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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뉴욕 시립미술관의 전시를 계기로 캠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패션계에서도 캠프에 대한 미학적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캠프의 정의 및 기원, 그리고 캠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패션에서의 캠프 미학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캠프의 분석의 틀로는 시각적인 과장성, 미디어와의 

긴장감을 가진 팝 캠프, 그리고 전통적인 성의식에서 벗어나는 젠더 모호성이라는 데이비드 버그만의 정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례연구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알레산드로 미켈레로 교

체함으로써 혁신적인 성공을 거둔 구찌의 새로운 미적 표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캠프에 대한 버그만의 정

리를 근거로 미켈레의 구찌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7가지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과장성 유형은 서사성･레트

로성･극단성을, 팝 캠프 유형은 통속성과 패러디성을, 그리고 젠더 모호성 유형은 해체성과 퀴어성을 보여주

었다. 미켈레의 과장성 유형은 역사적 복식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새로운 레트로 룩을 보여주거나, 혹은

극단적인 미적 표현을 선보였다. 팝 캠프 유형은 로고를 통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심각함을 해학적으로 표현

하거나, 주류 문화를 패러디하였다. 젠더 모호성 유형은 젠더를 해체하고, 양성적인 미적 표현을 통해 퀴어

미학을 선보였다. 미켈레는 비맥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캠프의 특성을 패션 속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취향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하위문화로 여겨지던 캠프를 젠더 정체성의 한 표현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패션과 캠프의 시각적･의미적 상호 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최근

에는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담론이 패션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앞으로 캠프 미학의

구체화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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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은 캠프(camp)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된 

해이다. 뉴욕 시립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큐레이터 앤드류 볼턴(Andrew Boulton)은 

1964년 수잔 손택(Susan Sontag)의 에세이 ｢Note on 

camp｣를 토대로 �Note on fashion; camp� 전시를 

기획하였다. 연중행사인 멧 갈라(Met Gala)의 화려

한 레드카펫과 함께 이 전시의 성공적 유치는 캠

프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전시 자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도와 비교해 볼 

때, 캠프의 본질과 그 미학적 가치에 대한 깊은 논

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동안 캠프를 보편적인 사회학이나 현상학으

로 접근해야 할지, 아니면 퀴어(queer) 관련 담론으

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캠프는 행동에 대한 과장성을 묘사하는 어

원에서 기원하였고, 이후 퀴어 문화와 결합되어 

호모섹슈얼(homosexual)한 행동을 주로 지칭하게 

되었다. 이후 1964년 손택의 기념비적인 에세이의 

출간 이후 캠프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중 매체의 과도한 재해석으로 인해 오

히려 젠더(gender) 담론이 약해지는 과정을 겪었고, 

캠프는 호모섹슈얼 커뮤니티 내의 문화적 혹은 미

적 취향에 대한 본질이라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종합적인 정리를 한 것은 데

이비드 버그만(David Bergman)으로, 그는 캠프를 

본질적으로 심각한 것을 재미있고 인위적이며 우

아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캠프의 특

성을 형태적 과장성, 문화적 대중성, 사회적 소수

성, 그리고 퀴어 성의식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버그만의 정리를 기반으로 하였

으며, 패션에 있어 캠프 미학의 특성을 밝히기 위

해 캠프 전시를 후원했던 구찌(Gucci)의 새로운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인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의 미적 표현을 대상으

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1972년 로마에서 태어난 미켈레는 2015/2016 

F/W 컬렉션부터 구찌를 총괄하면서 다양한 미적 

표현을 선보이고 있다. 구찌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어온 미켈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변화하는 

구찌 브랜드의 디자인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화제

성에 대한 연구(An & Park, 2019), 교체되고 변화

하는 구찌 브랜드의 의미적･조형적･상징적인 브랜

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Baek & Bae, 2019)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패

션 분야에서 캠프 미학을 논의하기 위해 미켈레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연구이다. 미

켈레의 작품은 조형적인 형태의 과장성, 미디어에 

대한 패러디와 해학이 공존하는 컬렉션 속 의미적 

표현, 그리고 캠프의 기원이 되는 퀴어 담론 속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시각적 표현이라는 세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의 과정은 먼저 캠프의 기

