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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적을수록 좋다(Less is more)’라는 말로 대표되는 미

니멀리즘(minimalism)은 최근 예술에서 일상으로 확

장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최소만 남기며, 본질로 환원

하려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 사조이다. 재료의 

물성을 살리며, 기하학적 단순한 형태와 요소를 반복

하는 것 또한 미니멀리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회화, 
조각, 건축, 음악, 문학 등 미학 관련 분야에서 다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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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형태를 단순화하고 본질로 환원하려는 예술 사조를 의미하는 미니멀리즘은 최근 개념이 확장되어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을 함의한다. 미니멀리즘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전부터 학계에서는 소비를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자발적 간소화로 명명하여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미니멀리즘과 자발적 간소화는 유사하지만 추구 동기와 개념 

일치 여부를 두고 학자들간 의견이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니멀리즘이 포함된 블로그 게시글을 크롤링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니멀리즘 관련 주요어와 주제, 자발적 간소화와의 개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네이버 블로그

에 게시된 미니멀리즘 관련 글 3,234개를 R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결과 빈도가 높은 단어는 생각, 사람, 공간, 사용, 시간, 디자인, 정리, 인테리어, 물건, 우리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높은 단어 중 공간, 인테리어, 정리 같은 단어를 통해 미니멀리즘은 주생활 관련 글에 자주 사용되며, 사용, 시간, 물건 같은 단어를 

통해 자원 관리와 결부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예술/디자인 영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예술 및 디자인

보다 라이프스타일 관련 용어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둘째, 빈도가 300회 이상인 단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간, 사용, 필요, 시작, 마음, 공간 순으로 노드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미니멀리즘 관련 글에서 라이프스타일 관련 단어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토픽모델링으로 주요 주제를 분석한 결과, 미니멀리즘은 예술/미학, 제품 속성, 패션, 식생활, 공간/인테리어, 이사/정리서비스 

광고, 소비와 정리정돈, 여행, 목표 설정 및 성찰, 화장품을 포함하는 전체 10개의 토픽으로 구분되며, 크게 예술/디자인 영역과 소비/라이

프스타일 영역으로 양분할 수 있다. 환경 관련 내용은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지 않아 미니멀리즘은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적인 성찰이

나 이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됨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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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이 간소한 삶에 관한 서적, 다큐멘터리, 
SNS 등에 등장하며 미니멀리즘은 중요한 가치에 집중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간소한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비단 최근 현상이 아

니다. 소박한 삶은 오랜 기간 중요한 논제로 철학과 종교

에서 인간의 행복과 결부되어 논의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사이에서 단순

하고 소박한 삶이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

의가 있었고(Westacott, 2016),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자, 
사상가들은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절제하는 삶이 올바

른 삶임을 설파하였다(Kang et al., 2021). 이후 소유가 인

간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자본주의 사회에

서 지속되었다. 자본주의와 산업 성장으로 물질적으로 풍

요로워졌으나 자원고갈과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물신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졌다. 물질 획득 이후 더 이

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인간은 물질 

소유 여부가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약, 절제와 같은 덕(김완구, 2017), 지속가능

한 소비가 제안되었다. 
자발적 간소화(voluntary simplicity)는 사회적, 환경적 

이유로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하며, 소비

절제의 일환이다. 물질 중심 사회에서 소유를 줄이는 자

발적 간소화는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간주되며, 자본주의 경제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

는 일종의 틈새 소비로 볼 수 있다(McGouran & Prothero, 
2016). 자발적 간소화는 성장 위주의 사회 분위기와 과잉 

소비에 대한 반발로 일부 사람들이 추구하던 탈물질주의, 
반(反)소비 라이프스타일이자 소비 운동으로 서구에서 전

개되었다. 199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 학계에서 자발적 

간소화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용어는 대중과 괴리

된 채 학술 용어로 제한되었다. 최근 소비와 소유물을 줄

이고 간소한 삶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대중은 자발적 간소

화 대신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전과 다른 소비 

양상이 전개되었다. 소비자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남에 따라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집안을 정리하였다. 축적되어 있는 물건을 버리고 

적은 물건으로 간소하게 사는 삶을 권하는 책이 이 시기

에 유행하였고, Netflix에서 방영된 정리/수납 전문가, 곤

도 마리에(Kondo Marie)의 집안 정리 프로그램은 미국인

들이 묵은 살림을 대대적으로 버리고 정리하는 계기를 만

들었다(Sandlin & Wallin, 2022). 단순하고 비우는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자 소비자 운동(Chen & Liu, 
2023)인 미니멀리즘은 예전에도 존재했으나 Covid-19 유
행 이후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Kang et al., 
2021; Meissner,ㅋ 2019). 소비와 삶의 방식으로서의 미니

멀리즘은 최근 몇 년간 주요 트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미니멀리즘으로 명명하고 진행한 연구는 최근에야 이

루어졌고,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Kang et al., 2021; Wilson & Bellezza, 2022). 
특히, 미니멀리즘이 자발적 간소화와 동일한 개념인지 아

닌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전주언 외, 2021).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하며 변화

한다. 단순한 삶을 위한 소비 절제를 의미하는 자발적 간

소화는 학계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예
술 및 디자인 분야에 뿌리를 둔 미니멀리즘은 최근 소비

