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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은 초기 단계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미국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문헌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 플랫폼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성공 사례 연구는 여

성 의류 중심의 영리 목적 패션 공유 플랫폼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사례에서 파악된 기본 유형은 ‘P2P 소유권 거래형’, ‘B2P 소유권 거래형’, ‘P2P 사용

권 임대형’, ‘B2P 사용권 임대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패션 공유 플랫폼의 연역, 투자 현황, 사업 규모, 

인지도와 같은 운영 상태를 근거로 하여 포시마크, 스레드업, 스타일렌드, 렌트더런웨이가 각 유형의 대표적

인 성공 사례로 분석되었다. 둘째,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은 ‘공유 자원의 가용성’, ‘신뢰성’, ‘기술성’, 

‘접근성’, ‘사회적 연결성’, ‘경제성’, ‘협력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과 국내 현황

을 고려하여 수립된 한국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장 방안은 ‘공유 자원의 양적·질적 향상’, ‘신뢰성 확보’, ‘커

뮤니티의 활성화’, ‘거래 채널 확대’, ‘기술성 강화’, ‘관련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비용 효율성 향상’, ‘공유

서비스 기반 구축’,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로 요약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초기 단계인 국내 패션 공유 플랫

폼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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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래학자 Rifkin(2000/2001)은 시장이 소유 중심

에서 접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고가품을 중

심으로 공급과 소비가 대여, 임대, 회원제 같은 다

양한 서비스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

측하였고, 미국 시사주간지 �Time�은 ‘세상을 바

꿀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sharing)’를 

선정하여 협력적 소비의 혜택과 성장을 전망한 바 

있는데(Walsh, 2011), 이러한 예측들은 최근 비약

적 성장을 거듭 중인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0%씩 성장 중이며, 2014년 

150억 달러 수준이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20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Boo & Shin, 

2016). 국내에도 공유경제 시장이 있으나 초기 단

계로 관련 규제, 기존 업체들의 반발,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같은 장애 요인들이 산재

해 있다(Hong, 2017). 또한 업종별 특성과 해결 과

제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공유경제 시장의 바람직

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반 구축은 물론 

업종별 발전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업종은 공유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재화, 서비스, 교통, 공간, 금융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있다(Kwak & Cho, 

2015). 이 연구에서는 의류,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는 패션 공유 플랫폼에 주목하였다. 

패션 제품은 지불 비용에 비해 사용률이 낮은 경

우가 많아 공유 자원으로 가치가 있으며 미국, 유

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관련 플랫폼이 급성장 중

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설립된 미국의 

‘렌트더런웨이(Rent the Runway)’는 900만 명 이상

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9. Rent the Runway, 

2018), 영국의 ‘걸즈미츠드레스(Girls Meets Dress)’, 

프랑스의 ‘베스티에콜렉티브(Vestiaire Collective)’, 

일본의 ‘에어클로젯(Air Closet)’ 등도 대표적 예이

다. 국내에서도 패션 공유 플랫폼이 출시되어 왔

으나 폐업이 잦고 활성화된 사례가 드물다. 때문

에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패션 

공유 플랫폼 및 성공 사례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된 선행 연구로 미국, 유럽, 호주의 26개 패

션 공유 소매 업체의 샘플을 기반으로 공유 비즈

니스 모델 원형을 제시한 Duml and Perlacia(2016)

의 연구와 온라인 패션 대여 서비스를 토대로 비-

소유 의류 소비를 조사한 Cook and Hodges(2015)

의 연구, 대여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패션 공유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Yoon and 

Kim(2017)의 연구, 중고 패션 상점의 비즈니스 모

델을 분석한 Gopalakrishnan and Matthews(201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사례 분석 대상에 패션 

외의 다른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업체와 공유경제 

부상 이전 시기부터 존재해왔던 업체들이 포함되

어 패션을 위한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특성을 규명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Duml & Perlacia, 2016), 패

션 대여 서비스에 국한된 연구(Cook & Hodges, 

2015; Yoon & Kim, 2017), 혹은 패션 재판매에 국

한된 연구였으며(Gopalakrishnan & Matthews, 2018) 

기존 비즈니스와 구별되는 패션 공유 플랫폼의 특

성 및 전반적인 유형을 토대로 성공 요인을 논의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는 패션 공유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

형별 성공 사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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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에서는 관련 서적, 논문, 보고서, 신문 

및 잡지 기사, 웹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유경제의 

개념 및 특성, 공유경제 플랫폼의 역할과 특성, 패

션을 위한 공유경제의 의의와 최근 동향을 고찰하

였다. 

사례 연구는 문헌 연구에서 도출된 척도로 패션 

공유 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성공 사례를 분

석한 후 그 성공 요인과 국내 현황을 종합하여 국

내 패션 공유 플랫폼을 위한 성장 방안을 제시하

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 수

집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

지이며, 2차 자료인 문헌 조사와 1차 자료 수집 방

법인 ‘관찰’ 기법(Lee & Jung, 2010)을 병행하였다. 

문헌 조사를 선행하여 연구 범위에 해당되는 패션 

공유 플랫폼을 추출한 후, 각 플랫폼의 운영 상황

을 직접 관찰하여 성공 사례 분석 대상을 선정하

였다.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사례 수집을 위한 

문헌 조사는 공유경제 관련 서적, 기사, 웹문서는 

물론 비즈니스 리서치 데이터베이스인 엡스코 비

즈니스 소스 프리미어(EBSCO Business Source 

Premier)와 전 세계 기업의 사업 유형, 설립일, 직

원수, 투자 및 자금 지원 정보, 합병 및 인수 정보 

등을 제공하는 크런치베이스(www.crunchbase.com)

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fashion sharing', 

‘resale', ‘secondhand fashion', 'fashion rental'과 같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패션 공유 플랫폼

의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현대적 개념의 공유경제가 시작되어 가장 활성

화된 미국에서 설립된 사례 중 영리 목적의 패션 

공유 플랫폼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다른 영역의 

공유 플랫폼과 차별되는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을 규명하고자 패션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여

성 의류가 주요 공유 대상인 플랫폼으로 한정하였

다. 따라서 여성복을 취급하지 않고 남성복, 아동

복, 가방, 액세서리 등으로 각각 특화된 플랫폼과 

여성복을 취급하더라도 그림이나 장난감 등 다른 

생활용품을 함께 취급하는 플랫폼은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셋째, 기존 비즈니스와 구별되는 

공유경제의 비즈니스의 특성을 지니고 운영 안정

성이 검증된 성공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공유경제

가 부상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 설립된 플랫폼 

중 업력(業歷)이 3년 이상이며 연구 시점에 정상 

운영 중인 플랫폼으로 한정하였다(Kwun, 2017).

Ⅱ. 이론적 배경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성

‘공유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Lessig 

(2008)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이며 아직 합의된 정

의는 없다(Sundararajan, 2016/2018). 때문에 관련 연

구에서 제시된 개념을 토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Lessig(2008)은 공유경제를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

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규제되는 것”, 즉 전통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

명한다(p. 145). Stephany(2015/2015)는 “공유경제의 

가치는 잉여를 공동체에 재분배할 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p. 33), Sundararajan(2016/2018)은 공유경제

를 “대중 주본주의”라고 정의한다(p. 61). 또한, 공유

경제 대신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

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는데, Ko(2014)은 협력적 소비

를 기반으로 공유경제가 운영되므로 동일한 개념으

로 서로 혼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협력적 소비를 

Botsman and Rogers(2010/2011)는 “집단처럼 하나로 

합치고 공유하는 활동이 협업과 커뮤니티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p. 14), Owyang et 

al.(2013)은 “소유권과 접근권이 기업, 스타트업, 사람 

사이에서 공유되는 경제 모델”로 정의한다(p. 4). 이

러한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공유경제는 개인이나 기

업이 보유한 유휴 자원을 다수의 사람들이 순환적으

로 소유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가치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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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키는 합리적 소비로 이해할 수 있다.