원과 정의(Eco, 2007; Sontag, 1990)를 고찰하였

고, 이어서 현대의 퀴어 담론 속 캠프에 대한 문

헌(Bergman, 1993; Butler, 2008; Cleto, 1999) 고찰

을 시행하였다. 사례연구로는, 컨데나스트(Condé 

nast)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미켈레의 구

찌 컬렉션 중 2015년 F/W 컬렉션부터 2020년 리조

트까지 1,775개의 사진 자료를 수집한 후, 그중 

1,432개를 사례 분석하였다. 버그만의 캠프의 특성 

세 가지를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장성 유형 1,205개, 팝 캠프(Pop camp) 유

형 34개, 그리고 젠더 모호성 유형 193개로 분류되

었다. 본 연구는 미켈레의 사례 분석을 통해 캠프 

미학의 요소와 의미들을 면밀히 고찰하는 동시에 

그 특성을 체계화하고자 하며, 나아가 새로운 세

대의 미적 취향의 변화를 논의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105 -

구찌 컬렉션에 나타나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캠프 미학

Ⅱ. 이론적 배경

1. 캠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캠프의 정의 및 기원

케임브리지 사전은 캠프를 ‘일부 사람들이 게이

(gay)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

식’, 혹은 ‘밝은 색상, 큰 소리, 이상한 행동 등을 유머러

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Cambridge 

dictionary, n.d.). 캠프의 어원은 바로크 시대인 1671년 

몰리에르(Molière)의 희곡 �The Adventures of Scapin�

에서 ‘희극왕처럼 한 다리로 과장하기(camping on one 

leg, like a comedy king)’라는 묘사에서 보듯이 행동의 

과장성을 암시하는 것에서 기원한다(The Met, 2019). 

또한, 바로크 시대 베르사유(Versailles)를 중심으로, 

인위적이고 연극적인 문화를 사랑하던 취향에서 비롯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Sontag, 1990), 볼턴은 캠프의 

기원을 다루면서 태양왕 루이 14세와 그의 동생 필립 

오를레앙 공(Philippe d'Orléans)을 전시의 초반에 배치

하였다(The Met, 2019). 오를레앙 공은 바이섹슈얼

(bisexual)로 프랑스 왕실 내에서 호모섹슈얼리티에 

관한 여러 기록으로 유명한데, 유아시절부터 여성의 

옷을 입거나, 인위적이고 과장된 미에 대한 취향을 

보였다(Denton, 2014). 또 다른 역사적 기록으로는, 

19세기 중반 어니스트 볼턴(Ernest Boulton)과 프레데

릭 파크(Frederic Park)라는 인물들이 여성의 복장을 

착용해서 동성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Huges, 

2013), 그들의 혐의가 ‘campy’, ‘campish’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음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퀴어 문화와 결

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캠프를 스타일로 묘사

한 사람은 1954년 크리스토퍼 이셔우드(Christopher 

Isherwood)로, ｢The World in the Evening｣을 통해, 로우 

캠프(Low Camp)를 퀴어 세계, 하이 캠프(High Camp)를 

바로크 예술과 발레를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Bergman, 1993). 즉, 캠프의 초창기 어원은 도덕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동적인 연극성을 표현하는 것이었

지만, 헤테로섹슈얼(heterosexal) 사회의 규범 혹은 도

덕적 잣대로 보면, 그 단어는 젠더 정체성이나 젠더 

성향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용어가 되었다.

2) 캠프에 대한 논의

(1) 하위문화로서의 캠프 

캠프는 미디어 중심의 1960년대 사회에서 대중매

체가 이를 사회의 하위문화로 다루면서 대중적 관심

을 받게 되었다. 이셔우드의 문학 작품 ｢The World 

in the Evening｣ 이후 캠프에 대한 최초의 미학적 접근

을 시도한 사람은 손택으로, 캠프를 ‘부자연화, 인위

성과 과장성을 사랑함(love of the unnatural, of artifice 

and exaggeration)’, ‘실패한 심각함(failed seriousness)’, 

‘심각함을 가벼움으로 변환시키는 것(converts the 

serious into the frivolous)’으로 서술하였다. 그녀는 문

학, 영화, 디자인, 패션, 그리고 미술에 걸쳐있는 다양

한 캠프의 사례를 제시하였다(Sontag, 1990).