와 라이프스타일 관련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대

중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니멀리즘이 

포함된 SNS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니멀리즘 관련 단어

와 주제를 고찰하고, 자발적 간소화와 개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미니멀리즘으로 검색되는 블로그 게시

글을 크롤링하여 주요 단어의 출현빈도, 주요 단어 사이

의 관계, 미니멀리즘 관련 주제를 확인하여 향후 관련 연

구에서 미니멀리즘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 방향을 결정하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니멀리즘 관련 블로그 게시글에 포함된 

주요 단어의 출현빈도를 고찰하여 미니멀

리즘이 주로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미니멀리즘 관련 블로그 게시글의 주요 단

어 중 중심 역할을 하는 단어를 확인하고, 
단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미니멀리즘 관련 블로그 게시글의 주요 토

픽을 고찰하여 미니멀리즘은 어떤 주제로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1. 예술에서의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중반,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

발로 조형예술에서 등장한 미학적 흐름이다.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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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wig Mies van der Rohe(1886-1969)는 간단한 구조와 

개방된 공간에 대한 선호를 ‘적을수록 좋다(Less is more)’
라는 말로 표현하였고(Martin-Woodhead, 2022), 이 경구

는 미니멀리즘 표현 방식과 가치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조형예술에서 미니멀리즘은 일루전(illusion)의 배제, 상

징의 최소화, 극소화된 형태와 요소, 단순 기하학적 형태

의 반복, 본질로 회귀하고자 하는 환원성이 특징이다. 미
니멀리즘 미술에서는 작가의 주관적 개입이 최소화되는 

대신 수용자 개인의 능동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조형예술

에서 미니멀리즘은 댄 플래빈(Dan Flavin), 칼 안드레

(Carl Andre), 도널드 저드(Donald Judd) 등이 주도하였다

(이정욱, 1997).
조형예술에서 시작된 미니멀리즘은 발현 시기의 차이

는 있으나 음악, 무용, 문학, 건축,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고, 장르별 고유한 특징이 나타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미니멀리즘 음악은 기본 단위의 반복으

로 변화를 최소화한다. 정체된 화성, 지속음을 특징으로 

하며, 감정을 배제하고, 음악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

다(이민희, 2017).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 필립 글래

스(Philip Glass)가 미니멀리스트 작곡가로 분류된다(이민
희, 2017). 무용에서 미니멀리즘은 일상적인 걷기, 달리기

와 같은 움직임을 안무에 포함시키며, 연속과 반복을 통

해 의미를 확장하고 신체 움직임이라는 춤의 본질에 다가

가고자 하였다(민성희, 2000; 신창호, 2013). 문학에서 미

니멀리즘은 열린 결말, 수식어 사용 절제, 단문 사용이 특

징으로 화자의 설명 없이 경험 자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개된다(노헌균, 2007; 홍재웅, 2010)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 작품에 미

니멀리즘 특징이 잘 반영되었다. 건축에서는 단순, 기하

학적 형태 반복, 재료의 물성을 강조하여 본질을 추구하

고,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장소성으로 미니멀리즘을 

표현하였다(윤상영, 윤재은, 2009). 미니멀리즘 패션은 간

결한 라인 및 장식과 디테일의 최소화(변지연, 이순홍, 
1996; 이지현, 노윤선, 2008),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소재, 
투명 소재 등 하이테크 소재 사용(변지연, 이순홍, 1996), 
색채의 단순화(이지현, 노윤선, 2008), 사이즈의 소형화

(변지연, 이순홍, 1996; 이지현, 노윤선, 2008)가 특징이다. 
패션에서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의 작품, 메리 퀀트(Mary Quant)의 미니스커트

에 반영되었고, 레트로 열풍 속에 1990년대 부활하였다

(변지연, 이순홍, 1996).
이상과 같이 미니멀리즘이 다른 예술 분야로 확장될 

때 분야 고유의 표현 요소를 통해 단순성, 반복성이 전개

되었고, 분야 본질로 환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미니멀리

즘 기본 철학을 담았다. 최근에는 미니멀리즘이 생활방식

에까지 확장되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미니멀리즘이 담

고 있는 철학과 가치를 추구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 자발적 간소화

자발적 간소화는 Richard Gregg가 1936년 출판한 �The 
Value of Voluntary Simplicity�라는 저서에서 처음 제시

한 용어로 부처, 모하메드, 성 프란체스코, 힌두교의 현자

(rishi)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Kang 
et al., 2021). 이 용어는 수십 년간 잊혔다가 자본주의 사

회에서 발생하는 물질주의, 과잉 소비 등의 문제에 대응

하는 소비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1970년대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Kang et al., 2021), Elgin(1993)의 저서를 

통해 대중화되었다. 김완구(2017)는 Elgin(1993)이 저술한 

자발적 간소화를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인생

에서 쓸데없고 복잡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내적인 

성장 및 검소한 소비를 통해 생태계와의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김완구, 2017, p. 136)으로 요약하였다. 
소비 관련 연구에서 자발적 간소화는 주로 소비 절제

