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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서비스, 소비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플랫

폼을 구축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플랫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생산 네트워크 패션 플랫폼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패션 제품

의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의 전 단계를 통합할 수 있는 패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이론적 배경을 위한 문헌 연구, 유형 분류와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를 진

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O2O 서비스 플랫폼 동향, 패션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

델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산 네트워크 패션 플랫폼은 디자인/생산 

단계의 온라인 생산 관리와 제조 플랫폼, 생산/유통 단계의 사이즈 추천, 가상 착의 서비스 플랫폼, 디자인/

생산/유통 단계의 3D 디지털 콘텐츠의 친환경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별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개인 맞춤화’, ‘봉제 산업 활성화’, ‘디지털 기술화’, ‘지속 가능성’이다. 

비대면 방식의 소비자 경험과 소통으로 패션 제품의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및 마케팅의 전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필요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의 디지털 전환

은 패션 제조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의류 생산 기술을 갖춘 패션 스타트

업과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유형의 패션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션 플랫폼의 구

축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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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AI(artificial intelli- 

gence), IoT(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클

라우드(cloud) 등의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대량생산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

공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제조

업은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공장을 소유하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3D 프린팅, 인공지능,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유 제조 플랫폼(platform)으로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다. 생산과정의 디지털화와 

제품 위주의 판매에서 서비스, 솔루션 판매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IoT, 빅데이터, AI 등의 첨단기술

을 보유한 ICT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Issue 

analysis 113”, 2018). 패션‧섬유산업 관련 제조업체
들도 제조과정의 디지털화에 따른 서비스화와 패

션 및 라이프 스타일의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는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를 구축하고 맞춤형 소량생산의 서

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올세인츠(ALLSAINTS)와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는 AI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언더아머(Under Armour)는 헬스

케어 앱(health care app) 등을 활용하여 단순히 의

류 제품 판매를 넘어서 다양한 헬스케어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와 관계를 지속한다. 포에버 21 

(FOREVER 21)은 일회성 의류 제품 판매 방식에

서 벗어나 대여하는 서비스로 전환을 시도하며 제

품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

다(“Issue analysis 113”, 2018).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패

션 산업 역시 제조업과 유통업 모두 위축된 가운

데 온라인 패션 플랫폼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

이는데, 비대면 의류 소비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MZ 세대를 중심으

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패션 시장도 오프

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 국내외 온라인 패션 플랫폼은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패션 쇼핑몰을 연

결하는 플랫폼이 대부분이며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큐레이션(curation) 기

능을 제공하고 결제·배송 시스템의 간편화 등으로 

단순한 판매 대행이 아닌 서비스화로 새로운 경쟁

력을 창출하고 있다(Park, 2020). 

패션 플랫폼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협력

적 소비나 공유경제 도입에 따라 발전한 패션 공유 

플랫폼에 관한 사례, 성공 요인, 활성화 방안 연구

(Cho & Ko, 2020; Kim, 2018; Kwun, 2018; Yoon & 

Kim, 2017), 국내외 패션 플랫폼 성공 사례 및 기능

화 유형 연구(Yang & Lee, 2020; Yoo, 2015), AI,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형 플랫폼 사례 및 적용 기

술 연구(Kang, 2020; Kim & Kim, 2020; Lee & Lee 

2020; Park & Lee, 2020; Rhie & Lee, 2020) 등이 있

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유와 유통 중심의 

패션 플랫폼이 주 연구 대상으로 생산 네트워크 패

션 플랫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 네트워크 패션 플랫폼 

중에서 활성화되고 성장 가치가 있는 플랫폼의 사

례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비즈니스적 요인

과 특징을 도출하여, 향후 다른 패션 플랫폼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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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연구 방법은 패션 플랫폼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 분석, 그에 따른 연구 결과로 진행되

었다. 먼저 이론적 배경은 패션 플랫폼의 개념과 

환경, 산업 구조에 대해 관련 학위논문, 학술지, 단

행본 등의 문헌 자료와 뉴스, 칼럼, 언론 보도 등

의 웹 자료를 통해 조사, 연구하였다. 생산 네트워

크 패션 플랫폼의 사례들은 국내외 검색 포털 사이

트인 구글(www.google.com), 네이버(www.naver.com)

