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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by-tech industry, which combines IT with existing parenting product, is attract

ing increasing amounts of attention. Consequently various types of baby products inco

rporating functionality and design are being launched.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s 

the market segments increases for babywearing products, parenting products that account 

for the child’s comfort and parents’ convenience a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

s the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perception of babywear products, which are important 

for the emotional stability, development, and rearing of children. The study utilizes text min

ing and a network analysis by collecting unstructured text data. An examination of the net

work, based on the frequency of keywords for each babywear product and the degree of 

the connection to the centering index, revealed that consumers value convenience and pric

e when purchasing products. The consumer perception and consideration factors that appe

ar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product were also identified. In addition, studying body par

ts with high TF-IDF values revealed a difference in the body parts considered by consumer

s for each product. Lastly, through the visualization data based on the keywords that appea

red in public, commonly appearing keywords, and those that appeared individually were 

examined. Through SNS, product characteristics as well as a new parenting culture that shar

ed child-rearing routines were confirmed. This study suggests planning and marketing direct

ions for the development of babywear products that meet consume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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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이 2020년 11월 25일에 발표한 

‘2020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합

계 출산율이 0.89명이었던 데에 비해 2020년 3분

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기록되었다(Kim, 

2020). 가구당 자녀의 수가 줄어들든 결과이며, 

따라서 한 아이에게 부모의 지원이 증가되고 있

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아이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

을 주저하지 않으며, 육아의 편리함을 위해 과감

히 구매하는 밀레니얼 세대 부모의 특징이 반영되

어 나타난다(Yoo, 2021). 자녀에게 더 좋고 비싼 

유아용품을 사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투영된 ‘골

드키즈’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뿐 아니라 SNS의 확

장으로 인해 부모의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체계적

이고 과학적으로 길러지는 아이를 뜻하는 ‘아키텍

키즈’라는 단어도 생겨날 정도로(Kwon & Roh, 

2018; Song, 2015), 기능성과 디자인, 편리성 등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유아용품이 요구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제품의 출시는 인간의 편의와 행복추구 등 

인간중심으로의 전환에 목적이 있어 인간의 편의

성과 안전성 등의 욕구를 반영하여 기술과 결합

된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어(Gong, 2018), 

임신부터 출산, 육아 관련 제품에 IT기술을 결합

한 육아용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IT가

전 전시회인 CES에서는 아기와 관련된 기술 분야

인 '베이비테크(baby tech)'를 각광받는 중요 기술 

분야로 선정하였다(Kang, 2019). 기존 육아용품에 

IT 기술을 결합하여 센서가 탑재된 모션아기침대, 

아기수면주기 모니터링기기, 안전 센서가 내장된 

카시트가 출시되는 등(“The Best High-Tech Baby 

Monitors and Baby Gear for Your Nursery,”, 

2021), 휴대성, 편리성,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착용감과 편리성을 모두 고려한 육아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육아용품은 아이의 성장 및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육아용품을 사용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육아용품 중 Babywearing 

제품은 이동 및 외출이라는 기능성 뿐 아니라 애

착 형성과도 관련이 있는 제품이다. 더군다나 디

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가 

육아를 하게 되는 부모세대가 되었다. 이들은 IT

기술에 능통하며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하게 구매 및 공유활

동을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수요를 이끌게 된다

(Jo & Cho, 2019). 육아용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 선행연구가 존재하나(i.e., Lee & Lee, 2017), 

최근 육아제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만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리성과 심리

성이 모두 요구되는 Babywearing 제품에 대한 밀

레니얼 세대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아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육아 제품 개발에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Babywearing 제품군 특성과 현황

  ‘Babywearing’은 아이를 슬링이나 다른 캐리어

를 사용하여 착용하거나 안는 관행을 말한다

(Reynolds-Miller, 2016). ‘Babywear’라는 용어를 

만든 Whilliam Sears는 Babywearing이 부모와 자

식 사이의 신체적 친밀감을 향상시켜주는 애착 

육아의 원칙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Hallenbeck, 

2018). 또한 Babywearing은 애착 형성 뿐만 아니

라 아이의 건강한 근육과 엉덩이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등 아이의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Siddicky et al., 2020). Babywearing은 이