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소비 절제는 자원을 효율적으

로 이용하기 위하여 적게 구입함으로써 소비를 자발적으

로 회피하려는 것으로(Lee et al., 2009), 금전 자원이 부족

하여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과 구분된다

(Nepomuceno & Laroche, 2015). 자발적 소비절제는 관리

할 물건을 줄이고 삶을 간소화하기 위해, 또는 지속가능

한 환경을 위해 소비를 절제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유

로 소비를 줄이는 비자발적 소비절제와 구분된다. 자발적 

소비절제에는 근검절약, 재무관리, 자급자족, 환경문제 경

감,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가 포함되었고, 자발

적 소비절제는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성영애, 2016). Nepomuceno와 Laroche(2015)는 소비

절제의 하위 차원을 검소함, 자발적 간소화, 강박적 소비

절제로 구분하였고, 개인 채무 및 잔고와의 연관성을 고

찰하였다. 그 결과, 절제하는 개인의 잔고가 더 높은 경향

을 보여 소비를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산을 더욱 적극적으

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발적 소비절제와 간소화는 행복을 상승시키고, 건전

한 소비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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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린, 홍은실, 2016; 성영애, 2016; 최경숙, 박명숙, 
2017; Hook et al., 2023; Nepomuceno & Laroche, 2015). 
Hook et al.(2023)은 자발적 간소화가 개인의 심리적 웰

빙, 만족도, 삶의 목적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불안, 스
트레스, 소비중독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발적 간소화는 물질만능의 산업사회에서 

복잡한 삶을 겪은 후 발생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물질

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고, 내적 풍요를 얻게 된다(송인숙, 
1999; Elgin, 1993). 

자발적 간소화는 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자원고갈과 환경문제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Alexander와 Ussher(2012)의 연구에서 간소화를 추

구하는 동기는 환경에 대한 관심, 자급자족, 건강하게 살

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줄이기 위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살기 위한 이유로 나타났다. 자발적 간소화는 

후기 산업사회의 소비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음을 Alexander와 Ussher(2012)는 

제시하였다. 자발적 간소화와 환경운동의 관련성을 고찰

한 윤숙현(2004)의 연구에서 자발적 간소화와 환경의식/
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두 개념을 상호보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자발적 간소화의 관련성 연구에

서 Zavestoski(2002)는 자발적 간소화 수업 참가자는 자신

의 삶에 부족함을 느껴 자발적 간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평균 미국인들보다 교육수준과 임금이 높은 편이

었다. 우리나라 주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윤숙현(2004)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남편의 학력과 직

업,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발적 간소화를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시민의식이 낮거나 타인

을 의식하는 소비행태 때문으로 해석하였다(윤숙현, 
2004). 부가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대안적 소비 방식에 대

한 이 시기 국내 소비자의 저조한 관심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는 절제와 간소

함 점수는 높았으나 자율성은 낮아 절제와 간소함을 보여

주기식으로, 타인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행

동으로 김미린과 홍은실(2016)은 간주하였고,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Covid-19 팬데믹 이전 이루어진 자발적 간소화 

관련 국내 연구는 추구 동기에서 서구의 연구결과와 차이

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성숙한 소비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짓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 성장과 물질주의를 경험한 국내 소비자는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자원고갈과 환경 위기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을 지각하게 되었다. 따
라서, 소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자발적 간소화

와 유사한 미니멀리즘이 삶과 소비의 대안적 방식으로 부

상하고 있다. 

3.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

예술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인 미니멀리즘은 최근 불

필요한 소비와 소유물을 줄여 물질 대신 인생의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려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게 되었다. 예술에

서의 미니멀리즘과 구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물건 수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살기 추구하는 최근 경향을 Meissner 
(2019)는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lifestyle minimalism), 
Wilson과 Bellezza(2022)는 소비자 미니멀리즘(consumer 
minimalism)으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대중은 라이프스타

일이나 소비자 같은 수식어 없이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

만으로 소비와 소유물을 줄이려는 최근 현상을 표현한다. 
예술에서 미니멀리즘은 예술 사조나 미학적 접근 방식으

로 간주되지만, 일상에서 미니멀리즘은 학계에서 주로 

‘자발적 간소화’로 표현해 왔던, 물질적 소유와 소비를 줄

이고,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

한 대안적 라이프스타일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 
Hook et al.(2023)은 미니멀리즘을 개인의 목적에 따라 불

필요한 잡동사니와 소유물을 부러 제한하는 것으로, 
Kang et al.(2021)은 단순히 소유물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

이 아니며,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중요한 가치

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미니멀리즘을 정의하였다.
자발적 간소화와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이 유사하다

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Martin-Woodhead(2022)는 미니멀리즘

과 자발적 간소화는 소비와 물건의 축적을 줄이고, 개인

의 성장과 가치에 초점을 두는 등, 몇 가지 핵심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하였다. Hook et al.(2023)은 

자발적 간소화가 미니멀리즘이 사용되기 이전의 용어로 

보았으나, 자발적 간소화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미니멀리즘은 이에 대하여 덜 구체적인 경

향이 있으며 개인 스스로 가치를 정의하도록 한다고 주장

하였다. 자발적 간소화는 환경,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운동임에 반하여 미니멀리즘은 사회적, 정치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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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보기도 하며(Kang et al., 2021), 전주언 외

(2021)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기 보다 내적 만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미