손택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스타덤으로 인해, 캠

프는 다수의 매체로부터의 주목은 물론, 이전과는 

달리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미디어 중심의 

1960년대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대중매체는 캠프

를 손택의 의도와는 별개로 재해석하였고, 팝 문

화를 혼재하여 사용하였다(Kang, 2005). 그리하여, 

젠더 담론이 약화된 팝 캠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캠프의 요소 중 과장성과 연

극성이 미디어 문화와 결합되면서 그 특성이 강조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손택의 에세이에 대한 대중

의 관심 이후, 그 개념은 다양한 젠더 담론을 통해 

정립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손택은 조형미술의 

캠프의 사례로 파리의 지하철 출구를 예로 들었는

데, 출구의 금속 잎사귀로의 변형은 조잡함과 기

괴함을 지닌 진지한 예술의 형태라 묘사하였다. 

또한, 그녀는 아르누보 시대에는 캠프가 과장됨을 

사랑하면서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탈

출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Sontag, 1990). 손택은 패

션에서의 캠프 사례로는, 극단주의적 요소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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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패션의 보아뱀 깃털과 비즈 장식이 가득

한 드레스를 예로 들었다. 또한, 그녀는 그레타 가

르보(Greta Garbo)의 중성성을 캠프스럽다고 정의

하였다. LaBruce(2014)는 손택의 이러한 취향은 개

인적인 것으로, 모든 예시가 캠프의 사례와 부합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손택이 묘사한 가르보의 

‘중성적 공허함(androgynous vacancy)’은 손택 개인

의 레즈비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

였다.

Eco(2007)는 손택의 에세이는 캠프를 독립된 미

학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손택이 캠프의 미적 범주를 키치(kitsch)와 공유시

키며 캠프를 변덕스러운 것으로 정의하였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에코는 캠프를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키치임을 아는 사람이 겪는 키치

의 경험’으로 서술하며, 캠프를 키치와 함께 추

(ugliness)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는 캠프의 요소 

중 자연주의를 거스르는 극단주의적 요소에는 동

의하지만, 젠더 담론이 빠진 나머지의 손택의 서

술에 기초하여 캠프를 묘사하였다.

키치와 캠프의 미적 범주는 손택 이후 팝 문화

와의 결합으로 인해 혼재되었는데, 저급한 취향에 

대한 자각적 인지 여부, 젠더 담론의 여부를 기준

으로 각각의 미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예술 작품에 나타난 팝 

캠프의 복제성은 캠프와 키치 모두 공유한다는 특

성을 보이고 있으나, 그는 캠프의 몰지각성에 대

해서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Cleto, 1999). Kang(2005)

은 미술 비평가의 관점에서 캠프와 팝 현상에 대

한 개념적 구분을 강조하였는데, 대중매체에서 두 

개념을 혼란스럽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손택

의 에세이 발표 이후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손택

은 캠프의 미학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

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 묘사가 결핍되어 있는

데, 이는 1960년대 뉴욕 엘리트 집단의 문화권 내

에서 사용되던 키치와 캠프의 혼재된 개념이 그녀

의 저술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Eco, 2007). 

(2) 퀴어 담론과 캠프

손택의 캠프에 대한 논의에 반해, 리차드 다이어

(Richard Dyer)와 잭 바부시오(Jack Barbuscio)는 팝 

캠프 현상을 비판하면서, 캠프를 게이 감수성 대한 

정체성의 표현으로 주장한 바 있다(Cleto, 1999). 그

들은 아이러니, 미학주의, 연극성, 유머 등 이성애

자의 감수성에서 천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미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드러나는 진지함은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

였다(Barbuscio, as cited in Kang, 2005). 