러한 이점들로 인해 현재까지도 활발히 실행되어

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Babywearing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육아에 사용된 Babywearing 제품

에는 포대기가 있으며, 이 외에도 중국의 ‘메이타

이’와 일본의 ‘온부히모’ 등 나라별 다양한 전통적

인 Babywearing 제품들이 있다. 또한 현대적인 육

아 문화가 등장함과 동시에 점차 아이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새로운 Babywearing 

제품들인 아기띠나 힙시트, 슬링 등 다양한 제품

들이 보편화되었다. 포대기(podaegi)는 아이를 업

고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부모의 온기를 느끼게 

함으로써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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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기능과 발전된 Babywearing 

제품이 출시함으로써 포대기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

었다(Han & Lee, 2020). 하지만 2010년대 초 전통

적인 포대기의 특징인 아이와 엄마의 애착 육아의 

장점이 해외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Choi, 

2013). 미국, 영국 등 해외 육아용품 쇼핑몰에서 한

국의 포대기가 그 장점을 인정받아 “Podaegi”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아이를 업고 운반하는 기본 목

적으로만 사용되던 포대기에 현대의 기술력을 결

합하여 판매되고 있다(Kim, 2015). 슬링(sling)은 

대부분 코튼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에 따

라 무게가 15kg 이하 정도의 아이를 대상으로 착

용 가능하다. 신생아 때부터 5개월 전후까지 사용 

가능하며, 착용자와 아이의 몸이 최대한 밀착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접촉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안전한 애착을 촉진시킨다(Williams & Turner, 

2020). 힙시트(hip-seat)는 엉덩이를 들고 있는 자

세에서 아기를 몸의 양쪽으로 편안하게 안을 수 

있는 캐리어 유형이다. 대부분의 힙시트에는 허

리 밴드에 부착되는 탈착식 패널이 있으며, 패널 

없이도 허리 양쪽에 가장 편안한 위치에 엉덩이 

시트를 배치 할 수 있다. 힙시트는 특정 캐리어와 

무게 제한에 따라 약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영유

아에게 사용할 수 있다(Kirsten, 2019). 아기띠

(babycarrier)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엉덩이 받침대가 없고 착용자의 양손

이 자유로우며 다양한 형태로 착용 가능하지만 

아이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어깨나 허리에 부담이 

커져 장시간 사용에 무리가 있다(Yoo, 2016). 이 

밖에도 최근 관련 브랜드들은 이러한 '아기띠', '

힙시트'를 합친 '올인원 아기띠' 등 Babywearing 

제품의 이점을 살려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Babywearing 제품은 단순히 이동과 외출에 사

용하는 육아용품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발달과 

유대관계에도 중요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부모

와 아이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육아 초

기 단계에 상호간의 잦은 피부접촉이 요구되며, 

형성된 유대감은 이후 애착 관계로 연결되는 선

행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다

뤄진다(Tessier et al., 1998). 이러한 유대감 형성

을 위해 아이와 밀착하여 정서적 안정과 발달

에 도움을 주는 육아 방법인 캥거루 케어(Lee 

& Shin, 2007)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에 브랜드에서는 애착 형성이 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Babywearing 제품들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주 

고객들은 부모이다. 특히 아이 엄마들은 패션, 피

부관리 등 신체 이미지를 중요시하며 높은 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Kim & Kim, 2019).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Babywearing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들은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아기띠 브랜드 “코니바이에린”은 슬링

아기띠 제품 착용자의 자존감에 중점을 둔 스타

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세계 최초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다(Lim, 2020). 이 

밖에도 관련 브랜드들은 핑크색, 민트색 등의 화

려한 컬러가 사용된 제품(Yoo, 2015), 수납공간이 

설계된 아기띠, 슬리핑 후드가 부착된 아기띠(Li

m, 2016)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

이 출시되고 있다. 아이의 착용감을 중요시하던 

소비자들이 자신의 착용감과 편리성뿐만 아니라 

멋과 자존감도 충족하고자 하는 소비 경향을 볼 

수 있다.