니멀리즘과 자발적 간소화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학에서 미니멀리즘 관련 연구는 최근 등장하였

다. Martin-Woodhead(2022)는 15명의 영국 미니멀리스트

와의 면접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배경과 혜택을 확인하였다. 미니멀리스트는 물건을 신중

하게, 적게 구입하였고, 참여자 중 일부만 윤리적이고 지

속 가능한 제품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

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신체적, 시간적, 정신적 공간이 

늘어나는 이점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loyd와 Pennington(2020)은 미니멀

한 삶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미니멀

리스트들과의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미니멀한 삶은 개

인의 자주성, 역량, 정신적 여유, 인식, 긍정적 감정에 영

향을 미쳐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 개인이 높은 웰빙 수

준을 경험함을 주장하였다. 미니멀한 삶을 지향하는 개인

은 자아를 더 잘 이해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타인

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Hausen, 2019). 미니멀리즘을 받아들이고 물질적 소비보

다 체험적 소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행

복과 삶의 만족을 경험함을 Matte et al.(2021)은 확인하였

다. Kang et al.(2021)은 미니멀리즘은 소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비 관행을 조절하여 감정적인 부담과 스트레스

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적 웰빙을 증진시

키는 데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ardey et al.(2022)의 연구에서 품질, 내구성에 초점을 맞

춘 단순, 클래식한 옷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옷장을 경험

한 참가자들은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찾

는 과정에서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미니멀

리즘은 삶의 질과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 결과는 자발적 간소화를 통해 얻는 

혜택과 유사하다.
선행 연구에서 미니멀리즘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son과 Bellezza(2022)의 연구에

서 미니멀리즘은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일부 

척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물질적 풍요가 미

니멀리즘의 선행 조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Chen과 Liu(2023)의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소비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미니멀리즘을 접목한 

브랜드에 대해 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물질적 풍요를 이미 경험한 개인은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을 깨달은 후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갖고, 아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 개인은 미니멀리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 척도를 개발하고, 하위차원

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Wilson과 

Bellezza(2022)는 소비문화에서 미니멀리즘은 소유물의 

수, 부족함의 미학, 신중하게 엄선한 소비로 구성되었다

고 보았고, 이를 하위 차원으로 구성한 척도를 개발하였

다. 이 척도에서 소유물의 수는 소유물을 축적하지 않고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측정하였다. 부족함의 미학은 단순

한 디자인과 비움을 보여주는 환경에 대한 선호로 측정하

였다. 이는 비움에서 얻는 미학적인 효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중하게 엄선한 소비는 선택에서 신중한 정

도로 측정하였다. Kang et al.(2021)은 미니멀리즘을 불필

요한 것의 정리, 신중한 구입, 내구성 지향, 자족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Kang et al.(2021)은 미학적 선호를 

척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Wilson과 Bellezza(2022)의 

연구에는 단순한 디자인 제품에 대한 선호가 미니멀리즘 

하위 차원으로 포함되어 소비자 미니멀리즘은 미적 취향

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Rodriguez(2018)는 미니멀리스트 운동이 소비 문화와 

사회적 변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 구조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Meissner(2019)는 라이

프스타일 미니멀리즘과 탈성장(de-growth)은 소비를 제

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생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적 공

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하므로 이를 통한 사회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소유물을 줄

이려는 최근의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니멀리즘은 풍요의 

시기를 거치며 얻은 물질주의, 스트레스, 자원고갈 등 개

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라이프스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미니멀리즘을 포함하는 블로그 게시글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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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주요 단어의 출현 빈도를 확인한 후 단어 사이의 

관계를 키워드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토픽모델링으로 미

니멀리즘 관련 주제를 고찰하였다<그림 1>. 

2. 데이터 수집 

네이버 블로그는 2003년 서비스 개시 후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고, 2022년 기준으로 약 3200만개의 포스팅이 존

재한다(네이버 블로그 리포트, 2022). 다른 SNS보다 텍스

트가 많은 네이버 블로그는 단어 사용 현황을 텍스트마이

닝으로 고찰하기 용이하여 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까지 한 달간 새로 

게시된 포스팅에 대하여 Python 3.9에서 네이버 OPEN 
API 기반으로 ‘미니멀리즘’을 검색어로 설정하고, 제목, 
본문, 해시태그에 미니멀리즘이 포함된 게시물을 추출하

였다. 일반 글과 광고 및 업체 지원금을 받고 게시한 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추출된 모든 글을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고, 전체 3,234개 포스팅을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텍스트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는 대

량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감정, 특정 정보, 패턴을 추출

하여 트렌드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마

이닝 기법 중 빈도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
링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추출한 데이터는 R 4.3.1 for Window로 분석하였다. 
KoNLP 패키지를 활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고, 1음절과 

의미 없는 명사를 삭제한 후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동시 

발생이나 연관성을 기준으로 어떤 단어가 연결망에서 차

지하는 위치와 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키워드 간 상

호작용과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전체 연결망에서 

키워드가 차지하는 위치는 노드(node)로, 연결 강도는 링

크(link)로 시각화하고, 커뮤니티는 색으로 구분하였다. 
단어를 군집화하여 의미 있는 주제들을 발견하고 주제들 

간 연관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픽모델링

(topicmodeling)은 문서의 단어 분포 패턴을 기반으로 여

러 주제로 분류하는 확률 모델인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Blei et al., 2003)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LDA기반 알고리즘으로 토픽모