Botsman and Rogers(2010/2011)은 공유경제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임계 질량

(critical mass)’, ‘유휴생산력’, ‘공공재에 대한 인

식’, ‘타인 간의 신뢰’라는 네 요소를 강조한다. 

‘임계 질량’은 사용자가 협력적 소비를 통해 만족

할 만한 적정 규모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유를 

의미하고, ‘유휴생산력’은 사용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유무형의 자원 보유를 의미한다. ‘공공재에 

대한 인식’은 공공자원의 개념 및 협동소비의 효

과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고, ‘타인 간의 신

뢰’는 공유 자원, 거래 주체들 간의 신원, 계약 이

행 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공유경제의 유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기준과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간추려보면 <Table 1>과 

같이 공유 목적, 운영 시스템, 공유 방식, 공유 주

체, 공유 대상, 수익 모델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

을 분류한 연구도 있다. Kim and Oh(2013)는 공유 

방식, 공유 대상, 공유 주체 같은 복합적 기준으로 

‘개인 대 개인 거래형', ‘쌍방간 사용권 교환형', 

‘소유권 교환형', ‘사용권 임대형'이라는 네 유형을 

기준 유형 출처

공유 목적 영리, 비영리 Cho(2015)

공유 주체

P2P(peer-to-peer) or C2C(customer-to-customer), 

B2P(business-to-peer) or B2C(business-to-consumer)

/ P2B(peer-to-business) or C2B(consumer-to-business), 

B2B(business-to-business), G2G(government-to-government), 

G2B(government-to-business), G2C(government-to-citizen) 

Cho(2015), Kim(2015), 

Lee(2016), Rinne(2013), 

Stephany(2015/2015), 

Sung(2014)

운영 

시스템

재분배 시장
필요하지 않은 유휴 물품을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식

(재판매/교환) Botsman and Rogers, 

(2010/2011), Kim(2015), 

Kwak and Cho(2015), 

Ko(2014), Rha(2014)

제품 서비스통합 

시스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대여)

협력적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해 무형의 자산을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방식

공유 방식 판매, 재판매, 임대, 대여, 가입, 공동 소유/조합, 투자/대출, 교환, 선물/기부 Owyang et al.(2013)

공유 대상 재화, 서비스, 교통, 공간, 금융 Kwak and Cho(2015)

수익 모델

서비스/수수료

(service/commission fees)형

플랫폼 운영사가 서비스 요금이나 거래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유형

Botsman and Rogers 

(2010/2011), 

Collaborative Lab(2015)

균일 멤버십/균일 서브스크립션

(flat membership/flat subscription)형

회원제 요금이나 구독 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혹은 매년 균일하게 청구하는 유형

단계별 서브스크립션

(tiered subscription)형

사용한 빈도나 상품의 수에 근거하여 여러 가격

대의 서브스크립션 요금제를 제공하는 유형

멤버십 플러스 사용료

(membership plus fee-for-usage)형

일회의 멤버십 요금 또는 연간 멤버십 요금에 사

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유형

화이트라벨/라이선싱

(white label/licensing)형

기술적 장비나 주문제작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고 사용료를 받는 유형

프리미엄(Freemium:free+premium)형

기본 서비스나 플랫폼 앱은 무료로 제공하고 사

용자가 부가 혜택이나 독점적인 기능을 신청할 

때 과금하는 유형

온세일(on-sale)형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직접 

구매한 후 재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유형

혼합(hybrids)형 여러 수익 모델이 혼합된 유형

Table 1. 공유경제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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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며, 패션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유형을 연구

한 Duml and Perlacia(2016)는 ‘패션 대여 모델’, 

‘교환 모델’, ‘중고품 소매 모델’이라는 세 가지 원

형을 제시한다.

2. 공유 플랫폼의 역할과 특성

Rifkin(2000/2001)이 접속 중심의 네트워크 시

대의 도래를 예측했던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

람과 기관, 사람과 자원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platform)’이 등장하였고, 플랫폼 중심의 네트워크 

확장이 새로운 경제현상으로 부상하였다(“우버·알

리바바 [Uber·Alibaba]”, 2016). 공유경제에서도 인

터넷을 활용한 플랫폼이 나타나 자원의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상호 간 경제적 가치 획득

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Stephany, 2015/2015). 공

유 플랫폼의 핵심 역할에 대해 Chase(2015/2016)는 

‘피어(peer)’를 참여시켜 그들이 지닌 유휴 역량의 

숨은 가치를 개방하는 것이며, 플랫폼은 참여 과

정을 단순화, 표준화, 용이화하는 것은 물론 참여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진입장벽도 낮아야 이

상적이라고 설명한다. 공유 플랫폼은 P2P 플랫폼

과 B2C 플랫폼이 주를 이루며(Rinne, 2013),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양면 시장을 거래 채널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Eisenmann et al., as cited in 

Rha, 2014). 또한 신뢰 구축을 위해 참여자 상호간 

평판 평가 시스템, 정보 유출이나 결제 사고 가능

성을 차단하는 보안기술, 공유 자원의 손실 대비

용 보험을 활용한다(Botsman & Rogers, 2010/2011; 

Cho, 2015).

3. 패션을 위한 공유경제의 의의와 동향

패션 산업에서 공유경제는 경제적·환경적 의의

를 지닌다. 경제적 의의는 공유경제에서 의류의 영

향력과 의류 소비 실태에서 나타난다. Demailly and 

Novel(2014)이 제시한 ‘연 평균 가계 지출에서 공

유 가능한 상품의 영향’을 보면 의류의 영향력이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 일

간지 �Daily Mail�은 보통 여성들은 소유한 100점의 

의류 중 30점만을 착용한다고 보고했고(“Women 

spend £1,000”, 2008), 패션 공유 플랫폼 스레드업

(ThredUp)은 미국에서만 80억 달러 상당의 의류가 

한 번도 착용되지 않은 채 옷장에 방치되어 있다고 

발표했는데(Pike, 2016), 이는 의류 공유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환경적 의의

는 패션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야기되

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관련된다. 의류의 수명을 연

장하면 탄소, 물, 쓰레기 배출량을 8~10% 줄일 수 

있는데(“With These 6 Fashion Rental Platforms”, 

2017), 공유경제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이윤을 얻

는 구조로 패션 아이템의 수명과 사용가치를 증대

시켜 자원낭비, 환경오염, 소비지출 감소에 기여하

기 때문이다(Botsman & Rogers, 2010/2011).

이러한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패션을 

위한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며 ‘재

판매 플랫폼’과 ‘대여 플랫폼’을 양대 축으로 하는 

패션 공유 비즈니스가 큰 성장을 거두고 있다. 

