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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션디자이너 뎀나 바잘리아는 구소련 시기에 출생하고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며 경험한 

과도기의 성장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포스트 소비에트의 특수한 미적 정서와 개성을 반영한 패션으로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사회·문화적 쟁점

으로부터 도출한 특성을 연구 배경으로 하여 바잘리아의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소비에트의 영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찰하여 특성을 도출한 결과, 범죄와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과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여 나타난 ‘저항성’, 서구의 글래머 문화와 수위 높은

포르노그래피 등의 유입으로 인한 성적 향락의 ‘관능성’, 청년들의 일상의 놀이를 통해 형성된 청년 문화에서

나타난 ‘유희성’,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헛된 상상력의 조성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향수에서 오는 ‘환상

성’이 연구되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영향이 반영된 바잘리아 작품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형태, 소재, 

디테일, 색채, 기타(모델)가 분석되었다. 포스트 소비에트의 특성과 바잘리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기반으로

바잘리아의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소비에트의 영향을 논의한 결과 유니폼의 변형을 통한 권위 상징의 해체, 

욕설이 포함된 타이포그래피 활용,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교차된 상반된 젠더의 모습으로 관습에 반항한

점에서 ‘저항성’, 신체를 노출하는 형태, 성적 자극을 부여하는 레드컬러와 타이포그래피로 신체 노출을 통해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점에서 ‘관능성’, 기이하게 재단되거나 변용된 소재 사용으로 재미에 

본질을 둔 점에서 ‘유희성’, 사회주의를 연상시키는 레드 컬러,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 유행했던 스판덱스

소재와 플랫폼 슈즈, 동구권 출신 모델기용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현대의 새로운 미적기준

으로서 젊은 세대들의 동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뎀나 바잘리아,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패션, 베트멍, 발렌시아가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7권 1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Vol. 17 No.1 (2017) pp.137-153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박주희, ju-hee@kookmin.ac.kr

접수일: 2017년 1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15일

https://doi.org/10.18652/2017.17.1.9



- 138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7권 1호 (2017.3)

Ⅰ. 서 론

오늘날 패션계에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디자이

너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소련의 붕괴

로 혼란을 겪던 포스트 소비에트(Post-Soviet)시기

를 표방하며 낯설고 이국적인 90년대 포스트 소비

에트 감성을 컬렉션에 담아내고 있는 디자이너 그

룹, 베트멍(Vetements)은 스트리트 패션에서 하이

엔드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큰 영감을 주고 있다

(Son, 2015).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는 국가의 붕괴

로 인한 범죄 증가와 경제 악화, 민족 분쟁, 수위 

높은 섹슈얼리티로 인한 논란등의 사회 혼란과

(Lee, 2006)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자유와 기

회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청년문화(youth culture), 

대중들로 하여금 화려한 삶을 꿈꾸게 하는 패션 

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이 공존했던 시기이다(Jung 

et al., 2016). 

본 연구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혼란을 겪

은 자신과 동료들의 독특한 패션과 삶의 방식이 

혼합된 비 주류적 매력으로 기존 미국식 힙합 스

트리트 문화로 대두되던 청년문화를 포스트 소비

에트라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서 형성된 ‘생경한 

동구권의 매력’을 영감으로 풀어간다는 평가를 받

고 있는(Kim & Ha, 2016) 패션디자이너 뎀나 바잘

리아(Demna Gvasalia)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

다. 바잘리아는 메종 마르지엘라 출신 7명의 동료 

디자이너들과 함께 2014년 파리에서, ‘세월이 흘러

도 변하지 않는 옷 자체에 본질을 둔다’는 패션철

학으로 프랑스어로 ‘옷’을 뜻하는 브랜드 ‘베트멍’

을 론칭하였다(Menkes, 2016a). 그는 2015년 3월 

LVMH PRIZE에서 준결승 진출 8팀의 명단에 올라 

그 존재를 알렸고(Park, 2015), 2015년 10월에는 발

렌시아가(Balenciaga)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

명되어 현재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에서 기존의 미

적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미에 대한 시도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Cho & Park, 2016).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 바잘리아의 정체성 형

성과 패션 성향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바잘리

아의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소비에트 영향을 논의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정 문화현상이 새로운 

영감이 되는 현대 패션의 현상을 학술적으로 다룬 

본 연구는 패션기업이 초국가적 트렌드를 파악하

고 적용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이

다. 역사와 예술, 문화, 패션에 대해 전문 웹사이트

와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패션매거진 등을 문헌연

구하며, 90년대 러시아 청년매거진 �Ptyuch�와 웹

사이트 구글(www.google.com)에 실린 자료들을 바

탕으로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문화,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의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www. 

instagram.com), 사진집 등에 나타난 작품을 사례 

연구한다. 연구범위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가장 혼란이 극심했던 포스트 소비에트 

초기인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범위로, 포

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이 겪은 사회·문화적 쟁점을 

대상으로 한다. 바잘리아 작품의 사례연구는 2014

년 F/W부터 2017년 S/S(남·여성복컬렉션 6개)의 

베트멍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 총 244착장과 룩북 

이미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화보이미지, 부록 사

진집, 2016년 F/W부터 2017년 S/S(남성복컬렉션 

1개, 여성복컬렉션 2개)까지 발표된 발렌시아가 작

품 총 123착장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화보 이미

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Ⅱ. 포스트 소비에트에 대한 고찰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는 공산국가였던 소비에

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이 개혁·개방과 함께 붕괴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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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의 시기를 말한다.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는 

구소련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로,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를 포함하여 아

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15개국이 포함된다(구소

련 국가 [Soviet nation], 2016). 본 연구에서 고찰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포스트 소비에트 시