델링을 진행하였으며 Griffiths와 Steyvers(2004)가 제안한 

복잡도 지표인 ‘Griffiths2004’를 사용하여 최적의 토픽 수

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미니멀리즘 관련 주요 단어 분석

수집한 글을 대상으로 R 프로그램의 KoNLP 패키지를 

활용하여 명사를 추출한 결과, 1,148,579개가 추출되었다. 
먼저, ‘한’, ‘것’, ‘수’, ‘나’, ‘들’, ‘적’ 등 1음절 명사를 삭제하

였고, ‘가지’, ‘그것’, ‘들이’, ‘때문’, ‘무엇’, ‘번째’, ‘정도’, ‘하
기’, ‘하면’, ‘하시’, ‘하지’, ‘해서’ ‘진짜’ 등  의미 없이 반복

되는 명사 13개를 삭제하였다. 검색어로 사용한 ‘미니멀

리즘’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출된 63,245개의 키워드 

중 빈도가 높은 상위 100개 명사를 <표 1>에 제시하고, 
워드클라우드<그림 2>로 표현하였다. 생각(5,696회)이 가

장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 사람(4,235회), 공간(4,213회), 
사용(4,153회), 시간(3,996회), 디자인(3,853회), 정리(3,503
회), 인테리어(3,427회), 물건(3,238회), 우리(2,882회) 순으

로 나타났다. 블로그에는 개인적인 사색, 일상 감정을 표

현하는 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므로 ‘생각한다’, ‘생각했다’ 
같은 서술어가 많고, 그 결과 ‘생각’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빈도가 높은 10개 명사 중 공간(3위), 인테리어

(6위), 정리(8위)를 통해 미니멀리즘은 주생활 관련 글에 

사용되며, 사용(4위), 시간(5위), 물건(9위)을 통해 미니멀

리즘은 자원 관리와 결부됨을 유추할 수 있다. 작품(14
위), 작가(23위), 전시(39위)를 통해 미니멀리즘은 예술 영

역에서 여전히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주생활 및 자원관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미니멀리즘’으로 텍스트 

수집

데이터 수집

불용어 처리

단어 추출

데이터 정제

단어 빈도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토픽모델링

분석 및 결과 해석

그림 1. 연구 절차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미니멀리즘 분석 7

- 81 -

관련 단어의 빈도가 예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미

루어보아 현재 미니멀리즘은 예술 및 디자인보다 라이프

스타일 관련 용어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환경’은 772회(106위), ‘에너지’는 406회(290위)로 환경 관

련 단어가 미니멀리즘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빈도가 높

은 편은 아니었다. 이 결과는 미니멀리스트가 환경적 관

심보다 개인적 이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는 Martin-Woodhead(20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

서, 환경,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의 성격을 지니

며, 환경보전에 대한 동기가 강한 자발적 간소화와 미니

멀리즘은 개념이 유사하지만 미니멀리즘은 환경보호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해 두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미니멀리즘 관련 단어의 네트워크 분석

빈도가 300회 이상인 단어를 대상으로 동시 출현 빈도

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생각 5696 35 깔끔 1303 69 소비 931
2 사람 4235 36 여행 1302 70 아이 930
3 공간 4213 37 이상 1298 71 피부 913
4 사용 4153 38 구매 1296 72 단순 903
5 시간 3996 39 전시 1288 73 올해 901
6 디자인 3853 40 이번 1272 74 구성 900
7 정리 3503 41 거실 1227 75 준비 898
8 인테리어 3427 42 행복 1216 76 진행 889
9 물건 3238 43 자연 1197 77 색상 888
10 우리 2882 44 활용 1190 78 조명 887
11 제품 2869 45 방법 1184 79 커피 884
12 하나 2857 46 경우 1154 80 인생 879
13 필요 2498 47 제작 1150 81 음악 878
14 마음 2477 48 분위기 1134 82 문제 865

작품 2477 작업 1134 83 공부 864
16 사진 2456 50 미니 1121 84 방식 857
17 시작 2418 51 소개 1112 85 선물 852
18 브랜드 2356 이유 1112 86 사람들 848
19 다양 2023 53 가격 1097 87 관심 844
20 오늘 2022 54 사랑 1088 88 변화 836
21 가능 1915 55 트렌드 1084 89 패션 833
22 자신 1905 56 주방 1083 90 세상 828
23 작가 1715 57 하루 1082 91 다음 826
24 가구 1674 58 생활 1073 92 설치 824
25 컬러 1581 59 영화 1065 93 그림 822
26 추천 1577 60 표현 1046 이용 822
27 스타일 1538 61 친구 1034 95 목표 817
28 중요 1463 62 의미 1033 96 자기 813
29 선택 1441 63 고민 1032 97 화이트 808
30 사실 1381 64 경험 1105 98 가치 805
31 모습 1367 65 시공 977 99 편안 803
32 부분 1364 66 소재 969 100 일상 801
33 카페 1358 67 가족 966
34 이야기 1343 68 세계 963