와 패션 정보 사이트인 퍼스트뷰 코리아(www.firstview 

korea.com),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인 리스

(www.riss.kr) 등에서 ‘의류 생산 플랫폼’, ‘의류 제

작 허브’, ‘스마트 팩토리’, ‘3D 패션’, ‘가상 피팅’, 

‘신체 자동 계측’, ‘패턴 자동 생성’, ‘원스톱 생산’ 

등의 키워드를 삽입하여 검색하였다. 키워드를 통

해 수집된 총 50여 개의 사례에 대해서, 본 연구진

이 일차적으로 패션 플랫폼의 산업 구조와 규모, 

최근 5년간의 매출 지표 및 신장 속도를 기반으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사례 분류에 

대한 객관성을 위하여 의복 구성 및 의류 생산 관

련 전공 석사급 2인, 박사급 2인과 실무 디자이너 

경력의 박사급 1인, 패션 잡지 편집장 경력의 박사

급 1인의 전문가에게 분류된 사례들이 패션 산업 

스트림 간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디자인/생산 플

랫폼, 생산/유통 플랫폼, 디자인/생산/유통 플랫폼

의 3가지 유형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토대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플랫폼은 16세기부터 사용된 ‘기차 승강장’의 뜻

의 용어로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의미한다(Lee & Yang, 2019). 플랫폼의 개

념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목적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다(Lee, 2018).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는 공

급자와 소비자를 다면 플랫폼(multi-sided platform)

을 통해 연결하여 거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

스 형태이며,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플랫폼에 참

여하여 각자가 원하는 거래를 실행한다(Zhao et al., 

2020). 

플랫폼의 유형은 모바일 운영체제 플랫폼(mobile 

OS platform), 커뮤니케이션 플랫폼(communication 

platform),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social network 

platform), 자산 공유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content 

platform), 서비스 플랫폼(service platform) 등으로 나

눌 수 있다(Cheon & Jeong, 2018; Choi & Cho, 2012; 

Lee & Yang, 2019). 플랫폼 참여 집단과 지원 서비

스에 따라 플랫폼의 유형은 크게 비즈니스 플랫폼

(business platform)과 서비스 플랫폼으로 나뉜다. 비

즈니스 플랫폼은 외부의 여러 생산자 집단이 제

품 및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소비

자도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다면 플랫폼을 구성한

다. 서비스 플랫폼은 플랫폼 참여 기업이 제품 및 서

비스 가치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단면 플랫폼

(one-side platform)을 구성한다(Lee & Yang, 2019). 

2. O2O 서비스 플랫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플랫폼은 유·무형

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 채널로 융합하여 소

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하며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쿠

폰 제공, 결제, 마케팅 등의 모바일 정보를 제공하

고 오프라인 구매를 연결, 확장하는 비즈니스 모

델이 요구되고 있다(SMTECH, n.d.).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없는 O2O 서비스 플랫폼은 

고객 정보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통합 기술, 모바일 결제, 스마트 장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온·오프라인, 모바일 등)에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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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비콘(Beacon) 등 근거리 통신, 지능

형 영상 분석 솔루션의 다양한 스마트 기술로 온·

오프 연계 환경 강화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다양

해진다. 정적·동적인 소비자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지능형 개인 맞춤 서비스는 개인화 추천 및 주문 

등 빅데이터와 고급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

트한 환경에서 자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 맞춤의 개인화와 타깃팅을 가능하게 한

다. 데이터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어, 분석, 배

포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술은 브랜드와 제

품들에 대한 고객의 라이프 공유 체계를 증대하여 

고객과 가치를 공유하고 감성적인 교류를 통해 그

룹 차원의 통합된 라이프 스타일 브랜딩을 할 수 

있다(Lee, 2016; SMTECH, n.d.). 

3. 패션 플랫폼

패션 플랫폼은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

로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제품의 유통, 판매, 

공유 플랫폼의 다변화된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그동안 

생성, 축적된 데이터의 정보화를 중심으로 산업 

지능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서비스 간 융합된 플

랫폼 모델을 통해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생산

자와 소비자의 다면적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

고 지수적인 성장도 이루고 있다(Chun et al., 2019). 

뉴노멀(new normal) 시대 패션 산업의 메가 트

렌드는 마케팅 전략의 다변화와 온라인 유통채널 

확장이다. 패션업계의 온라인 유통은 홈쇼핑과 이

커머스가 대표적이었는데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모바일 커머스로 변화되었으며, 고객 간 정보교환

과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판매와 결제가 가

능한 판매 채널의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의 

삼성 패션, LF, 한섬 등의 온라인 브랜드 몰, 네이

버 윈도 쇼핑 채널, 무신사, 스타일쉐어 등의 패션 

플랫폼으로 발전되었으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관계 지향적 모바일 커머스로 진화하고 있

다(Jung, 2018).

