의 결합을 나타내며, 스마트웨어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적 가능성을 포

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니’, ‘소니코리아’, 
‘YAK’와 같은 브랜드명은 글로벌 및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웨어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정보기술’, ‘IoT’, ‘CES’ 등은 스마트웨어의 기술적 

발전과 국제적 관심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워드 클

라우드는 스마트웨어가 아웃도어, 헬스케어, IT 기

술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용자 편의성과 실시간 피드백 제공을 위한 기술적 

혁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3] Word cloud related to smart wear

3.2 스마트의류

스마트의류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는 2003년부

터 2023년까지 총 302건이 검색되었으며, 그 관심

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정 시기에 따라 기사량에 

변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위 검색어 가중치
검색어 

빈도수

1 블랙야크 79.92 817

2 야크온H 63.32 166

3 실시간 51.39 255

4 소니 50.62 746

5 심박수 47.59 256

6 사용자 46.96 429

7 소니코리아 33.39 150

8 YAK 31.67 62

9 정보기술 31.06 59

10
아웃도어브랜드

블랙야크
28.06 72

11 중소기업 23.11 220

12 차별화 19.78 108

13 상용화 19.24 115

14 IoT 18.49 185

15 CES 18.24 210

16 ICT 18.24 193

17 아웃도어 17.53 686

18 아이리버 15.63 95

19 론칭 15.24 52

20 롯데백화점 14.76 86

21 웹하드 14.44 167

22 코오롱스포츠 14.12 131

23 온도조절 13.38 19

24 신제품 13.04 139

25 SmartWare 11.43 12

<Table 1> Weighted ranking of smart wear-related 

search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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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2003년 스마트의류에 관한 보도

가 최초로 단 1건 등장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보도

량이 증가하여 2006년에는 13건, 2007년에는 15

건, 2008년에는 22건, 2009년에는 30건에 이르며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당시 스마트기

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기술적 진보에 

따라 스마트의류가 점차 주목받기 시작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4] Annual change in search term frequency 

for smart clothing

스마트의류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은 2010년

에 19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 31건, 

2018년 32건 등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증

가세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의류가 초기 개발 단계

를 지나 시장에 상용화되면서 일상생활, 특히 헬스

케어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실용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

기에는 스마트의류가 체온 조절, 심박수 및 생체 신

호 모니터링과 같은 기능을 통해 헬스케어 및 피트

니스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0년 이후부터는 스마트의류에 대한 언론의 관

심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12

건, 2021년에는 3건, 2022년에는 9건, 2023년에

는 3건으로 보도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스마트

의류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일반 대중에게 친숙해

진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혹은 스마트의류와 

관련한 혁신적인 기술 진보가 정체되었거나 새로운 

트렌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관심이 줄어든 것

일 수도 있다.

스마트의류에 대한 국내 언론의 인식은 그 가능성

과 한계점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먼저, 가능성 

측면에서는 스마트의류가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분야

에 있어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의류는 사용자의 체온, 심박수, 혈압 등

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

는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드는 한국에서 이러한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

트의류는 노인들의 안전 관리와 만성 질환 예방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한, 피트니스 분야에서

도 운동 중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기록

해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스포츠와 관련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마

트의류가 이러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크게 부

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계점 차원에서 스마트의류는 

몇 가지 기술적 및 상업적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스마트의류에 내장된 전자 장치와 섬유의 결

합이 내구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세탁해야 하는 의류의 특성상 내장된 센서와 

배터리 등의 부품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한, 스마트의류의 가격이 일반 의류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아 대중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함

께, 스마트의류를 착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

인 정보 보호 문제와 사용자의 불편함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가

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우려

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 2에서 제시된 스마트의류와 관련된 상위 

검색어 25가지는 기술적, 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스마트의류의 발전 방향과 특성을 보여준다. 각 용

어의 의미와 그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면, 스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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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산업의 주요 동향과 기술적 발전을 이해할 수 있

다. 먼저, ‘섬유산업’과 ‘섬유패션’은 스마트의류가 

전통적인 섬유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패션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섬유산업은 섬유를 재료

로 한 의류 제조의 기반을 제공하는 전통적 산업으

로, 스마트의류는 여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단순

한 의류를 넘어서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다. ‘섬유패

션’은 패션 산업과 결합하여 스마트의류가 패션적 

요소를 갖춘 혁신적 제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다가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기술(IT)’, ‘산업자원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는 스마트의류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나타낸다. 정보통신기술은 스마트