표 1. 미니멀리즘 관련 주요 단어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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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드 크기가 크면 빈도가 높고, 노드 크기가 작

으면 빈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높

으면 선의 굵기가 굵게, 낮으면 가늘게 표현된다(박선주, 
2015). 동일한 노드 색은 같은 커뮤니티에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 사용, 필요, 시각, 마음, 공간 순

으로 노드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미니멀리즘 관련 글

에서 이 단어가 중심 역할을 한다. 이 단어는 라이프스타

일 관련 용어로 볼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이 최근 미니멀

리즘 관련 컨텐츠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시간은 정리, 
이야기, 행복, 집중, 사랑과, 사용은 컬러, 스타일, 추천, 구
매와, 필요는 오늘, 고민, 의미와, 마음은 하루, 가능, 선택
과, 공간은 물건, 이상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미니멀리즘 주제 분석

미니멀리즘 주요 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토픽모델링

을 활용하였다. 적절한 토픽 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토픽 

수를 2-25개로 설정한 후 ‘Griffiths2004’로 복잡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복잡도 지수를 참고하여 다양한 토픽 수로 

토픽모델링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어의 조합이 유의미하며, 해석이 용이한 토픽 수가 

10개로 확인되어 최종 토픽 수를 10개로 결정하였다<그

림 4>. 각각의 토픽과 주요 단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미니멀리즘 관련 주요 단어의 워드클라우드 결과

그림 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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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riffiths2004 복잡도 지수 분석 결과

토픽 1에는 ‘작품’, ‘작가’, ‘전시’, ‘사진’, ‘영화’, ‘음악’, 
‘그림’, ‘작업’, ‘표현’, ‘예술’, ‘시리즈’, ‘미술’이 포함되었다. 
미니멀리즘이 태동한 예술 관련 단어와 사진, 영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가 포함되어 ‘예술/미학’으로 명

명하였다. 
토픽 2에는 ‘사용’, ‘디자인’, ‘제품’, ‘기능’, ‘케이스’, ‘선

택’, ‘제공’, ‘전기’, ‘모델’, ‘차량’, ‘다양’이 포함되었다. 디자

인 분야 중 특히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과 연관성이 높

은 단어로 구성되었고, 제품 속성 관련 단어들이 포함되

어 ‘제품 속성’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3에는 ‘브랜드’, ‘디자인’, ‘컬러’, ‘제품’, ‘패션’, ‘스

타일’, ‘가격’, ‘가방’, ‘소재’, ‘구매’, ‘사이즈’, ‘컬렉션’, ‘아이

템’이 포함되었다. 패션 제품 관련 단어로 구성되어 ‘패션’
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4에는 ‘카페’, ‘커피’, ‘친구’, ‘시간’, ‘선물’, ‘아침’, 
‘음식’, ‘맛집’, ‘주문’, ‘저녁’, ‘엄마’가 포함되었다. 아침, 저
녁, 커피, 음식, 카페, 맛집 등 식음료 관련 단어로 구성되

어 ‘식생활’로 명명하였다. 
토픽 5에는 ‘공간’,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거실’, 

‘주방’, ‘조명’, ‘스타일’, ‘깔끔’, ‘분위기’, ‘화이트’가 포함되

었다. 거실, 주방 같은 집안 내부 공간의 명칭과 조명, 가
구 같은 공간을 채우는 제품 관련 단어로 구성되어 ‘공간/
인테리어’로 명명하였다. 

토픽 6에는 ‘이사’, ‘설치’, ‘작업’, ‘이용’, ‘고객’, ‘방문’, 
‘업체’,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광고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대상 글에 이사/정
리서비스 업체의 글이 다수 포함되었을 수 있다. 이로 인

하여 이사/정리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하나의 

토픽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토픽은 업체 광고

에 등장하는 단어로 구성되었으므로 ‘이사/정리서비스 광

고’로 명명하였다. 
토픽 7에는 ‘정리’, ‘물건’, ‘필요’, ‘미니’, ‘가족’, ‘아이’, 

‘미니멀라이프’, ‘지출’, ‘아이들’, ‘남편’이 포함되었다. 최
근 미니멀리즘의 큰 흐름을 이루는 물건의 구입, 사용, 정
리에 관한 단어로 구성되어 ‘소비와 정리정돈’으로 명명

하였다. 
토픽 8에는 ‘여행’, ‘일본’, ‘호텔’, ‘건물’, ‘도시’, ‘위치’, 

‘거리’, ‘문화’, ‘숙소’, ‘공간’, ‘역사’, ‘한국’, ‘나무’가 포함되

었다. 국내외 여행 관련 단어가 주를 이루어 ‘여행’으로 명

명하였다. 두 번째 주요 단어로 일본이 선정된 이유는 

2022년 10월에 재개된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과 엔화 약

세로 방문객 수가 늘었고, 미니멀리즘과 일본을 연관 짓

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일본 출신 정리정돈 전문가나 일

본에서 출판된 미니멀리즘 관련 책이 전세계적으로 알려

져 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을 최근 미니멀리즘 유행이 시작

된 국가(Kang et al. 2021)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토픽 9에는 ‘시간’, ‘자신’, ‘마음’, ‘중요’, ‘시작’, ‘행복’, 