Yang and Lee(2020)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은 디

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산업의 혁신 단계로 해외 

패션 플랫폼은 인적, 물리적 개입의 최소화, 정보

의 생성·교환 가치의 효율적 운영, 인공지능과 알

고리즘을 활용한 사용자의 심층적·질적 데이터 확

보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고 있으며 국내 패션 플랫폼은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 다면 플랫폼 

운용에 필요한 사용자 데이터 축적과 효율적 관리

를 위한 기술적 도구의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단계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start-up)을 중

심으로 사용자 그룹 간 교차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Ⅲ. 생산 네트워크 패션 플랫폼

전 세계 패션 산업은 생산 시스템, 정보통신 등

의 첨단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기존의 생산자 중심

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션의 개성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비자의 개성을 중

요시하고, 개개인의 체형에 맞는 개인 맞춤형 의

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패션 플랫폼을 통해 기

업과 브랜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제품의 생

산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수요적인 측

면에서 빅데이터, SNS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B2P(buy-to-pay), P2P(person-to-person) 등 소비패턴

의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디자이너의 샘플 제작, 비즈니스 능력, 상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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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의 

전 단계를 통합할 수 있는 패션 플랫폼이 필요하

다(Lee et al., 2018). 

1. 디자인/생산 단계의 플랫폼 

독일의 스프레드 셔츠(Spread Shirts)는 2001년 온

라인을 통해 티셔츠, 모자, 컵 등 패션 제품의 맞

춤형 제작을 시작하였다. 주간 단위로 약 3만 개의 

디자인이 업데이트되고 등록된 판매자가 30만 명, 

전 세계 19개국에서 12개의 언어로 서비스 제공, 

연 매출은 7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Rhie & Lee, 

2020). 2005년 미국에서 창업한 패션 스타트업 재

즐(Zazzle)은 온라인을 통해 고객 맞춤형 티셔츠를 

제작하기 시작해서 현재 슈즈, 가방 등의 패션 소

품, 문방구류, 컵 등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업 영

역을 확장하고, 총 8천만 개의 디자인과 수십억 개

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

는 패션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선 생산, 후 판매의 

방식이 아닌 선 주문, 후 생산의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 주도형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패션 기업들도 이러한 방식을 점차 늘려가

고 있는 추세이다(Rhie & Lee, 2020). 독일의 아디

다스도 첨단 기술인 로봇, 3D 프린팅 시스템을 갖

춘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를 통해 수백만 가

지의 조합을 하여 소비자 개인에게 특화된 단 하

나의 신발을 만들어 주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이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해

외 아웃소싱 생산체계에서 24년 만에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를 다시 구현하였다. 아디

다스는 맞춤형 니트 제품을 매장에서 4시간 만에 

바로 제작해 주는 스토어 팩토리(Store Factory)도 

추진하고 있다(Figure 1).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

글도 스웨덴의 디지털 패션 기술 연구소인 아이비

레벨(Ivyrevel)과의 협업으로 스마트폰 상에서 소비

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라이프 스타일

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드레스를 

제작해 주는 코디드 쿠튀르(Coded Couture) 서비스

를 시작했다. 코디드 쿠튀르는 ‘디지털’과 ‘맞춤’의 

합성어로 패션과 IT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를 나타낸다고 해석

할 수 있다(Figure 2).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아

마존(Amazon)도 고객의 선주문 후생산 방식의 의

류 생산 주문 시스템인 온디맨드(on-demand) 공장

을 2017년에 특허 등록했다(Joo & Cho, 2020). 중

국의 알리바바(Alibaba)도 온라인 쇼핑의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비자 맞춤형으

로 제품을 기획하고 디지털 생산 시스템의 의류 

생산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적용하여 생

산기간을 단축하고 있다(Kim, 2018).