  

2. Babywearing 제품과 소비자의 SNS 

정보 활용

  가족에게 정보를 얻거나 대면적으로 서로의 정

보를 교류하던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정

보를 교류하거나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등 

달라진 육아 문화가 나타났다(Russell, 2015). 소

셜네트워크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부모들 사이

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육아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을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육아 문화가 이루어졌

다. 이에 SNS를 친숙하게 다루는 밀레니얼 세대

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와의 일

상을 소셜네트워크 상에 공유하는 뜻인 Sharentin

g이라는 신조어까지 발생했다. 이는 'Share(공유)'

와 'Parenting(육아)'의 합성어이다(Latipah et al., 

2020).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며 힘든 육아 일상을 공유하며 공감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심

리적 소외감을 위로받고 격려하기도 한다.

  밀레니얼 부모 세대는 Babywearing 제품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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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아이의 안전, 건강발달

뿐만 아니라 비용, 패션, 성역할, 라이프스타일 등

을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한다. ‘Sling libraries’라는 

영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슬링 제품을 사용하는 다

른 가족들과 소통을 하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

다(Whittle, 2019). 미국의 봉사단체인 Babywearin

g International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Babyweari

ng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Russell, 2015). 국내 

소비자들도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이나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공감해 주고 현재 유행하는 제품이나 자신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누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

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카페, 블로그 등에서 정

보를 공유한 후 공동구매로 이어지거나 중고거래

나 렌털 서비스 등 소비활동에도 큰 변화를 보이

고 있다.

3. Babywearing 제품 소비자 인식 

  이동과 외출을 위한 제품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Babywearing 제품은 착용자가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세탁 및 음식 섭취 등 다양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Shah & Sahil, 2018). 기

존 선행연구들에서는 Babywearing 제품이 가지는 

안전성 및 착용감에 대한 보고들이 다수 진행되

었다(e.g., Deppa & Allen, 2014; Lee & Hong, 

2017). 비구조적 슬링의 경우 잘못된 착용으로 아

이의 호흡과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힙시트

와 허리 지지대의 유무에 따라 피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착용자의 근육에도 불균형이 일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착용 방

법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필요하다. 

  Babywearing 제품은 부모-자식 간의 정서적 유

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

르면 부모와 아이가 가깝고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근접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한 토대

가 된다고 하였다(Ainsworth, & Bowlby, 1991). 

아이가 부모와 밀착됨으로써 건강한 관계가 촉진

되어 더욱 효과적인 애착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Babywearing은 캥거루 케어(Kangaroo 

mother care), 즉 캥거루가 새끼를 돌보는 방법으

로 착안되어 아이를 부모의 맨살에 안는 접촉 방

법과도 관계가 높다(Ludington‐Hoe & Swinth, 

1996). 밀착되었을 때 들리는 부모의 심장박동 소

리는 아기로 하여금 마치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

는 느낌을 들게 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

게 해주며,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와 더 안정적으

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내 Babywearing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을 살펴본 Lee & Lee(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부모들은 아기띠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이나 지인으로 얻으며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 별로 보면 아기띠

와 힙시트를 주로 사용하였고 포대기와 슬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낮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Babywearing 제품들은 이동과 

외출에 유용한 육아용품일 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육아용품

임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사례들은 많았으나 최근 밀레니얼 

세대의 달라진 쇼핑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핵심 키워드 추출을 통해 

Babywearing 제품 구매 고려요인을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Babywearing 제품군별 공통속성

과 차별속성을 통하여 전반적인 소비자 인식을 

알아본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고 잠재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

고자 한다(Yoo & Lim, 2021). 주요 키워드의 영향

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단어들 간의 관계와 연

결 강도, 연결 중심성을 통해 키워드의 역할도 

파악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될 Babywearing 

제품들은 Lee & Lee (2017)의 연구에서는 설

문조사를 통해 아기띠와 힙시트가 주로 착용되

어지며 포대기와 슬링의 경우 미미한 착용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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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3년간(2017-2020)의 

Babywearing 제품들을 통합하여 데이터 수집한 

결과 아기띠(115181건), 슬링(6838건), 힙시트

(6059건), 포대기(4426건)의 순으로 나타나 슬링

과 포대기 또한 현재 많은 관심을 볼 수 있어 네

가지 제품군 모두 연구에 포함하였다.