‘이야기’, ‘인생’, ‘공부’, ‘목표’, ‘세상’, ‘사람들’, ‘문제’가 포

함되었다. 오래 전부터 철학과 종교에서 관심을 가져온 

토픽 토픽 명 주요 단어(상위 15개)
1 예술/미학 작품, 작가, 전시, 사진, 영화, 음악, 그림, 작업, 표현, 세계, 년대, 예술, 시리즈, 모습, 미술

2 제품 속성 사용, 디자인, 제품, 가능, 기능, 케이스, 적용, 선택, 제공, 경우, 전기, 모델, 지원, 차량, 다양

3 패션 브랜드, 디자인, 컬러, 제품, 패션, 스타일, 가격, 추천, 가방, 소재, 구매, 사이즈, 컬렉션, 아이템, 겨울

4 식생활 카페, 커피, 친구, 시간, 선물, 사진, 아침, 오늘, 음식, 맛집, 주문, 저녁, 올해, 엄마

5 공간/인테리어 공간,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거실, 주방, 사용, 조명, 스타일, 깔끔, 시공, 분위기, 화이트, 활용, 연출 

6 이사/정리서비스 광고 이사, 가능, 진행, 설치, 저희, 부분, 경우, 작업, 준비, 이용, 고객, 오늘, 방문, 업체, 시스템

7 소비와 정리정돈 정리, 물건, 필요, 미니, 가족, 아이, 마음, 미니멀라이프, 시작, 지출, 아이들, 남편, 구입, 사용, 실천

8 여행 여행, 일본, 호텔, 시간, 건물, 도시, 위치, 거리, 문화, 숙소, 공간, 사진, 역사, 한국, 나무

9 다짐과 성찰 시간, 자신, 마음, 중요, 시작, 행복, 이야기, 필요, 인생, 공부, 자기, 목표, 세상, 사람들, 문제

10 화장품/환경 제품, 피부, 사용, 브랜드, 트렌드, 소비, 성분, 효과, 관리, 시장, 크림, 환경, 뷰티, 기업, 생산 

표 2. 미니멀리즘 주제와 주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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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인생 목표를 설정하거나 성찰하는 용어가 주를 이

루어 ‘다짐과 성찰’로 명명하였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

며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움과 소박함을 

지향하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짐과 성찰 관

련 단어가 한 개의 토픽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토픽 10에는 ‘제품’, ‘피부’, ‘브랜드’, ‘트렌드’, ‘소비’, ‘성

분’, ‘효과’, ‘관리’, ‘크림’, ‘환경’, ‘뷰티’, ‘기업’, ‘생산’이 포

함되었다. 화장품 관련 단어가 주를 이루어 ‘화장품’으로 

명명하였다. 이 토픽을 통해 화장 단계와 사용하는 화장품 

수를 줄이는 것도 미니멀리즘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토픽모델링 결과, 미니멀리즘은 예술이나 소비, 정리정

돈에 제한되지 않고, 의식주, 여행을 비롯한 라이프스타

일, 성찰, 제품 속성 같은 다양한 주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미니멀리즘이 자발적 간소화

와 동일한 개념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전주언 

외, 2021; Hook et al., 2023; Kang et al., 2021; 
Martin-Woodhead, 2022).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토픽 10에 포함되었으나 중요성이 낮았고, 자신의 

성찰에 관한 단어가 하나의 토픽을 구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사회적, 정치적인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내적 만족에 집중한다는 주장(전주언 외, 2021; 
Kang et al., 2021)을 지지하며 미니멀리즘과 자발적 간소

화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토픽모델링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자면, 일부 중복

되지만 미니멀리즘은 크게 1) 예술/디자인(토픽1-예술, 토
픽2-제품디자인, 토픽3-패션디자인, 토픽5-인테리어디자

인), 2) 소비와 라이프스타일(토픽4-식생활, 토픽7-소비, 
토픽8-여행, 토픽9-성찰, 토픽10-화장품)영역에서 사용되

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예술/디자인 영역에서 제품 속성,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소유물의 제한, 신중하게 

엄선한 소비와 관련되어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라이프

스타일 미니멀리즘 연구는 간소한 삶과 신중한 소비에 초

점을 맞춰 진행되었고, 미적 취향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

었다. 토픽모델링 결과, 제품 디자인, 속성 관련 여러 개의 

토픽이 명확하게 존재함에 따라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는 

개인의 미적 취향을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의 하위 요

인으로 구성하거나 이를 소유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 신
중한 소비와 구분하여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형태를 단순화하고 본질로 환원하려는 예술 사조를 의

미하는 미니멀리즘은 최근 개념이 확장되어 소비를 줄이

고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을 함의하게 되었고, 
대중은 일상에서 이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

학에서는 미니멀리즘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이전부터 

소비를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자발적 

간소화로 명명하고,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유
사한 개념이지만 사용 주체와 시기의 차이가 있는 자발적 

간소화와 미니멀리즘, 두 용어의 개념 일치 여부를 두고 

학자들 간 의견이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니멀리즘

이 포함된 블로그 게시글을 크롤링하여 텍스트마이닝 기

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니멀리즘과 관련 단어와 주제를 

고찰하고, 자발적 간소화와 개념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새로 게시

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중 제목, 본문, 해시태그에 미니

멀리즘이 포함된 3,234건을 R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사를 추출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 빈도가 높