서울산업진흥원(SBA)은 패션 산업 분야의 융복

합 기술화를 위한 시스템개발에 투자와 지원을 하

고 있는데, 의류 생산 관리 온라인 플랫폼인 패션 

인공지능, FAAI(Fashion AI)를 개발하였다. FAAI 

Figure 1. Adidas Speed Factory.
from Jang. (2016).

https://www.weloveadidas.com

Figure 2. Coded Couture.
from Perez. (2017).

https://techcr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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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의류 제작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차

별화된 ‘셀프 작업지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

트 팩토리로, 의류 제작을 의뢰하는 업체와 봉제 

공장을 연결하여 빠르고 쉽게 의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션 B2B(business to business) 플랫폼

이다(Lee, 2020). 의류 제작 허브 플랫폼인 오슬

(Osle)은 앱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장의 상

세 정보를 파악하고 디자이너가 원하는 작업과의 

맞춤형 공장을 선별해 실시간으로 공장 간 견적을 

비교해주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자이너가 

작업의뢰서를 앱에 업로드하면 컨설팅, 샘플 제작, 

원부자재 소싱, 제작, 납품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주는 비대면 방식의 생산 메이트 역할도 가능하다. 

최소 수량의 오더가 가능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주문이 가능하여 서비스 오픈 1년 만에 B2B 회원 

5500명,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5월까지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 3,6000명에 달한다(Hong, 2021). 시

타태루(Sitateru)는 2014년 일본 내에 있는 1,000개 

이상의 봉제 공장의 시간, 기술자원, 데이터 관리

를 실행하여 단 납기, 고품질, 소 로트(lots)의 의복

생산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 최초의 패션 기획·의

복 생산 플랫폼이다. 일본 내외의 어패럴 소매점

이나 디자이너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본 내에 있는 

250개 이상의 봉제 공장과 생산메이커에 연결하는 

클라우드 소싱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로 제휴한 

어패럴 브랜드와 셀렉트 숍, 유니폼 제작업체, 요

식업ㆍ호텔ㆍ스포츠 관련 기업 등 3,700개를 넘는 

사용자가 등록하고 이용 중이다(Lee et al., 2018). 

디지털 의류 패션 생산 시스템인 누트(Nutte)는 일

본 전역에 있는 봉제사, 생산 장인과 맞춤형 의류 

및 소품 제작을 원하는 고객을 연결해주는 사이트

로, 2016년에 1만 명을 넘는 발주 고객 수로 연간 

약 73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업무 영역을 

확대해 천연 염색에 특화된 플랫폼인 앤컬러(and 

Colors), 봉제 자재 전문 이커머스 사이트인 이토

가래치(Itogaraichi) 등의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Lee et al., 2018).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해 패션 기업과 브

랜드들은 비대면 패션 의류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

고 있다. 이랜드(Eland)는 사내 디자이너를 대상으

로 소재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가상

모델이 소재의 질감이 표현된 옷을 입고 워킹하는 

3D 샘플 제작 시스템의 가상 패션쇼를 진행했다. 

소재뿐만 아니라 단추, 지퍼 같은 부자재를 달았

을 때의 모습도 3D로 확인한 뒤 생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원부자재 컨펌, 샘플 제작 및 수정, 생산에 

이르기까지 의류 생산 체계를 획기적인 비대면 방

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 방식은 해

외 아웃소싱 봉제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원부자재 시장과 공

장을 오가며 샘플을 제작하는 시간, 대면 접촉 횟

수, 기존 방식의 샘플 제작 후 평균 3회 이상의 수

정에 드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Shin, 2020). 

D3D는 3D 패턴 연구소로 3D 가상의상, 패턴, 샘

플, 생산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제조 플랫폼이다. 세아상역, 한세실업, 한

솔, 리무역 등 글로벌 수출 기업은 물론 삼성물산 

등 패션 대기업, 디자이너 브랜드 등 다양한 기업이 

D3D에 3D 샘플 의뢰를 하고 있다(Hwang, 2021). 

2. 생산/유통 단계의 플랫폼 

메이킵(Maykip)은 일본 내외의 브랜드를 대상으

로 의복과 인체 치수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의 의류 치수를 추천하는 AI와 빅데이터 분석 솔

루션인 유니사이즈(Unisize)를 개발했다. 유니사이

즈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의류를 구매할 때 성별, 

나이, 신장, 체중, 팔다리 길이 등의 신체 특징에 

최적화된 사이즈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기존의 구

매 이력을 토대로 추천하는 서비스와는 다르게 글

로벌 의류 브랜드의 사이즈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

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에 최적화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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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안하고 AI를 활용하여 이미지 검색이나 챗봇

(chatbot)을 통해 소비자의 쇼핑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 상품도 추천해준다. 국내에서는 롯데홈쇼핑

이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유니사이즈 솔루션 도

입 이후 패션 브랜드 상품의 반품률이 도입 이전

보다 10% 정도 감소했고, 구매 전환율도 일반 구

매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주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났다(Lim, 2018). 