손택의 에세이에서 이러한 젠더 담론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앤드로지니(androgyne)

는 확실히 캠프의 관능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들 중 

하나(the androgyne is certainly one of the great images 

of camp sensibility)’, ‘여성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남성적인 어떤 것(what is most beautiful in 

feminine women is something masculine)’, 그리고 

‘캠프는 중성적 스타일의 승리(the triumph of the 

epicene style)’라고 서술한 바 있다(Sontag, 1990). 

그러나 그녀는 어디까지나 미적 취향에 캠프를 귀

결시켰고, 이를 매스미디어의 댄디즘(Dandyism)으

로 비약시켰다. 그녀는 캠프와 퀴어 의식의 중첩

성을 인정하면서도, 호모섹슈얼 문화로부터 캠프 

취향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LaBruce(2014)는 손택의 에세이를 비판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되, 그녀의 레즈비언적 취향으로 서술

된 미적 관점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캠프의 기원에 

있어 남성 성소수자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를 동성애 규범성(homonormativity)에 대한 기본

적인 권리 주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용어는 

1990년대 초 이성애 규범성(heteonormativity)에 대

항적 단어로 생겨났고, 성소수자들이 사회 주류인 

이성애자들의 특권에 대항하는 과정에 기원하고 있

다(Stryker, 2008). 이처럼 팝 캠프에 대해 비판적인 



- 107 -

구찌 컬렉션에 나타나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캠프 미학

관점을 가진 캠프 담론가들은 ‘실패한 진지함’으로 

묘사된 손택의 비정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서술을 

비판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추구적 행동에서 비

롯된 캠프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젠더 담론을 모아서 앤솔로지(anthology)

를 출판한 파비오 클레토(Fabio Cleto)는 캠프를 퀴

어 미학으로 다루었다(Cleto, 1999). 퀴어는 아우르

다(across)의 의미가 담겨있어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게이나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레즈비

언(lesbian)을 넘어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난 성의식

을 가진 모든 성소수자를 포괄한다. 클레토는 캠

프를 감수성(sensibility), 취향(taste), 양식(style), 미

학(aesthetics), 그리고 문화 경제(cultural economy)

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캠프에 관

한 연구가 문화 현상학, 레즈비언, 게이, 퀴어 젠더

학, 사회학, 페미니즘, 그리고 미디어학으로 발전

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캠프와 퀴어가 

가진 은밀성(clandestine)과 비확실성(inauthenticity)

이라는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호모섹슈얼리티가 

퀴어보다 한정되었다는 푸코(Foucault)의 담론을 

인용하여, 캠프를 호모섹슈얼리티 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퀴어로 확장하는 것이 낫다고 서술하였다

(Cleto, 1999). 

(3)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으로서의 캠프

현대 퀴어 이론(queer theory)에서 캠프는 주류 사

회를 풍자하고 인용하며 패러디하는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의 한 줄기로 설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초기 

퀴어 이론의 창시자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가 언급한 수행적 젠더 정체성은 사회가 인정하는 

성(sex)과 젠더(gender)의 일치를 위해 규범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Butler, as cited in Kim & Yim, 2015). 따라서 

젠더 규범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

복을 통해 학습된 것이고, 성과 젠더, 그리고 섹슈

얼리티의 구별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젠더 정체성

은 무한한 동적인 흐름을 통해 형성된다고 버틀러

는 주장하였다(Butler, 2008). 이는 버틀러가 주장하

는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패

러디적 젠더 정체성이란 원본을 모방하되 조롱 또

는 아이러니와 같은 비평을 덧붙여 차별화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원본은 더 이상 모방본보다 우월하

지 않다는 이론이다(Cho, 2001). 버그만은 버틀러의 

퀴어 이론에 대한 연구가 젠더 전복성(subversion)을 

지닌 캠프의 학문적 연구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하

였다. 젠더 전복성이란 정체성에 있어 철저한 존재

론적 비판을 한 버틀러가,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오랜 시간 강제적으로 주입된 정체성을 뒤집는 과

격한 충동을 일컬은 것이다(Nayak & Kehily, 2006). 