은 주요어는 생각, 사람, 공간, 사용, 시간, 디자인, 정리, 
인테리어, 물건, 우리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높은 단어 

중 공간, 인테리어, 정리를 통해 미니멀리즘은 주생활 관

련 글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으며, 사용, 시간, 물건을 통

해 자원 관리와 결부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작품, 작가, 전시를 통해 미니멀리즘은 예술에서도 지속

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환경 관련 단어는 빈도가 높

은 편은 아니므로 미니멀리스트는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적인 성찰이나 이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빈도가 300회 이상인 단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간, 사용, 필요, 시작, 마음, 공간 

순으로 노드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미니멀리즘 관련 

글에서 라이프스타일 관련 단어가 중심 역할을 하여 라이프

스타일이 최근 미니멀리즘 트렌드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토픽모델링으로 주요 주제를 분석한 결과, 미니

멀리즘은 예술/미학, 제품 속성, 패션, 식생활, 공간/인테
리어, 이사/정리서비스 광고, 소비와 정리정돈, 여행, 목표 

설정 및 성찰, 화장품을 포함한 전체 10개의 토픽으로 구

분되었다. 미니멀리즘은 예술에서 소비 영역으로 확장되

었으며, 의식주, 여행을 비롯한 라이프스타일, 성찰, 제품 

관련 주제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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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단어 ‘환경’의 중요성은 미미하였고, 다짐과 성찰 

관련 단어는 별도의 토픽을 구성할 정도로 중요하였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환경,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인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내적 만족에 집

중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미니멀리즘과 자발적 간소화

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업체 광고와 

지원금을 받고 게시하는 글, 해시태그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는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의 미니멀리즘 관련 용어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광고만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3
년 1월, 한 달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포스팅을 분석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는 시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

다. 특히, 연초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짐과 신년 계획 관

련 글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는 분석 대상 글의 시간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특정 시기

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

니멀리즘 관련 주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제품, 인테리어, 패션 관련 속성과 연관

되어 사용되었다. 소비에서 미니멀리즘을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하여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는 

취향으로 구분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거나 별

도의 변수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니멀리즘이 

의식주, 여행, 성찰을 아우르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미니

멀리즘을 다양한 제품 및 소비생활과 연관지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환경 관련 단어가 추출되었으나 빈도가 

적어 미니멀리즘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는 다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미니멀리즘이 지속가능

한 소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일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이와는 구분되는 소비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한 소비, 자발적 간소화, 미니멀리즘의 차이를 소비자 대

상의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추이를 고찰하여 미니멀리즘

이 물질주의, 자원고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적 라이프스타일인지, 일시적인 소비 트렌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니멀리즘이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양상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질적 연

구를 통하여 이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고

찰하여 추구 동기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의 자발적 간소화 연구가 국내 소비자의 소비 의식이 성

숙되기 이전이나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기 

전에 진행된 연구가 많으므로 유사한 연구를 현시점에 실

시할 경우 이전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리즘이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현상으로 자

리잡음에 따라 앞으로 미니멀리즘 관련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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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malism, which refers to an artistic trend that seeks to simplify form and reduce it to its essence, has recently been expanded 

as a concept to imply a lifestyle that reduces consumption and pursues a simple life. Even before minimalism became popular, 
academia named the tendency to moderate consumption and pursue a simple life as voluntary simplicity, and have steadily con-
ducted related research. Although minimalism and voluntary simplicity are similar, opinions among scholars vary regarding the moti-
vation for pursuing them and whether the concepts are consistent. Accordingly, this study crawled blog posts containing minimalism 
and examined them using textmining techniques to check the key words and topics related to minimalism and the consistency of 
concepts between minimalism and voluntary simplicity. The results of analyzing 3,234 minimalism-related blog posts on Naver using 
the R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the words with high frequency are ‘thought’, ‘people’, ‘space’, ‘use’, ‘time’, ‘design’, 
‘decluttering’, ‘interior’, ‘stuff’, ‘we’ in that order. Among the high-frequency words, minimalism is frequently used in housing life 
through words such as space, interior, and it is tied to resource management through words such as use, time, and objects. 
Minimalism is still used in the art/design field, but is now more frequently used as a lifestyle term than as an art and design term. 

Second, as a result of conducting a network analysis on words with a frequency of more than 300 times, it was found that the 
node size was large in the order of ‘time’, ‘use’, ‘need’, ‘start’, ‘mind’, and ‘space’. This word played a central role in minimal-
ism-related posts was related to lifestyle. It can be seen that the lifestyle is major theme in recent minimalism.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ain topics through topicmodeling, minimalism includes art/aesthetics, product attributes, fash-
ion, dietary life, space/interior, advertising for moving/organization services, consumption and decluttering, travel, goal setting and 
introspection, and cosmetics. Minimalism has been largely used in the areas of art/design and consumption/lifestyle. 
Environmental-related content does not appear as an important topic, so it can be inferred that minimalism is motivated by personal 
reflection or profit rather than interest in the environment.

--------------------------------------------------------------------------------------------------------

▲Keywords : minimalism, textmining, topicmodeling, voluntary simp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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