일본의 의류 쇼핑몰인 조조 타운(ZOZO TOWN)

은 조조슈트(ZOZOSUIT)를 활용한 가상 피팅을 실

행했다. 의류를 구매하기 전에 신축성 있는 조조

슈트를 착용하고 촬영하면 신체 치수가 자동으로 

계측되고 신체 치수에 최적화된 의류를 살 수 있

다. 조조슈트 전체에 인체를 측정할 수 있는 마커

가 300∼400개 부착되어 있고 조조의 스마트폰 앱

과 결합하여 3D 모델을 만들어 낸다. 조조슈트는 

본 사업을 중단했으나 후속으로 신발 사이즈 측정 

솔루션인 조조매트(ZOZOMAT)를 제시하고 있는

데(Figure 3), 이 솔루션의 핵심인 AI 데이터에 의

한 개인화는 고객의 사이즈를 데이터화하여 고객 

맞춤이 가능하게 한다(Park & Lee, 2020). 2020년 

9월에 소프트 뱅크(SoftBank)가 자회사 야후 재팬

(Yahoo JAPAN)을 통해 조조타운을 인수한 이후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첫 프로젝트로 조조슈트의 

결함을 크게 개선한 ‘조조슈트 2’를 발표했다. 기

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측정으로 맞춤복을 주

문하는 방식의 조조슈트는 패션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막대한 투자로 글로벌화를 서둘렀으나, 인체 

측정 정밀도가 기대에 못 미쳐 사업을 접어야 했

는데, ‘조조슈트 2’는 알고리즘 인체 측정 마커를 

종전 400개에서 20,000개로 늘려 인체 측정이 50배 

이상 정교해졌다(Jang, 2020). 영국의 미테일(Metail)

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디지털 이

미지로 변환한 후 소비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제품을 가상으로 착용해봄으로써 몰입형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AI 기반 기술

로 소비자가 체중, 신장, 브래지어 사이즈의 기본 

측정값을 입력하면 정확도 92∼94%의 디지털 인

체 모델이 즉시 생성되고 허리와 엉덩이 측정값을 

추가로 입력하면 정확도는 96%로 증가한다. 이미

지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만족

스러운 피팅 경험을 제공한다(Park & Lee, 2020).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XR 

(extended reality)을 활용한 쇼핑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XR 쇼핑은 가상 방문, 세부 정보

의 시각화, 테스트 착용, 가상경험, 그리고 맞춤형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쇼핑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구매 신뢰도를 높이는 등

의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한다. 나이키는 가상 투

어 플랫폼인 클랩티(Klapty)에 메타포트(metaport)

로 모델링된 밀라노(Milano) 매장을 올렸고, 2019

년에는 아바타에게 에어 맥스 720(Air Max 720)을 

Figure 3. ZOZOMAT.
from “ZOZOMAT”. (n.d.).

https://zozo.jp

Figure 4. Nike Air Max720 AirStore launch + social.
from CHIA. (n.d.).

http://www.chiamasterfl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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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시키고 회전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였다(Figure 4). 그리고 AR 기반의 

모바일 앱인 나이키 핏(Nike Fit)을 출시하여 구매

자의 올바른 신발 사이즈를 측정함으로써 잘 맞지 

않는 사이즈의 신발에 대한 구매자들의 불편을 해

소하고 있다(Kim, 2021). 국내 최고 패션 기반 증

강현실 혁신기업인 에이아이바(AIVAR)는 스마트 

신체측정과 가상 피팅 서비스의 마이 핏(My Fit) 

3D와 실사형 VR(virtual reality) 런웨이쇼 플랫폼 

구축, 웹 3D XR 쇼룸 서비스 ‘비어(Veer)’를 선보이

며 디지털화와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한다. 패션 산업에서 3D 앱과 VR 세계

가 서로 호환하는 메타버스(metaverse) 형태의 플

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Jung, 2021).