기는 구소련의 붕괴로 체제변환을 겪으며 사회복

지제도의 후퇴로 인한 각종 범죄 증가와 차별, 성

의 자유화에 따른 섹슈얼리티의 전면화로 인한 성

적 향락,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동경과 향수 

등 급작스러운 사회·문화의 변화로 혼란이 가장 

극심했던 과도기로, 사회적 혼란과 서구문화의 유

입으로 인해 자유와 기회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청

년문화가 공존하였던 시기이다. 한편 오늘날 패션

계에서 두드러진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포스트 페

레스트로이카 세대들은 포스트 소비에트 초기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바깥세계를 접하면서 받은 혼

란과 환락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Son, 2015) 

이를 경험하지 못한 서구 세대들에게 낯선 감성을 

부여하며 패션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1. 포스트 소비에트의 사회･문화적 쟁점

1) 사회복지제도의 후퇴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는 국가가 붕괴되면서 기

존에 마련되었던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각종 제

도적 장치가 무너짐에 따라 범죄와 폭력이 극심하

게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은 가

정폭력, 성폭력, 전시폭력 등 무분별한 신체적 폭

력 행사에 더욱 노출되었고 여성폭력과 여성인신

매매는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 문제와 더불어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Kang, 2007). 러시아 정

부의 다양한 인권 유린 문제의 은폐와 국민에 대

한 무관심과 보호의 부재는 청년 범죄의 증가, 마

피아의 범죄활동 등과 맞물려 매춘, 에이즈와 같이 

성적으로 전염되는 병의 확산, 심지어는 실업률의 

증가, 국민건강의 악화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증

폭시켰다(Kang, 2007). 한편 구소련에 이어 동성애

자에 대한 탄압, 정보의 은폐, 학술적 연구의 부재

로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범죄가 만연하였

다. 이에 성 소수자들은 특정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범죄에 대해 대항

하며 동성애 하위문화를 형성하였다(Jong, 2014). 

2) 섹슈얼리티의 전면화

포스트 소비에트 초기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전면화였

다. 과거에 성에 대한 언급을 삼갔던 것과 달리 성

을 전면적으로 언급하였고, 이는 ‘제2의 성 혁명’

이라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며 사람들

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Lee, 2006). 서구 

섹슈얼리티 문화의 유입은 여성과 성에 대한 인식

의 변화를 가져왔고 여성의 성이 상업화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성적이미지들을 소재로 한 소

비재 상품들이 시장에 범람하며 누드가 포함된 연

극,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록 음악 비디오 등의 포

르노그래피가 난무하는 등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높은 수위의 섹슈얼리티가 

포르노그래피 논란을 야기시켰다. 체제전환에 따

른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성 혁명은 과도한 성 상품화, 매춘과 성병

의 급증, 문화적 형식을 갖추지 않은 야설의 범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Lee, 2006). 

3) 청년문화의 형성

구소련 시기의 청년들이 겪은 다양성의 결핍은 

소련 붕괴 후 경계를 허무는 문화적 창의력의 원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이로써 클라베르(cluber), 청

년잡지로 대표되는 포스트 소비에트의 청년문화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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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중반, 대중음악의 장르가 다양화되

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클럽문화는 ‘클라베르’라는 

하위문화집단을 생성해냈다. 청년들에게 클럽문화

는 세련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곳 이상의 의미

를 지닌 사교의 장이었다(Kang et al., 2009). 한편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표적인 청년문화 중 

하나였던 청년 잡지 �Ptyuch�, �OM�은 청년의 문

화, 음악, 여가 생활을 다뤘는데 잡지에는 동성애

의 모습이나 골목이나 어두운 지하를 배경으로 한 

화보, 노출을 한 청년들,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비롯하여 서구의 명품 패션 브랜드 광고가 

실리며 서구의 화려한 패션 이미지를 청년들에게 

거침없이 투사하였다. 

4) 서구문화의 보급

서구에서 유입된 패션문화는 포스트 소비에트 

문화에 두드러진 변화로 나타났다. 당시 유행했던 

스판덱스 소재로 만들어진 크롭 탑이나 G스트링

(G-string), 굽이 두꺼운 플랫폼 슈즈 등은 인기 있

는 아이템으로써 패션잡지 화보에도 빈번하게 등

장했다(Signs of the times, n.d). 서구에서 유입된 

패션문화는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대중들에게 

화려한 삶에 대한 환상을 갖게 했고 특히 여성들

을 패션 소비의 주체로 변화시켰다. 서구문화에 

대해 포스트 소비에트 초기의 러시아는 혁명적이

라 할 수 있는 급진적인 문화의 변화 속에 구체제

에 대한 전면적 부정 양상으로 서구문화의 무조건

적 인정과 수용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후 포스

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중들은 서구문화의 산물

을 제한 없이 향유하면서도 이것이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러시아의 고유성을 침범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에 저항하였고(Choi, 2007), 포스트 소

비에트 러시아의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

였다. 

2. 포스트 소비에트 특성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사회·문화적 쟁점에

서 저항성, 관능성, 유희성, 환상성과 같은 포스트 

소비에트 특성을 도출하였다.

1) 저항성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각종 범죄와 무능한 

사회체제, 여성과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은 집단에 

의한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들의 저항 수단은 마

약, 일탈, 포르노그래피 등이었고, 혐오 범죄 대항

투쟁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호소, 동성연애 자유화 

투쟁 등의 새로운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는 각종 범죄를 비롯한 사회

적 불평등의 사회혼란을 배경으로 특정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들에 의해 형성된 ‘저항성’이 존재

했던 시기이다(Figure 1), (Figure 2).