  소비자의 정서가 반영된 텍스트 데이터는 빅데

이터 솔루션 기업 ㈜더아이엠씨의 Textom3.5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데이터 수집의 오류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아기띠, 힙시트, 슬링, 포대기 키워

드에 연산자 기능을 사용하여 ‘아기’를 포함하는 

텍스트가 반드시 수집되도록 조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 총 3년간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수

집 채널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

', '카페'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기'를 추가 연산자

로 사용하여, '아기띠', '힙시트', '포대기,' '슬링'을 

키워드로 한 비정형 데이터는 각각 3,536건, 2,876

건, 3,672건, 3,003건이 수집되어 이후 정제와 분

석과정에 포함되었다.

2. 데이터 정제와 분석

  데이터 수집 이후 명사와 형용사, 동사를 대

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소는 

Espresso K 분석기를 사용하여 복합명사와 고유

명사를 결과값에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불용어 

제외를 위하여 정제를 실시하여 각 3000개 이상

의 키워드 리스트를 생성한 후 정제과정을 반복

하여 빈도수 기준 상위 200개의 키워드로 정리하

였다. 브랜드명 등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외한 상

위 80개의 키워드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빈

도수, TF-IDF, 중심성, 연결강도 지수가 결과해석

에 이용되었으며 지수 추출과 시각화에는 마이크

로소프트사의 NodeXL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Babywearing 제품 주요 고려요인: 핵심 

키워드 추출

  추출한 상위 80개의 키워드 중 제품명, 아이, 

신생아 키워드를 제외한 출현 빈도수 기준 최상

위 30개의 키워드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

든 제품들에서 '편안', '추천', '가격'의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빈도수 기준 상위권에 출현하여 소비

자들이 Babywearing 제품 구매시 공통적으로 착

용시 편리함과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기띠 제품군 연결망에 수집된 주요 키워드로

는 ‘편안’, ‘추천’, ‘외출’, ‘보행’, ‘가격’, ‘육아’, ‘착

용’, ‘수면’, ‘안다’, ‘후기’, ‘허리’, ‘다리’, ‘어깨’, ‘아

빠’, ‘자세’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른 제품들의 

상위 30개의 주요 키워드에 나타나지 않은 '보행', 

'버클' 등의 키워드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아이와 

함께 이동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이며 아

기띠에 부착된 버클이 중요한 소비자 고려 요소

임을 알 수 있었다. 슬링 제품군 연결망에서는 ‘메

쉬’, ‘소재’ 등의 소재에 관련된 키워드가 높게 나

타났으며 ‘자세’, ‘방법’, ‘품’, ‘캥거루 케어’, ‘밀착’ 

등의 애착 형성 관련 키워드가 다른 제품들에 비

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힙시트 제

품군 연결망의 경우 ‘허리’, ‘편안’, ‘어깨’, ‘아프다’ 

등의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볍다’, ‘무게’ 

등 무게 관련 키워드도 빈번하게 나타나 힙시트 

구매속성으로 제품의 무게가 중요한 소비자 측면

의 고려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포대기 제품군 

연결망에서는 ‘전통’, ‘할머니’, ‘친정’ 등 다른 제품

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키워드를 볼 수 있었다. 우

리나라의 전통적인 육아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등’, ‘어부바’의 키워드가 높은 출현 빈도로 

나타나 주로 등에 업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착용자로 ‘엄마’가 아닌 ‘아빠’라는 키워드 또한 

상위 30위 안에 모든 제품에서 볼 수 있었다. 고

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

성 육아휴직자는 14,857명으로,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남성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2020). 