Thredup 2018 Resale Report(2018)에 따르면 전자상

거래와 소셜 미디어가 융합된 온라인 재판매 중개

업체들이 의류 소매 업체들보다 24배나 빠른 속도

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시장보다 커질 전망이다. 공유경제 패션의 

또 다른 축인 패션 대여 플랫폼은 인터넷과 모바

일 앱을 통해 고급 프리미엄 패션 제품의 사용권

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패션 브랜드 및 소매 업체들과도 상호이익을 위

해 협력하고 있다(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Research Nester(2018)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의

류 대여 시장은 2023년까지 10%의 연평균 성장률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패

션을 위한 공유경제의 가치와 국내 활성화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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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패션 공유 플

랫폼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 요인을 분석하

고자 한다.

Ⅲ. 패션 공유 플랫폼의 사례 연구

1. 분석 방법 및 범위

사례 분석을 위해 문서 자료와 직접 관찰 방법

을 활용하였다. 문서 자료는 반복 검토가 가능하

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있고, 연구 대상에 대한 중

립성, 정확성, 시간적·환경적 포괄성을 지니는데

(Ju & Chang, 2013), 이 연구에서는 각 플랫폼에 

공표된 글, 관련 서적, 선행 연구, 보고서, 인터넷 

기사, 웹 문서를 활용하였다. 또한, 공유경제 비즈

니스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서비스의 변경이나 

종료, 인수합병, 폐업 등 플랫폼의 운영 상황이 빈

번하게 변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시로 해당 플

랫폼의 운영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사례 연구의 범위는 공유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 설립된 여성 의류 중심의 패션 공유 플

랫폼으로 한정하였고, 분석 항목으로 앞서 고찰한 

공유 주체, 운영 시스템, 공유 방식, 공유 대상, 수

익 모델, 거래 채널, 신뢰 구축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공유 목적에 따라 영리 플랫폼과 비영리 플

랫폼으로 구분되지만 비영리 패션 공유 플랫폼의 

경우 영리목적의 패션 공유 플랫폼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수익 모델 등 분석 항목

에 대한 객관적 정보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사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절차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사례 분석을 위해 수

집된 문서 자료(Adams, 2017; Duml & Perlacia, 

2016; Friedman, 2015; Lepore, 2016; Netter, 2016; 

Popular startups, companies & organizations by 

highest 30-day trend score, n.d.; Reinhart, 2014; 

Stephany, 2015/2015), 크런치베이스의 업체별 정보, 

각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근거로 사례 연구 범위

인 2008년 이후 미국에서 설립된 여성 의류 중심

의 영리 목적 공유 플랫폼 중 업력이 3년 이상이며 

연구 종료일(2018년 7월 31일)에 확인 결과 정상 

운영 중인 총 10개의 사례를 1차로 추출하였데, 포

시마크(Poshmark), 트레데시(Tradesy), 스레드업, 리

패셔너(Refashioner), 머티리얼월드(Material World), 

스타일렌드(Stylelend), 빌리지럭스(Villageluxe), 렌

트더런웨이, 르토트(Letote), 그위니비(Gwynniebee)

가 해당된다.

패션 공유 플랫폼의 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 연구 

중 Kim and Oh(2013)의 연구와 Duml and Perlacia 

(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수집된 10개의 성

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유 주체와 공유 방식을 

기준으로 <Table 2>와 같이 ‘P2P 소유권 거래형’, 

‘B2P 소유권 거래형’, ‘P2P 사용권 임대형’, ‘B2P 

사용권 임대형’이라는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었다(Kwun, 2017). 그런 다음 각 플랫폼의 연역, 

투자 현황, 사업 규모, 인지도 등의 운영 상태를 

바탕으로 각 유형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포시마크, 

스레드업, 스타일렌드, 렌트더런웨이를 최종 선정

한 후 각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공유 방식, 공유 

대상, 수익 모델, 거래 채널, 신뢰 구축 방법, 경쟁

사를 분석하였다.

3. 패션 공유 플랫폼의 유형별 성공 사례 

분석

1) P2P 소유권 거래형: 포시마크

‘P2P(peer-to-peer) 소유권 거래형’은 개인 간 중

고 물품의 재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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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2011년 2월에 설립된 포시

마크(poshmark.com)를 꼽을 수 있다. 지난 5년 간 

총 상품 판매 및 매출에서 10배의 성장을 거두었

으며(Meldner, 2018), 연간 수익 목표치 2억 달러에 

400만 명에 이르는 판매자 매출은 10억 달러를 돌

파했기 때문이다(Cho, 2018).

운영 시스템은 ‘재분배 시장’에 해당되며 가입, 

재판매, 판매, 구매의 공유 방식을 취한다. 또한 사

회적 연결을 중시하며 수백만 명의 ‘판매자 스타

일리스트(seller stylists)’가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주

력하는데 패션 감각이 뛰어난 판매자가 플랫폼 내

에 개별 판매 페이지를 생성하여 스타일을 공유하

고, 구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거래한다. 제품이 팔

리면 판매자는 이메일로 전송받은 배송료가 선지

불 된 라벨을 제품 포장에 부착해 USPS 우편함에 

넣거나 가정에서 전송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핸드백, 

신발, 주얼리 및 액세서리, 화장품, 드레스이며, 

5000여개의 브랜드를 취급한다. 또한 중고 물품을 

기본 공유 대상으로 취급하는 동시에 50개 이상의 

패션 브랜드와 제휴하여 시즌 신상품을 판매하는 

도매 포털도 제공한다(Poshmark, 2016). 

수익 모델은 판매 수수료형이며, 판매자의 수익

은 앱에서 지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거래 채널로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며, 

‘포시파티(Posh Party)’같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

는 이벤트를 통해서도 사회적 연결과 거래의 기회

를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기계 학습을 통

한 개인화 서비스와 업데이트된 상품을 보여주는 

뉴스피드 기능을 활용한다(Stephany, 2015/2015). 

신뢰 구축을 위해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설

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되는 구매자 

보호 정책을 실시하며, 500달러 이상의 고가품일 

경우 추가 검증 및 인증 후 배송하는 ‘컨시어지 서

비스(concierge service)’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구 범위의 P2P 소유권 거래형 플랫폼 중 포

시마크의 경쟁사로 트레데시(www.tradesy.com)가 

있는데 공유 대상으로 여성복과 액세서리 외에도 

웨딩드레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차별적 경

쟁력을 지닌다.

P2P 소유권 거래형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 위

주로 운영되므로 재고 관리의 부담이 없으며, 진

입 장벽도 낮아 사용자 참여율이 높은 것이 강점

이다. 반면 공유 자원의 진위 여부와 거래 안전성 

유형 특징 및 공유 방식 패션 공유 플랫폼

P2P 

소유권 

거래형

• P2P 재판매 플랫폼: 개인 간 유휴 물품 재판매 중개

•가입, 재판매, 판매, 구매

•포시마크

•트레데시

B2P 

소유권 

거래형

•B2P 재판매 플랫폼: 유휴 물품을 플랫폼이 위탁 받거

나 선구매 후 재판매

•가입, 위탁/선구매→재판매, 구매, 기부 

•스레드업

•리패셔너

•머티리얼월드

P2P 

사용권 

임대형

• P2P 자산 임대 플랫폼: 개인 간 유휴 물품 대여 중개

•가입, 임대, 대여, 판매, 구매

•스타일렌드

•빌리지럭스

B2P 

사용권 

임대형

•B2P 자산 임대 플랫폼: 플랫폼 운영사에서 물품을 공

급, 관리, 대여 

•가입, 임대, 대여, 판매, 구매

•렌트더런웨이

•르토트

•그위니비

Adapted from Kim and Oh. (2013). p. 42. 