2) 관능성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는 서구에서 유입된 성

적 물신주의의 경향으로 육체적 사랑을 묘사하고 

성행위의 이미지를 환기·암시하는(Jang, as cited in 

Im, 2003) 다양한 포르노그래피를 통한 관능적 쾌

락이 사회·문화에 팽배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을 성적 대상물로 간주하고 동성애 등 젠더 질서

의 일탈 현상 등이 대중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주

었다. 이와 같이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는 섹슈얼

리티의 전면화에 따른 과도한 성 논란으로 사회전

반이 더욱 퇴폐적이고 성적으로 향락한 ‘관능성’

이 존재했던 시기이다(Figure 3), (Figure 4).

3) 유희성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청년들은 재미에 본질

을 둔 놀이로서 팝과 록 문화, 클럽문화, 패션잡지, 

청년잡지 등의 문화를 접하며 그들만의 문화 정체

성을 형성하였다. 청년들은 규제가 부재한 클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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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에서 사교를 하고 노출과 치장 등의 변장

을 통해 어떠한 역할을 연기하고(Huizinga, as cited 

in Park & Kim, 2016) 일시적인 새로운 법을 확립

하며(Caillois, as cited in Park & Kim, 2016) 자신

들만의 문화를 구축해 나갔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청년문화는 자유와 집단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의지에 따른 자발적 행위를 통

해(Huizinga, as cited in Park & Kim, 2016) 자유로

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포스트 소비에

트 시기는 규제가 부재한 공간에서 자유로운 놀

이를 통해 집단의 약속에 의해 무질서하고 탈 일

상적인 활동으로 법규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법을 

생성해내는 ‘유희성’이 존재했던 시기이다(Figure 

5), (Figure 6).

4) 환상성

개혁 전 패쇄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포

스트 소비에트 청년들은 개혁·개방과 함께 유입된 

서구의 화려하게 치장된 소비지상주의와 문화를 

동경하며 내면에 헛된 상상력이 조성되었다. 한편 

급격한 사회변화는 대중들에게 과거에 대한 노스

탤지어를 자극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고유

의 가치와 문화적 개성을 갈구하며 과거를 그리워

하는 복고의 의지를 세웠다. 이와 같이 포스트 소

비에트 시기는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과거에 대

한 노스탤지어로 ‘환상성’이 존재했던 시기이다

(Figure 7), (Figure 8).

이상에서 고찰된 포스트 소비에트에 대한 고찰

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Figure 1. 항성 1.
From Читать ПТЮЧ 1995 05 
Онлайн [Read PTUCH 1995 05 

Online]. (n.d.).
http://randevuclub.ru

Figure 2. 항성 2.
From Читать ПТЮЧ 1996 10 
Онлайн [Read PTUCH 1996 10 

Online]. (n.d.).
http://randevuclub.ru

Figure 3. 능성 1.
From Читать ПТЮЧ 1996 09 
Онлайн [Read PTUCH 1996 09 

Online]. (n.d.).
http://randevuclub.ru

Figure 4. 능성 2.
From Читать ПТЮЧ 1996 07 
Онлайн [Read PTUCH 1996 07 

Online]. (n.d.).
http://randevuclub.ru

Figure 5. 유희성 1.
From Читать ПТЮЧ 1997 07 
Онлайн [Read PTUCH 1997 07 

Online]. (n.d.).
http://randevuclub.ru

Figure 6. 유희성 2. 
From Читать ПТЮЧ 1995 06 
Онлайн [Read PTUCH 1995 06 

Online]. (n.d.).
http://randevuclub.ru

Figure 7. 환상성 1. 
From Читать ПТЮЧ 1995 06 
Онлайн [Read PTUCH 1995 06 

Online]. (n.d.).
http://randevuclub.ru

Figure 8. 환상성 2. 
From Читать ПТЮЧ 1995 05 Онлайн 

[Read PTUCH 1995 05 Online]. (n.d.).
http://randevuclu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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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소비에트의 

영향

오늘날 패션계는 90년대의 포스트 소비에트 국

가에서 청년기를 보낸 포스트 페레스트로이카(Post 

Perestroika) 세대의 감성이 영감이 되어 지대한 영

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2016). 이들을 예로 

들면, 세계각지로 활동영역을 넓힌 칼럼리스트 미

로슬라바 듀마(Miroslava Duma)와 러시아와 파리

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Gosha 

Rubchinskiy), 파리에서 활동하는 스타일리스트 로

타 볼코바 아담(Lotta Volkova Adam), 파리에서 활

동하는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의 디렉터 바잘리아, 

모스크바에서 작업하는 패션디자이너 티그란 아베

티스얀(Tigran Avetisyan), 런던에서 작업하는 다샤

셀라노바(Dasha Selyanova)등 이 있다. 이들은 공산

주의의 추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양문화를 받아

들이면서 형성된 그들만의 특수한 미적 정서와 개

성을 바탕으로 서구 패션 시장에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Son, 2015). 

러시아 �Harper's Bazaar�에서 에디터로 활약했

고, 유명 스트리트 패션 스타인 듀마는 블로그 뷰

로 24/7(Buro 24/7)을 설립하여 세계적으로 사업영

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녀가 유년기를 지낸 구소

련이 시절에는 비슷한 옷을 입어야 했다. 포스트 

소비에트 초기에 청년기를 보낸 듀마는 여성이 불

평등을 겪는 사회에 대한 저항심으로 보이시한스

타일로 입으며 남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러

시아 여성들은 구소련 시절에 오랫동안 세련된 패

션과 치장에 대한 열망을 겪었으며, 이는 현대 러

시아 패션에서 나타나는 굽 높은 구두와 드레스 

등의 화려한 패션과 짙은 화장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Song, 2016)이라고 했다. 최근 그녀는 바잘리아

와 조지아 트빌리시 패션위크에 참석하며 동유럽 

패션의 발전에 기여하며, 뷰로 24/7의 언어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신예 디자이너를 선정하고 