3. 디자인/생산/유통 단계의 플랫폼

2020년 7월 헬싱키 패션 위크(Helsinki Fashion Week)

는 친환경 패션 위크로 특화한 진정한 의미의 디

지털 패션 위크를 개최하였다(Figure 5). 오프라인 

패션쇼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디자인, 의류 제작, 모델의 모든 과정을 디

지털화한 3D 디지털 콘텐츠로 디지털 공간 속에

서 패션쇼를 진행하여 친환경 패션의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3D 360도 콘텐츠 제

작을 돕는 솔루션 기업으로는 폴란드(Poland)의 360

도 촬영 장비 업체인 오르빗뷰(Orbitvu), 웹매거진

으로 AR, VR 기술을 활용한 3D 콘텐츠를 B2B 서

비스로 제공하고 가상 스토어 개발도 시작한 패스

커(Fassker),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한 초 현실감 3D 

스캔 솔루션 스타트업인 브리즘(Vrism) 등이 있다. 

브리즘은 생성된 3D 콘텐츠를 이커머스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마케팅, 비주얼 머천다이징

(VMD) 등의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버추얼 스튜디오, 디지

털 동영상, 리얼 뷰(real view) 등 다양한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3D 콘텐츠는 이커머

스 쇼핑의 고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

여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

일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Hwang, 

2021).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는 글로벌 3D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클로 버추얼 패션(CLO Virtual 

Fashion)과 협업하여 의류 기획 및 제작 프로세스

에 3D 버추얼 디자인 첨단기술을 전격 도입해 혁

신을 선도하고 있다. 2021 봄·여름 시즌 제품 기획

에 3D 버추얼 디자인 기술을 적용하여 디자인, 가

상 샘플 제작 및 수정, 가상 품평회를 진행하고 제

품 출시,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고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냈다(Figure 6). 의류 생산 시스템에서 수개

월에 걸친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속, 간편하게 해결함으로써 패션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인 리드 타임을 45% 감소시킬 수 

있고, 획기적으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디자이

너는 본연의 창의적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샘플 제작을 줄여 패스트 패션 산

업의 문제점인 섬유 폐기물과 에너지 낭비를 줄임

으로써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그린 디자인(green 

design)을 실현하고 있다. 브랜드 홈페이지 및 SNS

에 버추얼 시스템을 활용한 3D 가상 패션쇼 등의 

동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제품 출시 전에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

즈에 맞는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마케

팅 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Choi, 2021).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 유니콘(unicorn)으

로 선정한 이스트엔드(Eastend)는 소비자 요구에 

맞는 브랜드를 양성하는 스타트업으로 패션 사업

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비대면 생산 방식으로 

의류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구

성원의 자체 브랜드 창업을 위해 각 브랜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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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하에 자율 경쟁을 하고 이스트엔드는 유통, 마

케팅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을 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11개 브랜드 중의 4개는 경쟁에서 도태되

었고 현재 로즐리(ROZLEY), 애플앤딥(AppleN’Dip), 

시티브리즈(CITYBREEZE) 등 7개의 브랜드를 운

영하고 있다. 디자인 개발,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와 최적의 재고관리를 통해 유행 주

기에 맞춰 빠르고 수요에 맞는 정확한 양을 생산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Koo, 2021)

Ⅳ. 생산 네트워크 플랫폼의 특징 및 
방향성 

1. 생산 네트워크 플랫폼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생

산 네트워크 패션 플랫폼의 특징을 ‘개인 맞춤화’, 

‘봉제 산업 활성화’, ‘디지털 기술화’, ‘지속 가능

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개인화

플랫폼 이용자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개인 

디자인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라이

프 스타일,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한 소비자 맞춤 

서비스, 사이즈 자동 계측과 3D 가상 피팅 시스템

의 최적화된 사이즈 맞춤, 선 주문 후 생산의 온

디맨드 맞춤 서비스로 개인화의 특징을 나타낸다.

2) 봉제 산업 활성화

디자이너와 봉제 공장을 연결해주는 B2B 서비

스의 의류 제작 허브 플랫폼은 기존 제조업을 대

량생산에서 다품종 소규모의 맞춤 생산으로 전환

하여 침체되어있는 봉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

다. 셀프 작업지시서, 온라인 생산 관리 시스템으

로 비대면 생산 메이트의 역할이 가능하고 스마

트 팩토리를 실현할 수 있다. 3D 가상의상, 패턴, 

샘플, 생산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

지털 제조 플랫폼은 해외 아웃소싱 봉제 업체와

의 커뮤니케이션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3) 디지털 기술화

패션과 IT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

화되고 있는데 디자인, 생산, 유통의 모든 단계의 

플랫폼에서 디지털 기술화를 볼 수 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 AI, 빅데이터, 3D CLO, 스마트폰 사

이즈 측정, AR, VR, XR 등의 첨단기술은 생산 네

트워크 패션 플랫폼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소비

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4) 지속 가능성 

의류 기획 및 제작 프로세스에 3D 버추얼 디자

Figure 5. Helsinki digital fashion week.
from Zhang. (2020). 

https://m.wwdkorea.co.kr

Figure 6. HAZZYS virtual runway.
from Hazzys virtual runway. (n.d.).

https://www.hazz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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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자인, 가상 샘플 제

작 및 수정, 가상 품평회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샘

플 제작을 줄이고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그린 

디자인이 가능해졌다. 