Table 2. 주요 패션 공유 랫폼의 유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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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우려되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마찰방지에 

중점을 두는데(Reinhart, 2014), 성공 사례인 포시마

크는 고객보호 정책, 고가품 추가 인증 서비스 등

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 활발한 자체 커뮤니티와 SNS의 활용, 최신 유

행의 풍부한 공유 자원, 플랫폼의 기술성을 기반

으로 개인들이 패션 제품을 빠르고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한 점이 주요 운영 전략으로 분석된다.

2) B2P 소유권 거래형: 스레드업

‘B2P(business-to-peer) 소유권 거래형’은 개인이

나 업체 소유의 유휴 물품을 플랫폼 운영사가 위탁

받거나 선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플랫폼을 지칭한

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스레드업(www.thredup. 

com)을 꼽을 수 있는데 2009년 P2P 온라인 남성 셔

츠 공유 플랫폼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한 후 사이트

를 다시 열어 중고 아동복을 교환하는 P2P 플랫폼

으로 성업했으며, 2012년부터는 여성 및 아동 의류 

중심의 P2P 온라인 위탁 상점으로 전환하여 초고

속으로 성장해왔다(Godelnik, 2013). 또한 2017년 

�Forbes�로부터 미국의 가장 유망한 기업 중 하나

로 인정받았으며 세계 최대의 온라인 패션 위탁 판

매점으로 평가된다(Moore, 2018).

운영 시스템은 ‘재분배 시장’에 속하며 가입, 재

판매, 구매, 기부의 방식으로 공유된다.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플랫폼에서 재판매하

는 방식으로 공유가 이루어지는데 플랫폼 가입 

회원으로서 패션 상품을 재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은 배송비가 선지불 된 ‘클린 아웃 가방(clean out 

bag)’에 물품을 넣은 후 우편이나 방문 수거 예약

으로 스레드업으로 보낸다. 이후 스레드업은 수거

된 물품 중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만 선정한 

후 재판매한다. 판매 수익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판매 거부된 물품이나 팔리지 않은 물품의 

경우 선택을 통해 반환받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의류, 프리미엄, 디자이너, 임부복, 

플러스 사이즈, 주니어, 신발, 핸드백, 액세서리, 

주얼리로 구분된다. 고가 명품 브랜드부터 중‧저가 

브랜드까지 35,000개의 브랜드를 취급하며 매시간 

1,000개의 신제품을 추가한다(Hanbury, 2018). 또한 

미국 전역에 물류센터를 배치하여 처리 용량을 확

대하고, 현지화되고 계절에 적합한 재고를 신속하

게 공급한다(“Online consignment shop”, 2016). 

수익 모델은 ‘온세일(on-sale)형’과 ‘서비스요금/

수수료형’이 결합된 ‘혼합형’이다. 판매가 허용된 

상품은 가격에 따라 선불 아이템과 위탁 아이템으

로 구분되는데 선불 아이템은 트렌드와 시즌에 부

합하며 최상의 상태일 경우 플랫폼에서 선구매하

여 판매 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온세일형’이다. 위

탁 아이템은 비수기 물품이거나 상태는 좋지만 판

매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물품들로 판매가 이루어

졌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요금/수수료형’을 

취한다. 판매 수익은 스레드업 플랫폼에서 사용하

거나 페이팔(paypal)이나 스레드업 선불 카드를 통

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거래 채널로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물론 

2017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오픈한 오프라인 

매장도 활용한다. 기술적으로는 독자적인 알고리

즘(algorithm)을 통해 무엇이, 얼마나 빨리, 많이 판

매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위탁 상점과의 경

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왔다(Moore, 2018).

신뢰 구축을 위해 제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한다. 거래가 허용되는 브랜드 및 패션 제품의 종

류별 범주, 품질 기준을 명시한 후 기준에서 벗어

나거나 손상된 아이템, 브랜드 태그(tag)나 라벨이 

누락된 아이템, 불법적으로 획득한 아이템, 가짜 

핸드백이나 모조품의 등록을 거부 한다. 

연구 범위의 B2P 소유권 거래형 중 스레드업의 

경쟁사로 빈티지 의상을 취급하는 ‘리패셔너(www. 

refashioner.com)’와 온세일형 재판매와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를 결합한 ‘머티리얼월드(www.material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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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가 있다.

B2P 소유권 거래형 플랫폼은 공유자원의 품질

을 보장하고 고객 경험을 보다 쉽게 제어 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는 반면 재고 관리 및 보관에 비

용이 소요된다(Reinhart, 2014). 성공 사례인 스레드

업은 위탁 거래의 신뢰성과 고품격 서비스를 강조

하는 동시에 고도의 기술성과 효율적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수를 확대하여 규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유 자원의 고급화, 관련 업

체 간 협력 등도 주요 전략으로 활용해왔다.

3) P2P 사용권 임대형: 스타일렌드

‘P2P 사용권 임대형’은 개인 소유의 패션 아이

템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지칭

한다. 성공 사례인 스타일렌드(stylelend. com)는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5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

고 있다(Style lend, n.d.).

운영 시스템은 ‘제품 서비스통합 시스템’이며 

가입, 임대(lending), 대여(renting), 판매, 구매의 방

식으로 공유된다. 개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소유한 

패션 아이템과 스타일 감각을 홍보하고 대여를 원

하는 이들에게 아이템을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

는 시스템으로 “옷의 에어비앤비(Airbnb)”(Dickey, 

2014)로 비유된다. 임대인으로 등록하고 임대하고 

싶은 상품을 스타일렌드에 알리면 제품의 수명, 

상태, 브랜드 등에 따라 대여 가능 여부와 가격이 

결정되는데 주로 소매가의 5~10%로 대여가가 책

정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소매가격 보다 약 

90% 저렴한 금액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의 일시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미국 전지역에서 2~3

일 이내에, 뉴욕에서는 당일에 배송 받게 되고 7일 

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이 끝난 물품은 세탁하지 

않고 선지불 된 배송 라벨을 붙여 우편으로 반납

한다. 임대인은 별도의 세탁비를 받아 물품의 수

명을 직접 관리하는데, 필요할 때 물품을 사용하

면서 반복적으로 대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유 대상은 유명 브랜드의 여성 패션 아이템

으로 드레스, 상의, 하의, 액세서리, 신발, 가방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임대 가능 제품을 최소 250달

러 이상의 소매 가치를 지닌 2년 미만의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유 대상의 가치

를 높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P2P 자산임대 플랫

폼으로서 공유 물품 공급을 개인 소유물에 의존하

므로 사이즈를 다양하게 구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수익 모델은 서비스 요금형이며, 중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은 임차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임대

인에게 기본 임대료의 80%에 6.50달러의 세탁비를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임대인은 수익을 은행 계

좌로 받거나 페이팔 또는 벤모(Venmo)를 통해 현

금화할 수 있다.

거래 채널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며 

기술적으로는 인공 지능과 기계 학습에 기반한 데

이터를 활용한다(Arnault, 2018).