후원하는 ‘패션 포워드 이니셔티브’도 진행하는 

등 세계 각지를 이동하며 포스트 소비에트 영향의 

패션 영역을 넓히고 있다(Figure 9). 모스크바와 파

리에서 활동하는 루브친스키는 러시아어와 붉은 

색의 조형요소를 중심으로 청년기에 접한 패션과 

스케이트 등의 청년문화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

하며 포스트 소비에트감성을 선보이고 있다. 루브

친스키는 10대 시절 �OM�과 �Ptyuch� 같은 러시

아 청년 잡지를 보면서 사진과 스타일링을 탐구하

며 패션계에 종사하고 싶은 꿈을 키웠다. 루브친

스키는 브랜드 로고를 러시아어 ‘ГОША РУБЧИН

СКИЙ’로 만들고 스케이트와 마약, 섹스와 슈프림

에 중독된 러시아 청년들의 문화를 러시아 청년모

델, 스킨헤드, 러시아 국기 등을 활용하여 패션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Figure 10). 루브친스키는 2016

년 S/S컬렉션에서 구소련의 국기를 상징하는 컬러

와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기호와 상징을 조형화하

여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와 대비되는 과

거의 모습을 역설적이고(Jung, 2016), 유희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전통적인 러시아의 요소와 서구

적인 가치의 결합을 통해 포스트 소비에트 패션의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스타

일리스트 아담은 브랜드 베트멍과 고샤 루브친스

키, 발렌시아가에서 활동하며 포스트 소비에트 감

사회·문화적 쟁점 특성

사회복지제도 후퇴 각종 범죄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사회혼란 저항성

섹슈얼리티의 전면화 과도한 성 논란으로 성적으로 향락 관능성

청년문화의 형성 규제가 부재한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놀이 유희성

서구문화의 보급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과거에 대한 향수 공존 환상성

Table 1. 포스트 소비에트에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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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아담은 자신의 첫 번

째 레이블인 ‘Lotta Skeletrix’을 시작으로 기존 규

정화된 패션을 부정하며, 선입견에 대한 도전정신

으로 포스트 펑크감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녀는 

클럽에서 만난 동료들과 같은 심리를 공유하며 서

로에 대한 이해를 패션에 반영하며, 불균형적인 

전위 와 어두운 판타지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섹슈

얼무드의 강력한 반항의 미학을 선보이고 있다

(Satenstein, 2016). 아담은 패션 정보 사이트 BOF 

(www.businessoffashion.com)와의 인터뷰에서 “러시

아 문화권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자신은 여성스러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

지고 있다”(Khayyer, 2016)고 말했는데, 이러한 성

향은 아담의 인스타그램에 나타나있는 반항적이고 

파괴적이며, 퇴폐적인 일상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의 럭셔리를 가볍게 인식하는 패션은 

<Figure 11>과 같이 부조화의 패션과 기이한 형

태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보는 이의 눈을 찌푸리

게 하는 장난스러운 모습과 전위적인 자세, 노출

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패션

은 ‘포스트 소비에트의 영향으로 나타난 패션이며 

파리 패션의 전통을 뒤흔들어 놓는 새로운 흐름’ 

(Rasmussen, n.d.)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패션디자이너 바잘리아는 베트멍과 발렌

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두 브랜드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구소련 사회주의 붕괴 전후

의 빈곤과 혼란 속에 겪었던 정보의 결여와 서구

문화에 대한 열망은 바잘리아의 다름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패션미학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그는 

낯설고 이국적인 90년대 포스트 소비에트 감성을 

컬렉션에 담아내고 있는 브랜드 베트멍을 통해 스

트리트 패션에서 하이엔드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첫 남성복 

컬렉션이자, 발렌시아가 최초의 단독 남성복 컬렉

션이었던 2017년 S/S 발렌시아가 남성복컬렉션으

로(An, 2016) 그동안 발렌시아가 남성복에서 선보

여지지 않은 자유로움과 반항의 이미지를 표현하

였다. 

모스크바에서 작업하는 남성복 디자이너 아베

티스얀은 런던에서 접한 많은 서구문화로부터의 

아이디어를 러시아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는 

2014년 S/S컬렉션에서 학생의 고난과 역경을 주제

로 ‘No Jobs', ‘No' 등 부정의미의 단어와 추상적인 

프린트 디자인을 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였고<Figure 12>, 2015년 S/S에서 다양한 컬러

와 굵은 그래픽 슬로건, 패턴혼합의 요소를 활용

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사회관습에 저항하는 반항

적인 청년들의 펑크 미학을 보이고 있다. 런던에

Figure 9. 미로 슬라바 
듀마. 

From MIROSLAVA DUMA 
IN CHRISTPHER KANE 

FLORAL. (n.d.).
http://streetpeeper.com

Figure 10. 2016 S/S 
고샤 루 친스키. 
From Leitch. (2015). 
http://www.vogue.com

Figure 11. 로타 볼코바 
아담. 

From lottavolkova.
(2016). 

https://www.instagram.
com 

Figure 12. 2014 S/S 
티그란 아베스티얀. 
From Sexton. (2014).

http://www.dazeddigital.
com

Figure 13. 2016 S/S
다샤 셀랴노바.  

From SPRING / SUMMER 
2016 SHOW. (n.d.).

http://zddzlondon.com



- 144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7권 1호 (2017.3)

서 작업하는 ZDDZ의 셀랴노바는 언어, 상징들의 

작은 요소들이 혼합된 추상적인 이미지의 그래픽 

요소 패턴을 만들어냈고, 다양한 조형요소들의 혼

합과 불완전한 착장방식에서 관능적이면서 경계가 

모호한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Figure 13). 앞에서 

살펴본 디자이너들은 모두 포스트 소비에트 초기

인 90년대에 성장한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의 특

별함은 현대 패션에서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자 시각적인 흥미로서 정당화되며, 오늘날 넓게 

전파되고 있는 포스트 소비에트 청년문화로 정의

되고 있다. 