공동육아를 통해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하는 현상

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출’, ‘후

기’, ‘공유’, ‘사용감’, ‘방법’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제품을 공유하는 육아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 중심성을 살펴본 결과<Fig. 1>, 아기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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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Baby carrier Sling Hip-seat Podaegi

words fq. TF-IDF words fq. TF-IDF words fq. TF-IDF words fq. TF-IDF

1 Comfort 747 1298.22 Comfort 804 1265.57 Comfort 704 1118.74 Mother 586 1179.68

2 Mother 564 1142.11
Recomme
ndation

623 1120.43
Recommen

dation
538 1016.17 Parenting 301 799.51

3
Recommen 

ation 536 1076.93 Mesh 590 1177.50 All-in-one 514 1049.88 Price 272 710.02

4 Outing 307 769.77 Mother 551 1058.06 Waist 487 970.53 Comfort 250 701.93

5 Walking 306 736.15 Parenting 367 821.60 Mother 314 733.671 Share 241 723.69

6 Price 248 652.99 Price 340 744.57 Price 221 570.10 Work 237 670.88

7 Parenting 236 651.93 sleep 339 819.03 Parenting 213 582.13 Back 213 619.42

8 Wearing 202 581.44 Childbirth 304 756.83 Shoulder 177 503.77 Traditional 171 563.63

9 Sleep 194 585.06 Present 208 584.17 Hip 174 501.59
Recommen

dation
169 558.29

10 All-in-one 192 575.52 Wearing 201 571.291 Share 146 480.53
Grandmoth

er
134 490.18

11 Embrace 166 506.84 Position 160 503.55 Outing 139 433.67 Sleep 128 451.65

12 Review 152 477.23 Method 154 483.48 Dad 134 437.33
A parants 

home
128 438.04

13 Waist 131 431.95 Dad 139 458.35 Painful 129 432.02 Abuba 108 395.07

14 Leg 131 445.39 Breast 139 441.84 Present 123 398.12 Heat rash 95 49.88

15 Shoulder 112 392.48 Share 124 433.52 Wearing 119 390.56 Present 92 345.80

16 Dad 111 390.09
Kangaroo-

care
121 403.43 Embrace 111 365.33 Method 83 324.60

17 Position 107 400.18 Shoulder 121 393.66 Light 96 335.83 Childbirth 83 329.28

18 Work 103 363.02 Easy 114 376.94 Childbirth 95 330.17 Friends 82 325.31

19 Share 98 367.77 Outing 110 374.20
Feeling of 

Use 90 318.00
Carry on 

one's back 81 310.38

20 Back 98 355.95 Hand 106 368.29 Belt 89 323.37 Lactation 80 344.76

21 Lactation 97 392.76 Leg 102 352.22 Weight 87 311.64 Dad 80 311.78

22 Stick 90 348.78 Size 102 351.15 6 months 85 307.72 Laundry 72 293.34

23 Big 90 326.89 Material 99 349.44
Inconvenie

nce 82 292.71 Mesh 71 295.24

24 Buckle 88 354.81 Wrist 97 345.74 Safety 81 293.24 Easy 70 279.76

25 Present 82 309.86 stick 88 322.36 Function 79 294.67 Waist 65 263.78

26 Mesh 81 317.50 Control 78 292.05 Stability 77 285.01
Husband's 

mother
64 265.02

27 Light 80 306.62 Big 78 285.73 Overdo 73 270.20 Hand 64 261.79

28 Inconvenience 80 301.25 Foot 76 283.50 Review 72 266.50 Small 63 257.70

29 Feeling of 
Use

76 292.36 Waist 72 278.20 Big 71 263.81 Leg 63 256.67

30 Heavy 73 280.81 Work 71 271.03 Leg 68 262.02 String 59 251.90

<Table 1> Top 30 frequency by baby wearing products

품군에 대한 연결망에서는 ‘추천(.949)’, ‘편안

(.949)’, ‘육아(.860)’, ‘착용(.822)’, ‘어깨(.810)’, ‘수

면(.797)’, ‘허리(.797)’, ‘안다(.772)’, ‘외출(.772)’, 

‘크다(.696)’, ‘올인원(.683)’, ‘등(.683)’, ‘일(.670)’, 

‘다리(.670)’, ‘밀착(.6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의 편안함을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착용자의 신체에 대한 부담 및 착용법에 대해 관

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슬링 제품군에 대한 연결망의 경우 ‘편안(.974)’, 

‘추천(.949)’, ‘수면(.924)’, ‘출산(.924)’, ‘메쉬(.924)’, 

‘착용(.873)’, ‘육아(.873)’, ‘사이즈(.848)’, ‘선물

(.835)’, ‘어깨(.822)’, ‘자세(.810)’, ‘방법(.810)’, ‘캥

거루 케어(.784)’, ‘품(.746)’, ‘외출(.734)’, ‘조절

(.734)’, ‘손목(.7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슬링은 착용자의 신

체에 맞춰 아이의 위치, 높이,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본인의 신체와 아이의 신체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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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twork analysis visualization by product type

안전한 착용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자

세와 슬링의 착용 방법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을 알 수 있다(Deppa & Allen, 2014). 