생산 네트워크 사례별로 특징을 나누어보면 

<Table 1>과 같다. 디자인, 생산, 유통의 모든 단

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개인화

와 디지털 기술화이다. 분석한 모든 사례에서 디

지털 기술화의 특징을 볼 수 있으며 패션 플랫폼

에서 디지털 전환은 개인화, 봉제 산업 활성화, 

지속 가능한 특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개인화와 디지털 기술화가 

심화될수록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도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디지털 기술화는 봉제 

산업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았다. 

디자인 측면의 개인화는 해외 사례에서 커스터마

이징(customizing)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패션 전문 

분야가 아닌 구글, 아마존 등의 서비스 플랫폼에

서도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를 패

션 분야에 적용함을 볼 수 있었고 사이즈 계측과 

3D 모델링은 소비자 측면에서의 개인화를 나타냈

다. 봉제 산업 활성화의 특징은 제조업 중심의 아

시아 국가들의 사례에서 주로 나타났다.

2. 생산 네트워크 플랫폼의 방향성

패션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은 ICT와 융합한 

스마트 제품 분야에서 패션 산업 전 분야의 디지

털 전환과 디지털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패션 플랫폼의 성장세가 가파

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면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

Table 1. Production network fashion platform features.

Case Personalization Activating the Sewing Digital Transformation Sustainable

Spread Shirts

Zazzle
● ● ●

Adidas ● ● ● ●

Google 

Amazon

Alibaba

● ● ●

FAAI

Osle
● ●

Sitateru

Nutte
● ●

Eland ● ●

D3D ● ● ●

Maykip ● ● ●

ZOZO TOWN ● ● ●

Metail ● ● ●

Nike ● ● ●

AIVAR

Orbitvu

Fassker

Vrism

● ●

HAZZYS ● ●

Easte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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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패션 플랫폼은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외 

대규모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새롭게 패션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고객 확보 또

한 가능할 만큼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 세

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인은 불가

피하게 비대면 방식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패

션 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

졌다. 그러나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실물로 보

지 못하는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선택의 실패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반품 비용 등 불편함을 감수

하는 것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기존

의 유통 중심 패션 플랫폼들은 이러한 소비자 불

만을 해소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제

품을 공급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의 소비자 경험과 소

통으로 패션 제품의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및 

마케팅의 전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

운 형태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필요하다. 

생산은 디자이너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 단

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의 디지털 전환은 패

션 제조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소비자가 직접 참여한 커스터마이징 

디자인을 숙련된 생산 기술자나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다품종 소량생산해주고, 신체 치수 자동 

계측을 통한 사이즈 핏 제품 생산 및 3D 모델링과 

가상 피팅은 개인 맞춤을 지향하는 소비자에 대한 

생산의 역할이 될 것이다. 둘째, 다면 플랫폼 비즈

니스 모델에서 생산자는 다양한 디자이너와의 협

력 관계로 신규 브랜드의 참여자가 되고 이를 통

해 침체된 봉제 산업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셋째,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클로(CLO), 

옵티텍스(Optitex), 브라우즈웨어(Browzwea)를 활용

한 버추얼 샘플 제작이 국내에서도 일반화되고 있

는데, 가상 샘플 제작 기술의 발달은 실시간 디자

인 변형이 가능하고 혁신적으로 리드 타임을 단축

하여 비용 및 자원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그린 

디자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의류 샘플 제작

뿐만 아니라 가상의 매장 디스플레이, 매거진 화

보 등 창의적인 활용까지 가능한데 가상현실에서 

소비자와 디자이너를 연결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패션 산업에 있어 

스마트 팩토리의 실현은 아직 미비하다. 그러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복잡한 생산 공정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패션 제품의 생산부

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스

마트 팩토리가 가능하게 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생산 네트워크 패션 플랫폼의 사례

를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O2O 서비스 플랫폼 

동향, 패션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등에 대

해 살펴보았다. 패션 제품의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의 전 단계를 통합할 수 있는 패션 플