의류에 데이터 전송 및 통신 기능을 제공하여, 의류

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부 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스마트의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술적 및 정책적 지원이 스마트의류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웨어러블’과 ‘웨어러블 컴퓨터’는 스마트의류가 

단순한 착용 의류에서 벗어나 컴퓨터화된 기능을 갖

춘 장치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웨어러블 컴

퓨터는 착용자가 직접 컴퓨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기술로, 스마트의류는 이러한 컴퓨터 기능을 옷

에 통합하여 사용자가 일상 생활 중에도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운동 시 생

체 정보를 측정하거나, 사용자의 활동을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동차’와 ‘관광객들’은 스마트의류가 특정 사용자

층과 상황에 맞게 확장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스마트의류를 착용할 경우, 

옷이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피로도를 

측정하거나, 교통 정보와 연결되어 실시간 경로를 제

공할 수도 있다.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편리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건강 관리 등의 기능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의류의 잠재적 사용자층을 나타낸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는 스마

트의류의 핵심 기술로, 여러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

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IoT

는 스마트의류가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웨어러블 

장치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고, 사용자가 필요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

를 들어, 운동 중인 사용자가 스마트의류와 연동된 

IoT 기기를 통해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으

로 운동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받

을 수 있다.

‘LED’와 ‘BT(Bluetooth: 블루투스)’는 스마트의

류에 활용되는 기술들로, 각기 다른 기능을 제공한

다. LED는 빛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스

마트의류에 장착되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시각적 신

호를 전달하거나, 패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BT는 무선 통신 기술로, 스마트의류가 스마트폰이

나 기타 기기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기

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과 ‘인공지

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스마트의류가 보

다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AR 기술은 스마트의류를 통해 

사용자가 물리적 환경에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볼 수 

있게 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과 사용자 경험을 확장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의류를 착용한 사용자가 운

동 중일 때 AR 기술을 통해 주변 환경 정보나 운동 

피드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스마트

의류가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거

나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능성’과 ‘첨단디지털기능’은 스마트의류가 일반 

의류와 달리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기능성 의류는 신체 보호, 체온 조절, 습도 조

절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의류는 이러

한 기능을 디지털 기술로 확장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를 들어, 체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

거나 습도를 조절하여 착용감을 개선하는 기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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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수 있다.

‘헬스케어’와 ‘전자기기’는 스마트의류가 건강 관

리와 관련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헬스케어는 스마트의류의 주요 응용 분야 중 하

나로, 스마트의류가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

링하고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전자기기는 스마트의류에 탑재된 다양한 

전자 장치들로, 센서, LED, AR 기능 등을 통해 스

마트의류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피

드백하는 역할을 한다.

순위 검색어 가중치
검색어 

빈도수

1 섬유산업 21.68 240

2 정보기술 20.82 61

3 산업자원부 15.75 23

4 웨어러브르 13.08 150

5 자동차 12.54 134

6 ICT 12.26 149

7 사물인터넷 10.85 80

8 IoT 10.04 73

9 상용화 9.69 66

10 LED 8.21 43

11 BT 8.00 37

12 AR 7.73 23

13 경기도 7.37 55

14 기능성 7.20 75

15 인공지능 6.92 65

16 전자기기 6.88 28

17 첨단디지털기능 6.72 9

18 웨어러블 컴퓨터 6.39 26

19 관광객들 6.32 22

20 섬유패션 5.87 123

21 헬스케어 5.71 48

22 직물버튼 5.68 19

23 MP3 5.60 89

24 패션쇼 5.60 63

25 전시회 5.48 69

<Table 2> Weighted ranking of smart clothing-related 

search terms

‘직물버튼’, ‘MP3’, ‘패션쇼’, ‘전시회’ 등은 스마트

의류가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패션적 요소도 강조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물버튼은 기존 버튼 대신 

직물로 만들어져, 스마트의류의 유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MP3 기능은 스마트의류

가 음악 재생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키는 예를 보여주며, 이는 스마트의류가 패션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가

진다는 점을 나타낸다. 패션쇼와 전시회는 스마트의

류가 상업적,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패션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검색어들은 스마트의류가 다

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의류가 단순한 패션의 경계를 넘어 사용

자 맞춤형 디지털 기능을 제공하는 다목적 도구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의류는 정보통신

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

와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자

리잡아가고 있다.