  힙시트 제품군 연결망에서는 ‘편안(.987)’, ‘허리

(.974)’, ‘추천(.974)’, ‘올인원(.949)’, ‘엉덩이(.860)’, 

‘어깨(.860)’, ‘안다(.848)’, ‘육아(.797)’, ‘가볍다

(.784)’, ‘착용(.784)’, ‘크다(.759)’, ‘벨트(.734)’, ‘외

출(.734)’, ‘무게(.721)’, ‘아프다(.721)’, ‘안정(.721)’, 

‘다리(.708)’, ‘선물(.696)’, ‘자세(.696)’, ‘안전(.6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볍다’, ‘무게’ 등 제품의 

무게 관련 키워드도 높게 나타나 힙시트 구매에 

무게가 주요 평가기준임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

른 착용으로 인해 '아프다', 가볍다', '편안' 등의 

착용감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힙시트의 경우 6개월에서 3세 사이

의 영유아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몸무게 관련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Ergobaby, 2019). 

  포대기 제품군에 대한 연결망의 경우 ‘등(.898)’, 

‘육아(.898)’, ‘편안(.886)’, ‘일(.772)’, ‘전통(.746)’, 

‘추천(.734)’, ‘수면(.708)’, ‘허리(.683)’, ‘친정(.683)’, 

‘업다(.670)’, ‘공유(.645)’, ‘가격(.645)’, ‘힘들다

(.620)’, ‘방법(.620)’, ‘할머니(.607)’, ‘어깨(.607)’, 

‘어부바(.569)’, ‘선물(.569)’, ‘외출(.556)’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전통 육아에 높은 인지도가 있는 제

품이며 등에 업는 착용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정’, ‘할머니’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착용자의 연령대를 알 수 있었

고 슬링과 유사하게 착용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제품별 네트워크에

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신체 부담 및 착

용감 관련 키워드들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제

품 착용에 있어 고려하는 신체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제품별로 신체와 관련되어 나타난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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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F-IDF by products related body part 

No.
Baby carrier Sling Hip-seat Podaegi

words fq. TF-IDF words fq. TF-IDF words fq. TF-IDF words fq. TF-IDF

1 Leg 131 445.39 Breast 139 441.84 Waist 487 970.53 Back 213 619.42

2 Waist 131 431.95 Shoulder 121 393.66 Shoulder 177 503.77 Waist 65 263.78

3 Shoulder 112 392.48 Hand 106 368.29 Hip 174 501.59 Hand 64 261.79

4 Back 98 355.95 Leg 102 352.22 Leg 68 262.02 Leg 63 256.67

5 Hip Joint 62 247.91 Wrist 97 345.74 Hip Joint 51 206.65 Shoulder 56 235.89

6 Hand 54 225.59 Foot 76 283.50 Foot 50 204.64 Head 46 202.15

7 Body 49 209.76 Waist 72 278.20 Neck 50 204.64 Body 38 175.47

8 Neck 45 197.81 Head 69 263.39 Hand 47 194.36 Neck 37 172.97

9 Hip 45 195.67 Body 59 237.06 Wrist 44 190.36 Hip 34 158.95

10 Wrist 34 156.84 Back 48 199.53 Back 45 190.19 Stomach 32 151.54

확인하였다. 제품별로 텍스트의 중요도를 나타내

어 주는 통계 수치인 TF-IDF 값을 기준으로 출현 

빈도수 상위 80개의 키워드 중 10개의 신체 관련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였다(Table 2). 이를 바탕으