Ⅲ. 바잘리아와 작품 특성

1. 바잘리아의 성장 배경

바잘리아는 1981년 3월 25일 구소련의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태어났다(Demna Gvasalia, 2016). 바

잘리아의 10대 시절 구소련은 사회주의 정권이 해

체되는 과도기였다. 이에 바잘리아는 열한 살 경

에 내전으로 인해 강제로 조지아의 집을 떠나 7년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전전하며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해야 했다(Menkes, 2016b). 바잘리아는 어

린 시절 친구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던 것이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많은 정보들로부

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Menkes(2016b)에 

따르면 바잘리아는 �VOGUE�와의 인터뷰에서 “유

니폼은 착용자에게 유니폼이 상징하는 어떠한 관

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신은 사회적 유니폼을 다

루기 좋아한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어린 시절 폐

쇄적인 환경에서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경험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 바 있다. 바잘리아가 어린 

시절 겪었던 정보의 결여와 서구문화에 대한 열망

은 바잘리아의 다름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패션미

학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Fedorova, 2016). 20대에 

바잘리아는 독일의 뒤셀 부르크로 이사를 갔으며, 

그곳에서 접한 서구의 방대한 언더그라운드 문화

에 대한 경험은 그가 어린시절 겪은 특수한 시대

적 경험과 더불어 오늘날 바잘리아의 폭넓은 시야

와 미적 감수성 형성(Amed, 2016)에 영향을 미쳤

다. 바잘리아는 국제경제 관계학을 전공하고 은행

에 취업하기로 예정되어있었지만,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02년에 앤트워프 왕립 예술학

교(Antwerp Royal Academy of Fine Arts)에 입학하

였다.

바잘리아는 학창시절 동안 자신과 관련된 주변

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

히 3학년 컬렉션에서 발표한 �Landsman, Georgia- 

“No Title-Part 1”�은 그의 성장환경과 관련지어 볼 

때, 민족 간 내전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조지아 민

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바잘리아

는 이태리 ITS공모전 #3에서 우승하며 패션에 대

한 자신감과 신뢰를 갖게 되었다. 당시 그는 남성

복의 구조를 해체한 작품을 출품하면서 패턴의 요

소를 재구조화하여 고급스럽고 젊은 남성성을 강

조하는 실험적 패션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ITS4Catalogo, n.d.). 바잘리아는 2006년에 앤트워

프 왕립 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앤트워프의 월터 

반 베이런동크(Walter Van Beirendonck)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남성복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였

고, 그 후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가 은

퇴한 파리의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로 

이직해 여성복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그는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3년간 일한 뒤 2013년에 루이비통

(Louis Vuitton)으로 이직하였다.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와 니콜라스 제스키에르(Nicolas Ghesquiere)

의 교체 시기의 루이비통에서 바잘리아는 두 사람

과 함께 일하는 행운을 얻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럭셔리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적

인 자료의 방대함’에 대해 경험하였다(Amed, 2016).

럭셔리 하우스에서 경험을 쌓은 바잘리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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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패션 시스템에 대한 좌절과 많은 컬렉션을 감

당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동료들

과 함께 자신들이 바라는 옷을 취미로 만들기 시

작했다. 동생인 후람 바잘리아(Guram Gvasalia)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브랜드 ‘베트멍’을 론칭하였다

(Menkes, 2016b).

2. 바잘리아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바잘리아는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에서 브랜드를 

지휘하며 아담을 비롯한 동료들과 협력을 통해 작

업하고 있다. 바잘리아는 시즌마다 정해진 특정 

주제를 다루기보다 반복적인 시그니처 아이템을 

선보이되, 시즌을 거듭하면서 조형요소를 확장·발

전시키고 있다. 본 절에서는 바잘리아의 작품을 

형태, 소재, 디테일, 색상, 기타(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한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형태

바잘리아의 작품에서 형태는 아이템의 사이즈

를 신체보다 작거나 크게 만드는 기괴한 실루엣으

로 선보여지고 있다. 의복의 특정 부위의 확장과 

축소를 통해 인체의 구조를 무시한 형태는 착용자

의 신체를 구속하는 모습으로 연출되며 우스꽝스

러운 모습을 자아낸다. 이러한 형태는 여성의 인

체 라인을 무시하는 오버사이즈의 과장된 실루엣

으로써 여성성을 축소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Figure 14). 또한 비대칭적으로 한쪽 길이를 

확장시켜 허리까지 오게 하는 형태의 부츠나 앞 

뒤 굽이 두껍게 과장된 플랫폼 슈즈 등의 슈즈의 

일부를 과장시키는 형태도 매 시즌 선보여지고 있

다. 한편 형태를 구조적으로 분리·재조합시키는 

방식으로 베트멍에서는 소방복 등의 유니폼을 해

체하여 선택된 요소들을 새로운 디테일로 오브제

화 하였고, 절개나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형태를 

해체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시켰다. 한편 <Figure 

15>와 같이 놀다가 뒤로 젖혀져 착장된 어린아이

의 옷에서 영감을 받은 겉옷, 비대칭 형태로 구성

하고 본래의 착용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착용한 교

복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2) 소재

바잘리아의 작품에서 소재는 일상 용품이 사물

의 기존 용도에서 벗어난 접근법으로 의복 소재에 

활용되며 소재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유희적인 

접근법으로 나타난다. 베트멍에서는 <Figure 16>과 

같이 내구성을 요구하는 슈즈의 굽에 라이터형상

이, 슈즈의 겉피에 니트 양말이 소재로 사용되었

고, 발렌시아가에서는 스판덱스와 니트 소재를 이

용한 슈즈와 팬츠 일체형 디자인으로 신축성을 가

지며 실용성과 기능성을 대표하는 소재인 스판덱

스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슈즈에 사용되었다. 