신뢰 구축 방법으로서 임차인을 위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받을 경우 교환, 취

소, 환불 등을 실시하고, 임대인을 위해서는 제품의 

손상 혹은 분실 시 비용을 상환 받거나 동등한 제

품으로 보상 받는 소유자 보증 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품목당 5달러의 보험료로 복구 가능한 오염이

나 지퍼 손상 등을 처리하고, 복구 불가능한 오염, 

손상, 분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하게 한다.

연구 범위의 P2P 사용권 임대형 플랫폼 중 스

타일렌드의 경쟁사로 뉴욕 중심의 초대전용 커뮤

니티로 운영되는 빌리지럭스(www.villageluxe.com)

가 있는데 대여 기간, 세탁, 보험 등에서 스타일렌

드보다 세분화된 옵션을 제공한다.

P2P 사용권 제공 플랫폼은 개인이 소유권을 유

지하기 때문에 재판매형에 비해 반복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공유 자원 통제에 어

려움이 있다. 성공 사례인 스타일렌드는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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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체계를 갖추고 공유 자원의 질적 가치를 높

이기 위해 임대 가능한 아이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P2P 자산 임대 방식으로 다양한 사

이즈를 구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

에 비해 사업 확장성이 낮다.

4) B2P 사용권 임대형: 렌트더런웨이

‘B2P 사용권 임대형’은 플랫폼 운영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임대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공유하는 플

랫폼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렌트더런

웨이(www.renttherunway.com)를 꼽을 수 있는데 

2009년에 설립된 B2P 자산 임대방식의 패션 공유 

플랫폼으로(Rent the Runway, n.d.) 9백만 명 이상

의 회원 보유와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9. Rent the Runway, 2018).

운영 시스템은 ‘제품 서비스통합 시스템’이며 

가입, 임대, 대여, 판매, 구매의 방식으로 공유된다. 

고급 패션을 선호하거나 결혼식, 업무 이벤트, 휴

가, 데이트 등 성장(盛裝)을 요하는 이벤트나 파티 

등에 참석해야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신 유행의 고급 의류와 액세서리를 신속하고 간

편하게 대여할 수 있다. 반납은 선불 배송 라벨을 

부착하여 우편 반환하거나 방문 수거 예약 혹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직접 반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할인가로 판매도 한다. 

기존 렌탈 비즈니스와의 차이점은 온라인 렌탈 서

비스에 구독을 의미하는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서비스가 결합된 점인데 �Newyork Times�는 렌트

더런웨이를 “오트쿠튀르(haute couture)를 위한 넷

플릭스(Netflix) 모델”로 묘사하였다(Wortham, 2009).

공유 대상은 하이엔드(high-end) 브랜드의 여성 

패션 아이템으로 45만 점 이상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Bhattarai, 2017), 상황별 드레스와 일상복은 

물론 의류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함께 소개한다. 

또한 고객에게 최적의 사이즈를 대여하고자 백업

(back-up) 사이즈의 의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전 

고객들의 착용 사진과 리뷰를 소개하여 착용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익 모델은 ‘서비스/수수료형’, ‘균일 멥버십/균

일 서브스크립션형’, ‘단계별 서브스크립션형’이 

결합된 ‘혼합형’ 모델이다. 개별 아이템은 기간별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고, 멤버십 서비스는 월간 

혹은 연간 서브스크립션 요금이 청구된다. ‘서비스

/수수료형’에는 1회에 4일이나 8일의 대여 기간을 

선택하는 ‘RTR 리저브(Reserve)’가 있고 ‘단계별 

서브스크립션형’에는 ‘RTR 업데이트(Update)’, ‘RTR 

언리미티드(Unlimited)’, ‘프로(Pro)’가 있다. ‘RTR 

업데이트’는 월 89달러에 네 아이템을 빌릴 수 있

고, ‘RTR 언리미티드’는 월 159달러로 한 번에 네 

아이템씩 서비스 기간 동안 회수 제한 없이 대여 

가능하다. ‘프로’는 29.95달러에 1년 간 모든 주문

에 대한 무료 표준 배송 및 보험 혜택과 30달러의 

생일 드레스 대여 크레딧을 받는다.

거래 채널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활용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로 접근성이 높다. 웹사이트

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며, 

미국 내 5개 도시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스타일링 상담, 재고 물품 검색 및 착용, 픽업, 반

환, 교환, 임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적으

로는 기계 학습과 로봇 공학을 활용한다(Wortham, 

2009).

신뢰 구축 방법으로 보험, 백업 사이즈 제공 서

비스, 자체 물류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다. 보험을 

통해 제품의 경미한 손상을 처리하여 사용자들의 

우려와 분쟁을 감소시킨다. 사이즈 문제 해결을 

위해 백업 사이즈의 의상과 사용자들의 착용 사진 

정보를 제공하고 대여 의상이 여러 사람이 돌려 

입는 옷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고품질의 사내 

작업을 통해 공유 자원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미

국 최대 규모의 자체 드라이크리닝 작업장과 고도

로 숙련된 세탁 관리 인력을 보유하여 20단계의 

과정으로 얼룩을 제거하고, 한 사람이 시간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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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의류를 세탁한다. 이러한 효율적 물류 처리 

시스템을 통해 품질에 대한 믿음을 주고, 대여 회

전율을 높여 의상당 평균 30번을 임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얻는다(Greenfield, 2014).

연구 범위의 B2P 사용권 임대형 플랫폼 중 렌

트더런웨이의 경쟁사로 월 69달러와 79달러의 중

간 가격대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르

토트(www.letote.com)와 빅 사이즈 여성복으로 특

화된 그위니비(closet.gwynniebee.com)가 있다. 

B2P 사용권 임대형 플랫폼은 품질이 보장된 최

신 유행의 디자이너 아이템을 합리적 비용으로 대

여할 수 있으나, 공유 자원의 수명이 있으며, 착용

해보지 않고 온라인 주문할 경우 의상의 사이즈가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 성공 사례인 렌트더런웨

이는 철저한 재고 관리로 공유 자원의 대여 회전

율과 수명을 최대화하고 백업 사이즈와 이전 사용

자의 착용 사진 및 후기 제공, 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을 통해 사이즈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브랜드

와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체 브랜드 운영을 통해 

최신 유행의 풍부한 공유 자원을 제공한 점이 주

요 전략으로 파악된다.

4.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

패션 공유 플랫폼의 유형별 성공 사례를 관찰

한 결과 각 유형의 플랫폼들은 고유의 강점과 전

략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타 유

형의 성공 요인을 포착하여 자사 플랫폼에 접목시

키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

하고 있었다(Kwun, 2017). 그 결과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서 고찰한 공유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Botsman & Rogers, 2010/2011) 및 공유 플랫

폼의 역할과 특성, 사례 연구에서 분석한 패션 공

유 플랫폼의 유형별 성공 사례의 특징을 근거로 

‘공유 자원의 가용성’, ‘신뢰성’, ‘기술성’, ‘접근성’, 

‘사회적 연결성’, ‘경제성’, ‘협력성’이라는 7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 공유 자원의 가용성

공유 자원의 가용성(inventory availability)은 공

유 자원이 질적·양적 측면에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최신 디자인, 다양한 사이

즈, 고급 브랜드 등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

품을 지속적으로 픙부하게 공급하여 공유 자원의 

임계 질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포시마크는 

수백만 명의 판매자 확보와 신상품 판매 부티크 

운영을 통해 사이즈 구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신 

디자인의 풍부한 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스레드업

은 미국 여성 10명 중 1명이 스레드업에 참여할 정

도로 많은 참여자들을 이끌고(Moore, 2018) 매일 

새로운 물품을 추가함으로써 대량의 가용 재고를 

보유해야하는 재판매 플랫폼의 임계 질량을 확보

해왔으며(CCC, 2015) 최근 ‘럭스(Luxe)’를 출시하

여 최고급 브랜드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일렌

드는 대중의 옷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무

한한 자원 공급의 기회가 있는데 임대 가능 아이

템을 소매 가치가 최소 250달러이며 2년 미만의 

제품으로 제한하여 공유 자원의 질적 가치를 높이

고 있다. 렌트더런웨이는 하이엔드 패션 중심으로 

45만 점의 거대 물량을 보유하고(Bhattarai, 2017), 

자체 브랜드의 상품을 활용하여 패션 트렌드와 고

객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한다.