로 10개의 신체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 간 연결 강

도를 비교해 보았다. 연결 강도는 Edge Weight 

지수로 판단하였으며 다른 키워드들과의 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키워드들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각 제품별 신체 관련 키워드는 모두 다르게 나

타났다. 아기띠 제품군 연결망의 경우 ‘다리’, ‘허

리’, ‘어깨’, ‘등’의 순으로 높은 값이 나타났다. 이 

중 ‘다리’는 ‘다리-자세(strength=23)’, ‘다리-고관절

(strength=20)’, ‘다리-조절(strength=17)’의 순으로 

연결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리’의 경

우 ‘허리-어깨(strength=42)’, ‘허리-아프다(strength

=26)’, ‘허리-무리(strength=25)’ 등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어깨’의 경우 ‘어깨-아프다(strength=27)’, 

‘어깨-무게(strength=16)’, ‘어깨-무리(strength=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아이

의 다리를 적절한 자세로 만드는데 유의하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아이의 무게가 늘어남에 따라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아기띠의 특성

(Yoo, 2016)을 통해 소비자들도 그에 관련한 신체 

부위를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슬링 제품군 연결망에서는 ‘품’, ‘어깨’, ‘손’, ‘다

리’, ‘손목’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품’의 경우 ‘품-캥거루(strength=30)’, ‘품

-주머니(strength=21)’, ‘품-디자인(strength=17)’ 등

의 순으로 연결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캥거루 케

어의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그에 따른 디자인

을 중요시 여겨 찾아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음으로 ‘어깨’는 ‘어깨-다리(strength=26)’, ‘어깨-허

리(strength=16)’, ‘어깨-아프다(strength=14)’ 등의 

순으로 연결 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손’의 경우 

‘손-자유(strength=52)’, ‘손-머리(strength=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튼 소재를 사용하는 슬링의 특

성상 아이의 무게에 의해 늘어지는 것에 의해 어깨

에 무리가 가고 아이의 머리를 감싸야 하여 손과 

손목의 사용이 잦아 자주 언급됨을 알 수 있다.

  힙시트 제품군 연결망에서는 ‘허리’, ‘어깨’, ‘엉

덩이’의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허리’의 경우 ‘허리-아프다(strength=159)’, ‘허

리-어깨(strength=113)’, ‘허리-벨트(strength=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깨’의 경우 ‘어깨-아프다

(strength=71)’, ‘어깨-끈(strength=31)’, ‘어깨-보호

(strength=28)’의 순으로 연결 강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허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힙시트의 착

용법에서 허리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착용감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엉덩이’의 경

우 ‘엉덩이-방지(strength=18)’, ‘엉덩이-미끄럼

(strength=17)’, ‘엉덩이-조절(strength=16)’, ‘엉덩이

-자세(strength=11)’ 등의 순으로 연결 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이의 엉덩이에 가중이 가하게 

되는 힙시트의 특성이 반영되어 아이의 자세와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대기 제품군 연결망의 경우에는 ‘등’, ‘허리’, 

‘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등’의 키워드가 현

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에 따른 연결 강도가 ‘등-

땀띠(strength=76)’, ‘등-할머니(strength=69)’, ‘등-

업히다(strength=25)’, ‘등-배(strength=25)’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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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twork of major keywords by babywearing product categories

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허리’의 경우 ‘허리-아

프다(strength=19)’, ‘허리-어깨(strength=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대기가 아이를 안는 용도보

다 업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

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에 대한 소비자의 고려

요인이 키워드로써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Babywearing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품군별로 상위 80개 키워드를 트리 네트워크

로 <Fig. 2>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전 제품군에서 

나타난 공통 키워드로는 ‘아프다’, ‘불편’, ‘편안’, 

‘힘들다’ 등의 감정형용사, ‘어깨’, ‘손’, ‘몸’, ‘발’, 

‘목’, ‘머리’, ‘다리’, ‘엉덩이’ 등의 신체 키워드, ‘사

용감’, ‘공유’, ‘착용’, ‘방법’, ‘자세’, ‘추천’ 등의 키

워드가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양육

에 대한 정보나 일상을 공유하거나, 아이를 키우

면서 겪는 심리적 소외감을 타인과의 공감을 통

해 위로받고 격려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육아 문

화를 볼 수 있었다(Latipah et al., 2020). 또한 이

러한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Babywearing 제품들이 착용감과 편리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제품군별 타 제품군에는 나타나지 않은 고유키