한편 발렌시아가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여성의 전

유물인 레이스가 남성복 슈트에 사용되며 새로운 

남성성이 제안 되었다(Figure 17). 

3) 디테일

바잘리아의 작품에서 디테일은 특정 의미를 담

은 몇 개의 슬로건이 다양한 아이템에 프린트된 

타이포그래피로 나타난다. <Figure 18>과 같이 베

트멍의 티셔츠나 팬츠에 크게 프린트 된 ‘TOTAL 

FUCKING DARKNESS’, ‘YOU FUCK’N ASSHOLE’ 

등의 욕설이 포함된 과격한 표현은 집단 간의 은

어로, 바잘리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들의 반항

적인 태도와 소통이다. 경찰을 뜻하는 ‘POLIZEI’

프린트는 유니폼의 상징성을 활용한 디테일 표현

이다(Figure 19). 한편 욕설과 부정적 단어의 직접

적인 노출 외에도 ‘MAY THE BRIDGES I BURN 

LIGHT THE WAY'와 같은 문구들로 젊은이들의 

당돌함과 풍자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적 

판타지를 뜻하는 ‘SEXUAL FANTASIES’는 상의나 

하의에 시각을 자극시키는 강한 원색 컬러로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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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되며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디테일 표현이 나

타나고 있다.

4) 색상 

바잘리아의 작품의 색상 경향은 무채색과 고채

도가 고르게 사용되며, 두 가지 이상의 색상 조합

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16). 색상으로는 블랙

과 레드의 사용이 두드러졌는데, 주위의 색보다 

낮은 명도로 시선을 모으는 효과를 가지는 블랙을 

통해 현실을 부정하는 반항의 심리가 표현되고 있

다. 베트멍 컬렉션에서 블랙 의상을 착용한 모델

들은 반항적인 모습으로 워킹하거나, 얼굴의 일부

를 가림으로써 어두운 분위기를 부각시켰다(Figure 

20). 고채도의 레드는 주로 대비되는 컬러인 블랙

과 사용되며 레드에 시선을 집중 시켰는데 이는 

<Figure 21>과 같이 레드가 상징하는 사회주의의 

상징성과 강렬함, 관능적인 자극을 표현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에서는 스트레이트 실루엣

이나 별도의 디테일이 없는 단순한 디자인에 상징

적인 색을 활용하여 시각을 자극시키고 집중시키

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 기타(모델)

바잘리아의 작품에서 모델은 비 전문모델을 다

수로 출연시키며 각 개인이 갖는 독특한 개성과 

그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이미지로 컬렉션에서 강

인한 인상을 부여하며 생경한 분위기를 조성시키

 특성 형태 소재 디테일 색상 모델(기타)

작품

Figure 14. 과장. 
From LOOK 5 

LOOKBOOK WOMEN 
FALL WINTER 16. 

(2016).
https://www.balenciag

a.com

Figure 16. 양말과 
라이터.
From 

vetements_official. 
(2016a).

https://www.instagram.
com

Figure 18. 욕설. 
From Carlotti. (2016). 
http://vetementswebsit

e.com 

Figure 20. 블랙. 
From Staiano. (2016a). 
http://vetementswebsit

e.com 

Figure 22. 스킨헤드 
모델.

From FALL 2015 
VETEMENTS. (2015). 

http://vetementswebsit
e.com 

Figure 15. 착장 방식. 
From LOOK 14 

LOOKBOOK WOMEN 
FALL WINTER 16. 

(2016).
https://www.balenciag

a.com

Figure 17. 이스. 
From LOOK 27 
LOOKBOOK MEN 

SPRING SUMMER 17. 
(2016).

https://www.balenciag
a.com

Figure 19. 특정 단어. 
From 

vetements_official. 
(2016b). 

https://www.instagram.
com

Figure 21. 드. 
From LOOK 31 
LOOKBOOK MEN 

SPRING SUMMER 17. 
(2016).

https://www.balenciag
a.com

Figure 23. 남성 모델. 
From Weir. (2014). 

http://vetementswebsit
e.com 

Table 2. 바잘리아 작품의 조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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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동안 서구모델 중심이었던 컬렉션과 

달리 바잘리아가 지휘하는 컬렉션에는 <Figure 22>

와 같이 스킨헤드의 동구권 모델과 특히 포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세대, 러시아 출신 스타일리스트

와 디자이너가 기용되며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컬렉션에 출연하는 모델들은 서로 교차된 성

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데 <Figure 23>과 같이 남

성 모델은 마르고 왜소한 체형과 위축된 태도, 여

성적 면모를 보였고, 이와 대비적으로 여성 모델

은 짧은 헤어스타일과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인스타그램과 사진집에 실린 모델은 노출을 

부각시키는 태도를 통해 극도로 강조된 성적 자극

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분석된 바잘리아 작품의 조형적 특성

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Ⅳ. 바잘리아의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소비에트의 영향

본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포스트 소비에트 

특성과 바잘리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연관 지어 

바잘리아의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소비에트 영향

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저항성과 조형적 특성

바잘리아의 작품에는 권위 상징의 해체, 의미의 

풍자, 남성성과 여성성의 파괴를 통해 관습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반항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베트

멍에서는 유니폼의 본래와 다른 연출법과 형태로 

젊은 세대들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공

격적인 심리가 표현되었다(Figure 24). 한편 베트멍

의 시그니처인 욕설이 담긴 특정 타이포그래피들

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집단의 은어를 통한 반항이

며, 남성과 여성의 상징성이 교차되며 반대의 성

에 부여됨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강

하게 표현된 점은 강인한 이미지로 그려졌던 포스

트 소비에트 여성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25). 또한 여성적 외모를 가진 남성 모델에