그림 5는 스마트의류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이 

시각화된 워드 크라우(word cloud)로서, 키워드의 

크기와 색상은 각 키워드의 중요도나 연관성을 강조

한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 ‘정보기술’, ‘산업자원

부’ 등의 키워드는 스마트의류가 전통적인 섬유산업

과 현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혁신적 산업

임을 나타낸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같은 용어는 스마트의류가 단순한 의류를 넘어 데이

터 통신과 인공지능 기반의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웨어러블 기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헬스케어’, ‘자동

차’, ‘관광객들’ 등의 키워드는 스마트의류가 특정 

응용 분야에서 다양한 사용자층과 함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산업이 스마트의류와의 융

합을 통해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AR’, ‘LED’, ‘BT’ 등의 기술적 용어는 스

마트의류가 증강현실, 발광 다이오드, 블루투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워드 클라우드는 스마트의류가 패션과 기술, 

산업과 사용자 경험이 결합된 복합적인 분야임을 시

각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스마트의류가 기술

적 발전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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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낸다.

[Figure 5] Word cloud related to smart clothing

3.3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가 기존 의

류의 기능을 확장하여 현대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언론에서 스마트웨

어에 관한 기사는 총 72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03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미디어의 관

심이 미미했으나, 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사회적 관

심이 증가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스마트웨어는 높은 관

심을 받으며, 헬스케어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주목받았다. 심박수 모니터링, 보행 측정 

등 건강 관련 기능이 스마트웨어에 탑재되면서, 일

상에서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기로 자리

매김하였다. 2016년 이후부터는 기사 수가 감소세

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에 더욱 관심이 줄어들었다. 상위 검색어로는 ‘블랙

야크’, ‘야크온H’ 등이 있으며, 이는 스마트웨어가 

아웃도어 활동과의 결합을 통해 기능적 가치를 증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웨어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

(IoT)과 같은 기술적 요소와의 융합을 통해 실시간 

피드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용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격

과 내구성, 대중화의 어려움 등은 스마트웨어 확산

의 주요 장애 요소로 언급되며, 실용적이고 접근성 

높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한편, 스마트의류에 대한 국내 미디어 인식은 다

음과 같았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의류 

관련 보도는 총 302건으로, 초기에는 적은 수의 기

사가 존재했으나 2006년부터 관심이 증가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일정한 관심을 유지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분야에서의 

스마트의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증가했으며, 

체온 조절, 심박수 모니터링 등 생체 신호를 관리하

는 기능이 주목을 받았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수단으로서 스마트의류가 긍

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기사 

수가 감소하면서, 기술 발전 속도의 둔화와 시장 포

화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섬유산업’, ‘정보기술’, ‘사물인터넷’과 같은 키워드

는 스마트의류가 전통적인 섬유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여 건강 모니터

링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기기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스마트의류는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혁신

적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만, 내구성과 가격 문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

려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스마트웨어와 스마트의류는 모두 헬스케어와 피

트니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

용자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두 분야 모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

(IoT)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웨어는 특히 

아웃도어 활동과의 결합이 두드러지며, ‘블랙야크’
와 ‘야크온H’ 등 특정 브랜드와의 협력이 주요한 특

징으로 나타난다. 반면 스마트의류는 섬유산업을 기

반으로 하여 전통 의류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패션

적 요소가 강조되며, ‘섬유산업’과 ‘섬유패션’ 등의 

키워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스마트웨어는 웨어러블 기기로서 헬스케

어와 피트니스 외에도 레저, 군사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스마트의류는 의류 자

체에 디지털 기능을 탑재하여 일상 생활과의 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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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한다. 또한, 스마트웨어는 내구성, 실용성 등의 실

질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부각되는 반면, 

스마트의류는 개인 정보 보호 및 기술 수용성에 대

한 사회적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

로 두 기술 모두 시장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대중

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성, 가격 

경쟁력, 보안 문제 등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가능성은 주

로 의료와 피트니스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Farringdon et al.[4]은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

가 다양한 생체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건강 관리와 일상적인 운동에 유용하

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Finni et al.[7]와 Di 

Giminiani et al.[21]의 연구에서도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가 맞춤형 헬스케어와 운동 데이터 추적