워드를 살펴보면 ‘장시간’, ‘인체공학적’, ‘종류’ 등

이 아기띠 제품군 연결망에서만 출현하였다. 아

기띠의 종류가 다양하고 외출시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임을 볼 수 있었고, 아이의 성장과 착용자의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제품 특성상 인

체공학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슬링 제품군 연결망에서는 ‘캥거루 케어’, 

‘교감’, ‘품’, ‘모양’, ‘심장’ 등이 출현하였다. 이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안

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캥거루 케어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udington‐Hoe & Swinth, 1996). 힙시트 제품군 

연결망에서는 ‘쿠션’, ‘벨트’, ‘보호’, ‘미끄럼’, ‘방지’ 

등의 키워드들의 출현을 통해 쿠션이 부착되어 아

이의 엉덩이를 받쳐 사용하는 제품 특성이 나타나 

착용시 아이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제품에 대

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소음’, ‘초경량’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제품에 부착된 쿠션에 의해 경량 

제품을 찾으며, 벨트의 탈부착 소리가 나는 제품 

특성상 소음이 적은 제품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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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대기 제품군 연결망에서는 ‘전통’, ‘할머

니’, ‘업히다’, ‘어부바’, ‘땀띠’, ‘유지’ 등의 키워

드가 출현하였다. 이는 포대기의 사용을 주로 

등으로 업는 형태로 사용하는 특성상 피부질환

이 유발되기 쉬운 제품이며, 아이의 자세를 유

지하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주된 

것을 볼 수 있었다. 

Ⅴ. 결 론

  육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육아용품 시

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인간 중심 제품이 요

구됨에 따라 베이비테크 산업이 각광받으며 착용

감과 편리성 뿐 아니라 심리적 특성도 고려한 상

품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 부모

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지식과 기술을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육아 문화

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능적이면서도 애

착 형성과 관련된 Babywearing 제품에 대한 소비

자 인식을 텍스트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Babywearing 제품군별로 핵심 키워드와 인

식 네트워크에서 키워드의 역할 등을 통해 살

펴본 결과 제품군별로 상이한 평가 기준과 착

용 동기가 나타났다. 아기띠 제품군의 경우 이

동과 관련된 키워드 빈도가 자주 출현하였고 

착용자 신체와 착용 방법이 중요하게 나타났

다. 슬링 제품군의 경우 소재와 애착 관련 키워

드의 출현 빈도가 높았으며 착용감이 중요하였

다. 힙시트 제품군의 경우 착용감과 무게 관련 

키워드, 포대기 제품군의 경우 전통 육아 방식 

관련 키워드가 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에서 

이 역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군별

로 주로 언급되는 주요 신체 부위와 착용감 그

리고 소재에 대한 인식이 달랐으며 애착 형성 

등 심리적 소구점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있

었다. 

  소비자들에게 Babywearing 제품은 이동과 

외출, 애착 형성에 중요한 육아용품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착용감과 안전에 대해 민감한 제

품이며 제품별로 속성, 기대효과, 착용법, 착용

감 등의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군 별로 공통되는 인식 키워드는 

감정 형용사, 신체 키워드, 착용, 자세, 방법 등

의 키워드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육아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육아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SNS를 통해 자신의 육아 일상을 공유

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육아 문화 트렌드를 

활용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Babywearing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분

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중 주목할만한 결과 

중 하나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부분이다. 남성 착

용자를 위한 다양한 사이즈와 착용법, 디자인 

등이 제품개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

한 babywearing 제품군 내에서도 매우 미세한 

범위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분화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각의 babywearing 제품군이 밀레니얼 세대 부

모에게 소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개발 시 

보안할 방향성을 제시할 기초 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을 기대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의적 표

현에 대한 고려와 세분화된 데이터 정제를 통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텍스트 데이터를 대

상으로 하여 주로 어른의 착용감 위주로 조사

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아이의 착용감은 포함되

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론

을 활용하여 아이의 착용감에 대한 접근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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