게 드레스를 착용시키고(Kim & Ha, 2016) 체격이 

왜소한 남성 모델을 기용한 것은 성차별이 존재하

던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저

항으로 해석된다(Figure 26).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는 대중의 사회체제에 대

한 불만과 성 소수자, 여성 등에 대한 차별에 대항

한 투쟁 등으로 ‘저항성’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러

한 영향은 바잘리아의 작품에서 유니폼의 변형을 

통한 권위 상징의 해체, 욕설이 포함된 타이포그

래피 활용,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교차된 상반

된 젠더의 모습으로 관습에 반항한 점에서 포스트 

소비에트 특성의 ‘저항성’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2. 관능성과 조형적 특성

바잘리아의 작품에는 불완전한 형태와 얇거나 

스트레치 소재, 붉은 색채와 타이포그래피, 착장 

방법과 모델의 태도를 통해 성적요소를 극대화시

키는 노골적인 성 표현이 나타났다. <Figure 27>과 

같이 노출과 인체 외형을 드러내는 스트레치 소재

와 쉬폰 등의 얇은 소재들에 과감한 절개나 구멍

으로 형태를 표현한 의복과 <Figure 28>과 같이 모

델들의 불완전한 착용상태와 노출을 부각시키는 

태도는 시각적으로 보는 이를 자극시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분위기를 

연출시켰다. 고채도의 강렬한 붉은 색과 성적 판

타지를 의미하는 타이포그래피는 또한 성적인 자

극을 부여했다(Figure 29).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는 섹슈얼리티 전면화의 

배경아래 수위 높은 성적 이미지와 내용을 담은 

포르노그래피가 대중들에게 무분별하게 투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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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향락한 ‘관능성’이 나타났다. 바잘리아의 

작품에 나타난 신체를 노출하는 형태와 성적 자극

을 부여하는 레드컬러, 타이포그래피 등은 바잘리

아의 패션에서 신체 노출을 통해 퇴폐적이고 자극

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새로운 미적가치를 부여

한 점에서 포스트 소비에트 특성의 ‘관능성’과 연

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영향 저항성 관능성 유희성 환상성

작품

Figure 24. 항성과 조형  
특성 1. 

From Carlotti. (2016). 
http://vetementswebsite.com 

Figure 27. 능성과 조형  
특성 1. 

From vetements_official. 
(2016d). 

http://www.instagram.com

Figure 30. 유희성과 조형  
특성 1. 

From vetements_official. 
(2017). 

http://www.instagram.com

Figure 33. 환상성과 조형  
특성 1. 

From LOOK 9 LOOKBOOK 
WOMEN SPRING SUMMER 17. 

(2016). 
http://www.balenciaga.com

Figure 25. 항성과 조형  
특성 2. 

From vetements_official. 
(2016c). 

http://www.instagram.com

Figure 28. 능성과 조형  
특성 2. 

From vetements_official. 
(2016e). 

http://www.instagram.com

Figure 31. 유희성과 조형  
특성 2. 

From balenciaga. (2016). 
http://www.balenciaga.com

Figure 34. 환상성과 조형  
특성 2. 

From Choi. (2016). 
http://www.wkorea.com

Figure 26. 항성과 조형  
특성 3.

From SPRING 2016 
VETEMENTS. (2015). 

http://vetementswebsite.com 

Figure 29. 능성과 조형  
특성 3. 

From Staiano. (2016b). 
http://vetementswebsite.com 

Figure 32. 유희성과 조형  
특성 3.

From vetements_official. 
(2016f). 

http://www.instagram.com

Figure 35. 환상성과 조형  
특성 3. 

From SPRING 2016 
VETEMENTS. (2015). 

http://vetementswebsite.com

Table 3. 바잘리아의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소비에트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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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희성과 조형적 특성 

바잘리아의 작품에는 친근한 일상용품을 패션

소재로 활용하거나 놀이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형

태를 왜곡하는 동심과 장난스러움의 표현이 나타

났다. <Figure 30>과 같이 라이터나 양말 등 일상

용품의 용도를 변화시켜 슈즈의 소재로 활용한 것

과 <Figure 31>과 같이 어린아이가 놀다가 뒤로 젖

혀진 겉옷에서 영감을 받은 오프 숄더 재킷과 어

린아이가 어른 옷을 입은 모습이 연상되는 보머 

재킷, 의복의 착용법을 달리하여 우스꽝스러운 모

습을 연출한 화보<Figure 32> 등은 비개념적으로 

접근하여 표현한 것으로 의복을 착용하는 방식과 

태도에 정해진 규정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

로 작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는 청년들의 재미에 본질

을 둔 놀이로서 팝과 록 문화, 클럽문화, 패션잡지, 

청년잡지 등의 문화를 접하며 그들에게 억압되어 

있던 이전의 경직된 사고와 억압된 환경에서 벗어

나게 되면서 청년들의 자유로운 놀이와 문화 활동

으로 부터 ‘유희성’이 나타났다. 바잘리아의 작품

에 나타난 기이하게 재단되거나 변용된 소재 사용

은 자유와 재미에 본질을 둔 작업방식으로 우스꽝

스러운 모습을 자아내며 특수한 미감을 불러일으

킨 점에서(Cho & Park, 2016) 포스트 소비에트 특

성의 ‘유희성’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4. 환상성과 조형적 특성

 

바잘리아의 작품에는 포스트 소비에트를 상징

하거나 연상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났다. 