2) 신뢰성

신뢰성(reliability)은 위조품, 파손, 분실, 배송 지

연, 품질이나 사이즈 부적합 등 공유 자원, 사용자, 

거래에 대한 신뢰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다. 포

시마크는 개인 간 거래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 상

품이나 배송 문제 발생 시 전액 환불해주는 고객 

보호 정책과 고가품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실시한

다. 스레드업은 플랫폼이 위탁 방식으로 선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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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관리, 재판매한다는 점에서 공유 자원과 거래

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스타일렌드는 환불 및 보

상 정책과 보험을 통해 개인 간 거래의 신뢰 문제

를 해결한다. 렌트더런웨이는 물품의 직접 공급·

관리함으로써 물품의 진위와 품질을 보장하고, 백

업 사이즈 제공, 보험, 효율적 물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

3) 기술성

기술성(technological capability)은 공유 과정에 

신속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능력을 의미한다. 포시

마크는 CEO 매니쉬 찬드라(Manish Chandra)가 신

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력이 포시마크의 

생명이며, 소비자들에게 인간미 있는 맞춤 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강조한 바(Cho, 2018)와 같이 고도

의 기술성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점해왔다. 스레드

업은 판매자에게 판매 예상 수익을 계산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Moore, 2018), 구매자에게

는 원하는 상품에 빠르게 접근하도록 개인 맞춤형 

상품과 인기 상품을 소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일렌드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유 자원의 가용성을 높이는 한편, 브랜드와 소

매 업체에 기술을 판매하고 있다(WWD, 2018). 렌

트더런웨이는 고객의 대여 목적과 취향을 분석하

여 적절한 제품을 빠르게 찾도록 돕는 개인화 서

비스와 전문가에 의한 스타일링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4) 접근성

접근성(accessibility)은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

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시마크는 클릭 몇 번 만으로 공유 물

품을 간편하고 빠르게 등록·검색 가능한 시스템, 

선불 라벨을 활용한 편리한 배송, 수익을 쉽게 현

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수백만 명

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끌었다. 스레드업은 물품 

검증, 사진 촬영, 판매, 고객 응대, 세탁, 배송 등을 

일괄 처리해주는 위탁 시스템과 선택 반환보증제 

등을 통해 시간이 부족한 판매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Stephany, 2015/2015). 미국 여성 10 명 중 

1 명이 스레드업 플랫폼을 이용할 정도로 참여율

이 높은데(Moore, 2018), 오프라인 상점 개설, 장애

인 지원 서비스 등으로 접근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스타일렌드는 배송 라벨 시스템과 임대인이 

착용할 때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아이템 오

프(item off)’ 서비스 등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렌트더런웨이는 효율적인 대여 시스템과 옴니채널 

서비스로 접근성을 높여 왔다.

5) 사회적 연결성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ivity)은 플랫폼 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사회적 연결이 사용자 간 

교류 및 정보 교환, 고객 유치, 광고 등의 기회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 사례 분석 대상인 

패션 공유 플랫폼들은 자체 커뮤니티, 온·오프라

인 이벤트, SNS를 활용해서 사회적 연결을 지속적

으로 확장하며 소통, 광고, 판매의 기회를 얻고 있

다. 포시마크는 웹사이트에서 ‘20억 개의 사회적 

연결’, ‘소셜 네트워크와 상거래 플랫폼을 완벽하

게 결합한 세계 최초의 패션 시장’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사회적 연결성이 강한 플랫폼이며 그 특성

은 쇼핑 이벤트인 ‘포시파티’에서 극명하게 드러

난다. 포시파티는 수백만 명의 옷장과 부티크에서 

방출된 거대 물량이 다양한 주제별로 소개되는 가

상 상점으로 물품 거래는 물론 사용자 간 소통 공

간을 제공하여 재미있고 중독성 있는 사회적 경험

을 누리게 한다(Stephany, 2015/2015). 스레드업은 

‘추천 프로그램(referral program)’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 충성도 강화의 기회를 얻고 있

다. 스타일렌드는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임대인의 

직업, 라이프 스타일, 패션 스타일 및 철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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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함으로써 임차인이 취향에 맞는 패션 아이템

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렌트더런웨이의 커뮤니

티는 이전 사용자들의 착용 사진을 넣은 리뷰 시

스템을 통해 의상 선택에 도움을 준다.

6) 경제성

경제성(economic feasibility)은 공유 서비스의 가격 

적절성(affordability)과 비용 효율성(cost-effectiveness)

을 포함한 플랫폼 이용의 경제적 타당성을 의미한다. 

포시마크는 유휴 물품을 현금화할 수 있고 최대 70%까

지 할인된 가격으로 패션성 있는 아이템을 구매 가능하

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경제적 유인이 

크다. 스레드업은 최대 90% 할인된 저가 정책을 실시하

고, 위탁 거부 물품에 대한 반품비 청구 대신 기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AdvisoryHQ, 2017) 가격 경쟁력

과 비용 효율성을 높였다. 스타일렌드는 임대인이 물

품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임차인은 소매가의 5~10%의 비용으로 새로운 

패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지닌다. 

렌트더렌웨이의 경제성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의 성

공에서 확인된다. 렌트더웨이의 서브스크립션 사업은 

2018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중 고가의 

패션 아이템을 한 달간 횟수 제한 없이 대여할 수 

있는 ‘RTR 언리미티드’는 연 150%이상의 비율로 성장 

중이다(Lee, E., 2018).

7) 협력성

협력성(cooperativity)은 사용자, 패션 브랜드, 유

통 기업, 자선 단체 등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포시마크는 50개 이상의 패션 브랜드와 

제휴하여 시즌 신상품을 판매하는 도매 포털을 제

공함으로써 공유 자원의 가용성을 높이고, 제휴사

들은 포시마크에서 재고 처분, 신상품 판매, 브랜

드 홍보의 기회를 얻고 있다(Poshmark, 2016). 스레

드업은 판매 부적합 아이템을 판매자의 동의하에 

자선 단체에 기부해왔으며, 최근 버버리(Burberry)

의 폐기하려던 재고품을 위탁 재판매하고 수익금

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Van Elven, 2018). 스타일렌드는 임대에 유리한 상

품의 유형, 인기 아이템이나 브랜드, 함께 대여되

는 아이템 등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임대인들에게 

제공하여 가용성 있는 자원 공급을 유도한다. 렌

트더런웨이는 500개 이상의 디자이너 브랜드와 제

휴하고 있는데(Thomas, 2017), 협력사에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 색상, 소재에 대한 정보와 자사 제품

에 대한 피드백 등을 제공하면서 시즌 신상품에 

대한 도매가 및 수량 할인, 전 사이즈 공급 등의 

혜택을 얻는다(Galbraith, 2013).