랫폼의 관점으로 생산 네트워크 플랫폼을 디자인/

생산 단계의 플랫폼, 생산/유통 단계의 플랫폼, 디

자인/생산/유통 단계의 플랫폼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디자인/생산 단계의 플랫폼은 생산의 전 

공정을 온라인화하여 통합한 파이, 오슬, 시타태

루, 누트 등의 온라인 생산 관리 플랫폼과 의류 제

조 및 생산의 스마트 팩토리를 전개하는 아디다스, 

소비자의 커스터마이징 디자인을 제공하는 스프레

드 셔츠, 재즐 등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이 있다.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은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기획하고 디지털 생산 시스템의 스마트 팩토리 플



- 104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1권 4호 (2021.12)

랫폼을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디지털 제조 

플랫폼은 패션 대기업, 디자이너 브랜드 등 다양

한 기업에 가상의상, 패턴, 샘플, 생산 등의 네트워

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생산/유통 단계의 플랫폼은 인체 사이즈

의 빅데이터나 신체 자동 계측 서비스를 통해 고

객에게 최적의 사이즈 제품을 추천해주는 메이킵, 

유니사이즈, 조조슈트와 사이즈를 데이터화하고 

3D 모델링하여 소비자에게 가상 피팅의 몰입형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미테일이 있다. XR, 

AR, VR 기반의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중

심의 서비스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는데 클랩티, 

에이아이바 등은 패션 산업에서 3D 앱과 VR 세계

가 서로 호환하는 메타버스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

하고 디지털화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한다. 

셋째, 디자인/생산/유통 단계의 플랫폼은 디자

인, 의류 제작, 모델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한 3D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여 친환경 패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는데 헬싱키 패션 위크, 

해지스는 버추얼 패션쇼를 진행하였다. 3D 360도 

콘텐츠 제작을 돕는 솔루션 기업으로는 오르빗뷰, 

패스커, 브리즘 등이 있다. 비대면 생산 방식으로 

의류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스트엔

드는 브랜드를 양성하는 스타트업이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생산 네트워크 패션 플

랫폼의 특징은 소비자 중심의 개인 맞춤화, 침체

된 봉제 산업의 활성화, 디자인/생산/유통의 모든 

단계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통한 친환경 가치 실현이다. 

본 연구는 생산 네트워크 패션 플랫폼의 현황

을 살펴보고 비즈니스 측면의 요인과 특징을 도출

하여, 향후 다른 패션 플랫폼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통합된 패션 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소규모의 바이어와 봉제 공장을 연

결해주는 의류 생산 플랫폼 사업은 2010년대 후반

부터 활발하게 시도는 되었으나 생성과 소멸을 반

복해 왔다. 비대면 의류 생산 플랫폼을 표방하는 

패션 산업의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핵심 기

술을 보유한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의류 생산 

네트워크 플랫폼은 새롭게 개편이 되고 있다. 단

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는 스타트업과 같이 규

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플랫폼화를 지향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 따라서 유통 중심의 대형 플

랫폼과 소비자 경험 서비스 기술을 통합하고 대기

업 패션 브랜드와의 디지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

는 등의 장기적인 재정 지원 또는 공공에서의 지

속적인 수요 창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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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anufacturing is transforming into a business model that generates 

new profits by building a platform that connects manufacturing, services, and consumers as one and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together.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network fashion platforms through 

case analysis of fashion platform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ashion platform business models that can integrate 

all stages of planning, desig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fashion products in the future. As a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study for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a case study for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ypes were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concept and type of platform, trends in O2O service platform, and changes 

in business models of fashion platform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study are as follows. The 

production network fashion platform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online production management and manufacturing 

platform at the design/production stages, size recommendation at the production/distribution stages, virtual wearing 

service platform, and eco-friendly fashion business platform at the design/production/distribution stages. The 

characteristics of case analysis by type are ‘personalization’, ‘activation of sewing industry’, ‘digital technology’, and 

‘sustainability’. Non-face-to-face consumer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will require a new type of online fashion 

platform that organically connects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desig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fashion products,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production using advanced technology will play a key role in the fashion 

manufacturing proces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digital manufacturing platform centering on fashion startups and 

service platforms equipped with non-face-to-face clothing production technology and to continuously create dem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build and develop new fashion platforms that can be organically fused 

with various types of fashion platforms and grow together.

Key words : platform, manufacturing, servitization, production network, smart fac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