<Figure 33>과 같이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색상인 

레드의 사용,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 유행했던 

스판덱스 소재의 사용과 <Figure 34>의 플랫폼 슈

즈 등을 비롯한 화보에서 보여 지는 분위기가 포

스트 소비에트시기의 요소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의 컬렉션에

는 매 시즌 그와 동시대에 자란 90년대의 포스트 

소비에트 세대를 비롯해 스킨헤드의 동구권 모델

들이 출연하며 공통된 추억과 감성을 공유하고 있

다(Figure 35). 한편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 서구

문화에 대한 동구 젊은이들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동경은 오늘날 세계의 젊은 세대들에 의해 생경한 

동구 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경으로 나타나며 새로

운 환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는 무차별적으로 유입

된 서구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과 동경, 과

장되고 헛된 상상력이 존재함과 동시에 고유의 가

치와 개성에 대한 요구로서 과거를 향한 향수가 

존재한데서 ‘환상성’이 나타났다. 바잘리아의 작품

에 나타난 포스트 소비에트를 연상시키는 레드와 

스판덱스 소재, 플랫폼 슈즈, 청년 모델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리움과 오늘날의 새롭고 신선한 미적

기준으로서 젊은 세대들의 동경이 된다는 점에서 

포스트 소비에트 특성의 ‘환상성’과 연관 지어 해

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잘리아 작품에 나타난 포스

트 소비에트의 영향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Ⅴ. 결 론

오늘날 패션계에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디자이

너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정체성형성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출발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 바잘리아의 정체성 형성과 

패션 성향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준 포스트 소비

에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찰하고 바잘리아의 

작품을 살펴본 뒤 바잘리아의 작품에 나타난 포스

트 소비에트의 영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사회·문화적 쟁점을 사회

복지제도의 후퇴와 섹슈얼리티의 전면화,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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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형성, 서구문화의 보급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범죄와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과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여 나타난 ‘저항성’, 서구의 글

래머 문화와 수위 높은 포르노그래피 등의 유입으

로 인한 성적 향락의 ‘관능성’, 청년들의 일상의 

놀이를 통해 형성된 청년 문화에서 나타난 ‘유희

성’,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

의 향수에서 오는 ‘환상성’이 포스트 소비에트 특

성으로 연구되었다. 바잘리아는 시즌마다 정해진 

특정 주제를 다루기보다 반복적인 시그니처 아이

템을 선보이되, 시즌을 거듭하면서 조형적 요소를 

확장·발전시켰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 성장한 

바잘리아와 그의 동료들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작업된 바잘리아 작품의 바잘리아 작품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과장·해체·착장 방식으로 표현한 ‘형

태’, 소재 본래의 용도가 아닌 낯선 모습으로 변화

시켜 표현한 ‘소재’, 욕설·부정적 단어·연상문구를 

담은 슬로건으로 표현한 ‘디테일’, 색채가 가지는 

심리적인 효과를 활용한 ‘색상’, 개인의 개성과 의

복착용태도로 작품에 강인한 인상을 부각시킨 ‘기

타(모델)’가 분석되었다. 바잘리아의 작품에 나타

난 포스트 소비에트의 영향을 논의한 결과 유니폼

의 변형을 통한 권위 상징의 해체, 욕설이 포함된 

슬로건,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교차된 상반된 

젠더의 모습으로 관습에 반항한 점에서 ‘저항성’, 

신체를 노출하는 형태, 성적 자극을 부여하는 레

드컬러와 슬로건으로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분위기

를 연출한 점에서 ‘관능성, 기이하게 재단되거나 

변용된 소재 사용으로 재미에 본질을 둔 점에서 

‘유희성’, 사회주의를 연상시키는 레드컬러, 포스

트 소비에트 시기에 유행했던 스판덱스 소재와 플

랫폼 슈즈, 동구권 출신 모델기용으로 과거를 회

상하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현대의 새로운 미적기

준으로서 젊은 세대들의 동경을 받고 있다는 점에

서 ‘환상성’이 논의되었다. 바잘리아 작품의 특별

함은 포스트 소비에트시기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

영하면서도 진지함이 결여된 놀이자체로서 공감대

를 형성하는 포스트 소비에트 세대의 연상을 동반

한 특유의 위트, 상상을 패션 미학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이들의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를 향한 노

스텔지어는 현대 패션에서 서구의 패션을 받아들

이는 데서 발전하여 그들의 독특한 미적 정서와 

개성을 패션에 반영하는 포스트 소비에트 패션으

로 재탄생되며 새로운 디자인 미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가 오늘날 차별화된 미적 가치와 신선함을 

추구하는 패션계에서 새로운 동경과 환상을 부여

하며 현대 패션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포

스트 소비에트 패션의 발전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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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ocial and cultural issues of Post-Soviet era were investigated while dividing the issues into 

de-socialism, generalization of sexuality, construct independent nation and formation of cultural identity. Th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investigation were pleasure-seeking ‘sexuality' due to the introduction of exotic trends 

such as West glamour culture and high-level pornography, ‘resistance' fueled by complaint for crime and social system 

and against discrimination, ‘amusement' formed in young people's culture through daily play of young people, and 

‘fantasy' derived from yearning for Western culture, formation of vain imagination coming from nostalgia. The expression 

techniques, characterizing Post-Soviet, found in Gvasalia's work were analyzed as ‘form', ‘material', ‘detail', ‘color', 

‘model'. The effects of Post-Soviet identified in works by Gvasalia, discuss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ost-Soviet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works by Gvasalia, include deconstruction of sense of authority through modification 

of uniform, use of typography containing bad words, ‘resistance' identified in opposition to customs with the appearance 

expressing both genders in the form of crossed masculinity and feminity, ‘sexuality' identified in producing decadent 

and provocative mood through body exposure using typography and red provoking sexual sense, ‘amusement' by focusing 

on the fun through using strangely fitted or transformed material. And ‘fantasy' identified in red inspiring socialism, 

spandex material and platform shoes that were popular in Post-Soviet era, employing models from East Europe to 

inspire nostalgia recalling past, and yearning from young people with new contemporary standard for aesthetics.

Key words : Demna Gvasalia, Post-Soviet, Russia fashion, Vetements, Balencia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