Ⅳ.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현황 
및 성장 방안

국내에서도 연구 범위에 해당되는 영리 목적의 

패션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도되어 왔으나 설

립일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며 활성화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스타트업 업체인 ‘윙클로젯’, ‘원투

웨어’, ‘코렌탈’은 출시 1년 만에 사업을 종료했고, 

2016년 9월 출시된 SK플래닛의 ‘프로젝트앤’도 

2018년 5월 서비스를 종료했다(Shin, 2018). 2016년 

9월 출시되어 2년 남짓한 업력을 지닌 ‘더클로젯’

이 현재 국내 유일의 패션 공유 플랫폼인데 개인

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나 가방을 위탁받아 서브

스크립션 방식으로 임대하는(Lee, S. W., 2018), 

B2P 사용권 임대형과 P2P 사용권 임대형을 결합

한 모델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오프라

인 편집 매장 형태로 2016년 7월 롯데백화점 본점

에서 출시된 패션 대여점 ‘살롱드샬롯'은 2017년 2

호점을 개설하고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대

비 350%의 매출 신장을 거두는 등 독보적인 성장

세에 있는데 온라인 채널 위주로 평상복을 취급하

는 기존의 국내 패션 대여 플랫폼과 달리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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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를 취급하며 매장에서 직접 착용 가능하다

는 점이 성장 원인으로 꼽힌다(Jung, 2018).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이 미국의 성공 

사례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패 사례의 부진 

원인과 성장 사례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여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 공유 플랫

폼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었던 ‘프로젝트앤’의 

사용 후기에 나타난 불만 사항을 분석 자료로 활

용하여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이

버 블로그에 게시된 프로젝트앤의 이용 후기 중 

광고성 후기를 제외한 총 14건(Beautifullia, 2017; 

Comlexx, 2017; Curious24, 2017; Double2016, 2017; 

Dudwis1225, 2018; Enlibitum, 2017; Flovvera1 ,2016; 

Hoyhoy995403, 2016; Hypatia, 2017; Leesoyeon87, 

2017; Santospub, 2017; Serena, 2017; Soozer, 2018; 

Ssohe5003, 2017)과 프로젝트앤 사용자의 불만 사

항을 취재한 2건의 기사(Lee, Y. J., 2018; Shin, 

2018)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프로젝

트앤 사용자의 불만 사항을 앞서 제시한 패션 공

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과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앤의 사용자들은 공유 자원의 가

용성(16)> 사회적 연결성(5) = 경제성(5) > 신뢰성(3) 

> 기술성(1)의 순으로 많은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3>과 같이 사용자 불만 

사항의 세부 내용에 따라 요인별 하위 항목을 분

류하였는데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공유 자

원의 가용성’ 측면을 보면 공유 자원의 양적·질적 

임계 질량이 충족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양적 측면에서는 디자인, 사이즈, 브랜

드, 아이템 등에서 공유 자원의 물량 및 다양성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

며, 질적 측면에서는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불만

이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성’ 측면에서는 플랫폼 

내에 사용 후기 작성란 같은 사용자 간 커뮤니티

의 부재로 의상의 사이즈, 핏, 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경제성’ 측면에서는 ‘추

가금 요구’, ‘높은 비용’, ‘의상의 가성비가 다른 

계절에 동일 요금 적용’ 같은 비용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교환 및 환불 정

책의 미비로 주문한 의상의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금전적 손실이 따른다는 불만과 공유자원의 

품질 관리 미흡이 지적되었고, ‘기술성’ 측면에서

는 물품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신속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상의 프로젝트앤 사용자 후기 분석에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부진 원

인을 소개한 Kim(2017)의 기사에 따르면 파손 대

비 보험 상품조차 구비하지 못한 취약한 공유 서

비스 기반과 피부와 접촉하는 의류 공유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문화도 문제로 볼 수 있다.

Yoon and Kim(2017)은 ‘평판', ‘커뮤니티', ‘재

화’의 세 차원에서 미국의 렌트더런웨이, 일본의 

에어클로젯, 한국의 프로젝트앤의 사례를 비교하

고, 그 결과를 근거로 “커뮤니티를 적극적 활용하

는 모델 형성”, “공유경제 유형 확장을 통한 재화 

창출 범위 확대”라는 공유형 패션 대여서비스를 

위한 두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p. 

204).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앤의 사용 후기 및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국내 패션 공유 플

랫폼의 문제점과 미국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을 종합하여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첫째, 공유 자원의 양적·질적 향상이 이루어져

야 한다(Kwun, 2017, p. 38). 이를 위해 고객이 원

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

국의 렌트더런웨이처럼 패션 브랜드와의 협력적 

제휴 및 자체 브랜드 운영을 통해 공유자원의 디

자인, 사이즈, 브랜드별로 충분한 물량을 갖추어야 

하며, 공유자원의 질적 측면에서도 디자인과 소재

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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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플랫폼 사용자를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플랫폼 내 커뮤니티나 연동되는 사

용자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 자원의 사이즈, 핏, 

품질, 계절감 등에 대한 실사용자의 경험적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물품 선택을 돕고 플랫

폼에 대한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유자원의 세탁, 수선, 회전율에 대한 철

저한 관리, 사이즈나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백업 

사이즈 제공, 교환 및 환불 정책, 상품의 분실 및 

파손을 대비한 보험을 활용하여 공유 자원 및 공

유 주체 간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

넷째, 물품의 등록 및 검색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의 기술성을 강화해야 한다

(Kwun, 2017). 

다섯째, 패션 공유 플랫폼의 거래 채널을 확대

해야 한다. 포시마크의 오프라인으로 확장된 소셜 

파티, 스레드업과 렌트더런웨이의 오프라인 매장, 

패션공유

플랫폼의 

성공요인

프로젝트앤 사용자의 불만 유형 분석

공유 

자원의 

가용성 

양적 

문제

물량 부족

(디자인, 사이즈, 

브랜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옷을 대여하기 쉽지 않다” / “입을 만한 옷은 너무 빨리 품절된다 

~필요한 때 빌리고 싶은 옷이 아닌 한정된 옷 중에 골라야한다면, 그냥 내 옷을 입는 게 

낫지 않을까∼” / “인기 있는 아이템은 서두르지 않으면 선점하기 어렵다” / “고를 것이 

없어서 아직 주문 못함” / “원하는 옷과 사이즈는 항상 대여 중이어서 이용권을 구매한 

이상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다른 옷들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 “유명 가방들은 계속 

대여중인지 품절∼” / “몸에 맞는 사이즈를 차지하기 쉽지 않았다” / “옷마다 사이즈별

로 한 개씩이라 너무 아쉬움” / “55사이즈 품절 너무 심하다”

다양성 부족

(디자인, 아이템) 

“다양한 디자이너의 옷이 있는 듯하나 종류가 많지 않다” / “스타일이 많지 않다” / “업

데이트 더 자주 되고 품목이 더 많아졌으면∼” / “구두도 대여 가능했으면∼” / “남성복

도 대여 가능하길∼”