에 적합하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근전도

(EMG)와 장력 근전도(TMG) 센서를 탑재한 스마

트웨어 및 스마트의류는 특정 신체 부위의 운동 능

력을 모니터링하여 재활 치료와 훈련 과정에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22]

또한,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시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Jung과 Shin[12]은 스마트웨어 및 스마

트의류가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시장에서의 잠재력

을 강조하면서,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가 향후 

기술 발전과 더불어 여러 산업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가 대중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

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를 

채택할 잠재성이 확인되어 왔다.[23]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Finni et al.[7]

와 Di Giminiani et al.[21]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

트웨어 및 스마트의류는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 장치와 섬유의 결합은 유

지보수와 세탁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크며, 

Zhao[10] 역시 전도성 소재와 직물의 결합이 불안

정하다고 지적하였다.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가 

일반 의류보다 가격이 높아 대중화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세탁을 반복해야 하는 의류의 특성상 

내구성이 높은 재료 개발이 필요하며, 사용자 경험

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

도 중요하다. Schaar와 Ziefle[9]은 기술 수용에 성

별과 기술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며, 특

히 여성과 낮은 기술 경험을 가진 사용자가 스마트

웨어 및 스마트의류를 받아들이는 데 더 큰 주저함

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스마트웨어 및 스마

트의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여전히 존재하는 

사용자 경험의 한계와 데이터 보안 문제에 기인할 

수 있다.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는 건강 데이터

를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또 다른 한계점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다. Kang et al.[11]은 스마

트웨어 및 스마트의류가 전자 부품과 센서를 포함하

고 있어 폐기 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Li et al.[24]도 스마트의류가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가능한 설계를 통

한 지속 가능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가 단순한 기술적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공급망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빅카인즈를 이

용하여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 관련 검색어를 분

석함으로써,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사회적 담

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Farringdon et al.[4]와 Finni et al.[7]이 스마

트웨어 및 스마트의류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

였다. 한편, Zhao[10]는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

와 관련된 내구성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Li et 

al.[24]은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환경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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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 미디어가 아직 상용화된 스마트

웨어 및 스마트의류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분

석하였지만 일반 대중의 직접적 의견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한계점도 갖는다.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

에 대한 대중의 실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설문조사나 인터뷰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Hwang et al.[25]은 기술 수용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720명 소비자들에 대하여 스마트 의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스마트 의류의 구매 의도와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용성으로 나타났다

고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용성은 

호환성과 편안함의 인식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사

용 용이성 및 성능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성

능 위험, 미적 속성, 환경적 관심이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이들은 기술 수용 모델을 기반으

로 개별 소비자의 유용성, 호환성, 미적 속성 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의 변화

와 시장 동향을 빅데이터로 포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

류에 대한 기사 수 변화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보완이 요구되며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 기사 증가가 

기술 발전이나 상용화 단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스마

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기술적 한계를 다루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스

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내구성 개선, 적정 가격

의 제품 출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등을 위

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과 기술적 대안 제시

가 향후 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에 대한 국

내 언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 기술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해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를 통해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에 대한 사

회적 담론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스마트웨어 및 스

마트의류는 헬스케어, 피트니스, 군사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지닌 첨단 기술로, 기존 의류

에 비해 기능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재활 환자 모니터링, 운동 선수의 훈련, 군사적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실시간 생체 신호 모

니터링을 통해 사용자 상태에 맞춘 적응형 반응을 

제공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

그러나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의 상용화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높은 가격으로 인

해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웨어

와 스마트의류는 전자 부품이 내장된 특성상 세탁이

나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도 일부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존

의 전통적 의류와 다소 차별화된 외관은 일반적인 

패션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대중

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

들은 사용자 경험의 개선을 위한 기술적 개선과 더

불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

가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발전

에 힘입어 기존 의류의 기능을 넘어서는 첨단 웨어

러블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와 관련된 

기술적 배경은 헬스케어, 스포츠, 군사 분야에서 실

시간 모니터링과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건강 관리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

다. 사회적 배경 측면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개인화

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스마트웨어 및 스마트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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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높

은 초기 비용과 내구성 문제는 대중화의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하며, 기술 혁신 및 사용자 친화적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후속 연구로는 스마트웨

어 및 스마트의류의 상용화를 위해 가격 경쟁력 강

화, 디자인 개선, 편의성 증대 등을 목표로 한 사용

자 피드백 기반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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