질적 

문제

디자인 불만
“안이쁜 옷∼특이한 옷도 많다” / “소화하기 힘든 아이템∼” / “너무 난해한 옷들이 많

다” / “과감하고 평소에 사지 않을 옷들이 많으며 안어울리는 옷들도 있음”

소재 불만 “니트 소재류는 대부분 내가 싫어하는 까슬거리는 소재라 빌려놓고도 안입음”

사회적 

연결성

사용자 간

커뮤니티 부재

“내 키와 몸무게에 어떤 사이즈가 적당한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참고할 수가 없

다∼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 / “이전 사용자의 리뷰 작성란이 없어서 소재나 핏을 

이해하기 어려움” / “모델의 체형 사이즈와 착용 사진이 몇 장 있으나∼옷의 핏이 딱 떨

어지지 않는 변수도 있다” / “옷 마다 리뷰를 남길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

다” / “좀 두꺼운 소재로 생각했으나 봄가을용 소재였음∼앱 상에 적절한 설명과 모델 

컷이 부족∼리뷰라도 쓰게 해 준다면 글을 남겼을 텐데∼”

신뢰성

교환 및 환불 정책 

미비

“사이즈 큰 것에 대해 교환해주는 서비스는 없는 것 같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 “사이즈가 맞지 않아도 이용권 환불이 안된다”

공유자원 품질 관리 

미흡

“단추가 헐거워서 착용 시 신경 쓰였던 점” / “옷의 상태에 실망∼옷의 컨디션에 한계가 

있음∼늦게 대여할수록 헌 옷을 받게 된다”

경제성 비용 효율성 문제

“고가의 옷∼추가 이용료 발생∼예산보다 더 지출∼” / “백만원 이상의 코트류나 가방류

는∼추가 비용을 더 내야함” / “들만한 가방엔 추가금이 붙어서 이럴 바엔 그냥 하나 내

꺼 사자 싶다. 액세서리는 받아보니 5,000원 이상으로 빌리는 것은 오버∼” / “겨울 코트 

같은 고가의 옷을 빌릴 때는 회비가 아깝지 않았지만 봄이 되면서 얇은 옷을 입게 되니

∼돈이 아깝게 느껴졌다” / “렌탈 이용비보다 더 값싼 비용으로 SPA 브랜드들을 살 수 

있다.∼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기술성 신속성 문제 
“옷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가능하다고 해서 들어가면 내 사이즈만 

품절이다∼필터에 사이즈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검색 기능, 쏠팅 기능 등이 부족∼”

* 출처: 로젝트앤의 사용 후기 14건과 련 기사 2건의 내용을 인용·분석하여 작성

Table 3. 로젝트앤의 사용 후기에 나타난 불만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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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프라인 대여점인 살롱드샬롯의 성장세에서 

보듯이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의 채

널과 이벤트가 접근성을 높이고 매출 증대의 기회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패션 공유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성공 사례에서처럼 패션 

공유 플랫폼은 패션 업체나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품 출시에 유용한 고객 정

보나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공유 자원의 임계 

질량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공유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데, 미국의 성공 사례, 프로젝트앤의 사용 후기, 고

가의 드레스를 대여하는 살롱드샬롯의 성장세, 저

렴한 패스트 패션이 범람하는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패션 아이템을 

합리적 가격대로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덟째, 패션 공유 플랫폼과 연계된 보험 상품 

출시, 물류 관리 및 배송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패션 공유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소비자들에게 패션에서 공유경제가 지

닌 경제적·환경적 의의를 일깨워 패션 공유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Ⅴ. 결 론

미국의 영리 목적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사

례에 도출한 성공 요인을 토대로 국내 현황을 분

석하고 성장 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영리 목적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사례

에서 파악된 기본 유형은 ‘P2P 소유권 거래형’, 

‘B2P 소유권 거래형’, ‘P2P 사용권 임대형’, ‘B2P 

사용권 임대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 공유 플랫폼의 각 유형별 성공 사례

인 ‘포시마크', ‘스레드 업’, ‘스타일렌드’, ‘렌트더

런웨이’의 성공 요인은 ‘공유 자원의 가용성’, ‘신

뢰성’, ‘기술성’, ‘접근성’, ‘사회적 연결성’, ‘경제

성’, ‘협력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문제점은 ‘공유 

자원의 가용성’, ‘사회적 연결성’, ‘경제성’, ‘신뢰

성’, ‘기술성’의 차원에서 나타났고, 공유 서비스 

기반 구축과 패션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

성도 제기되었다.

넷째, 미국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과 국

내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장 방안은 ‘공유 자원의 양적·질적 향

상’, ‘신뢰성 확보’, ‘커뮤니티의 활성화’, ‘거래 채

널 확대’, ‘기술성 강화’, ‘관련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비용 효율성 향상’, ‘공유 서비스 기반 구

축’,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영리 목적 패션 공유 플랫폼의 유형

별 성공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

정 유형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또

한 패션 공유 비즈니스의 선두에 있는 미국의 성

공 사례로부터 성공 요인을 파악한 후, 국내 현황

에 대입하여 성장 방안을 제시한 첫 번째 시도이

며, 초기 단계에서 고전 중인 국내 패션 공유 플랫

폼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패션 공유 플

랫폼 관련 연구와 비즈니스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Kwun, 2017). 하지만 미국 

사례에서 도출한 성공 요인을 기준으로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부진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양국 

간 인구통계적·지리적 차이 등에서 발생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한정된 수의 사용

자 후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국내 패션 공유 플랫폼의 도입기인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례와 연구가 부족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으

나 향후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면 보다 면밀

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의 패션 공유 플랫폼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성



- 169 -

패션 공유 플랫폼의 성공 요인과 국내 성장 방안

공 요인별 하위 요소와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설문지 방식

의 정량적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 연

구에서 제시한 패션 공유 플랫폼의 기본 유형들이 

변형되거나 융합된 새로운 패션 공유 비즈니스 모

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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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market of sharing economy is growing rapidly all over the world, the Korean fashion sharing platform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its early stages. This study analyzes the success factors of the fashion sharing platform 

based on the successful cases of the US, where the sharing economy was activated. It also proposes a growth plan 

for the Korea fashion sharing platform.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were utilized. In literature review, 

characteristics of sharing economy and sharing platform were examined. Studies on successful cases have a limited 

scope, that is, they delved into for-profit fashion sharing platforms focusing on women’s appar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types identified in the successful cases of the fashion sharing platform include 

P2P ownership transaction, B2P ownership transaction, P2P usage rights rental, and B2P usage rights rental. In addition, 

Poshmark, ThreadUp, Style Rend, and Rent the Runway were analyzed as highly successful cases of each type based 

on operating status, such as history, investment status, business size, and awareness of each fashion sharing platform. 

Second, the success factors of the fashion sharing platform include availability of sharing resources, reliability, 

technological capability, accessibility, social connectivity, economic feasibility, and cooperativity. Third, considering 

the success factors and Korea's current situation, the study proposed a growth plan for Korean fashion sharing platform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improv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haring resources, ensuring reliability, activating 

the community, expanding trading channels, building cooperative systems between related parties, improving 

cost-effectiveness, constructing infrastructures for sharing service, and raising awareness of sh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activate the Korean fashion sharing platform in its early stage. 

Key words : sharing economy, fashion sharing platform, resale, rental, sub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