인류학자 에스더 뉴턴(Esther Newton)이 1972년 발표

한 ｢Mother Camp: Female Impersonators in America｣

는 미국의 드래그 퀸(Drag queen)을 대상으로 동성애

적 삶 속의 캠프를 다룬 초창기 연구이다(Bergman, 

1993). 인터뷰 방식을 통한 뉴턴의 드래그에 관

한 연구를 보면, 성 역할은 규범이 아니라 연기

(performance)이며, 드래그 퀸 모두가 캠프의 범주에 

포괄되지는 않지만, 동성애자 특유의 창의성이 표

현되고 있었고, 이를 사회의 하위문화의 한 스타일

로 서술한 손택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Butler, as cited in Kang, 2005). 하지만, 버그만은 주

류 사회가 캠프가 복장 도착자(transvestite)라는 고

정관념을 드래그 문화를 통해 과장해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이것이 동성애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거

나, 정치적인 역행도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드래그는 생물학적 본질은 남성이지만 외적인 용모

는 여성으로 표현하며, 때로는 내적 혹은 정신적 본

질은 여성이지만 생물학적 용모는 남성으로 보이기

도 한다. 따라서 드래그는 안과 밖, 그리고 육체와 

정신을 이중으로 전복시키는 탈자연화된 성과 젠더

의 사례로, 버틀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캠프가 가진 과장적(hyperbolic), 패러디적(par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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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적(anarchic), 그리고 과잉적(redundant), 스

타일은 헤테로섹슈얼이 가진 본질성(originality), 자

연주의성(natualism), 그리고 정상성(normality)을 전

복시킨다(Bergman, 1993). 따라서 캠프가 가진 사

회 해학적 속성은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의 한 요

소로 이해될 수 있으며, 창의적으로 메인 사회를 

인용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바부시오에 의

해 강조된 것과 같이, 동성애자 특유의 위트, 유머, 

부조화성, 탈자연화 같은 표현으로 발현되는 특성

들은 원본에 대한 모방에서 오지만 원본을 뛰어넘

는 미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

2. 캠프에 대한 데이비드 버그만의 정리

본 연구에서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버그만은 파비

오 클레토의 출간 이전에, 1993년 자신이 게이학(gay 

studies) 연구자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연구의 내용 중 

캠프에 관한 앤솔로지를 출판하였다(Bergman, 1993). 

그는 자신의 저서「Camp Grounds」를 통해, 1990년

대 초 아이비리그 캠퍼스 주변에서 게이학이나 레즈

비언학에 대한 다양한 콘퍼런스들이 개최되는 현상

을 주목하였고, 이브 세즈윅(Eve Sedgwick), 더글라

스 크림프(Douglas Crimp), 조나단 달리모어(Jonathan 

Dollimore), 버틀러와 같은 학자들의 캠프에 대한 관

심, 그리고 에이즈(AIDS)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함께 

언급하였다. 육체와 젠더를 문화의 산물로 보는 푸코

의 철학은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alist theory)로 이

어졌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주목으로 인해 캠프가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시 존중되는 전환점을 맞

이하였다고 버그만은 서술하였다. 그는 캠프에 대한 

고찰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고찰, 캠

프와 다른 성적 스타일의 표현을 수반한 사례, 그리

고 캠프가 간헐적으로 언급된 동시대의 퀴어 담론을 

담고 있는 넓은 범위의 에세이로 구성하였다. 그는 

캠프가 호모섹슈얼 문체학(homosexual stylistics)의 

배경 역할을 하며, 캠프만큼 성 정치학(sexual politics)

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후속 담론은 성적인 스타일을 반

대하거나 주장하는 문체학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

하였다. 

버그만은 손택의 에세이 이후 이어져왔던 학자

들의 캠프에 대한 합의사항을 다음의 4가지로 정

리하였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캠프가 ‘과장’, ‘예술적’이

거나 ‘극단적’인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대상 또는 

대상이 인식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캠프는 대중문화, 상업 

문화, 또는 소비주의 문화와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셋째, 캠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캠프를 보거나 

캠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문화적 주류의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캠프는 동성애 문화, 또는 

적어도 욕망의 자연화(naturalization)에 의문을 제

기하는 자의 의식적 에로티시즘과 관련이 있습니

다(Bergman, 1993, pp 4-5).”

버그만이 언급한 첫 번째의 과장적 요소는 캠

프가 가진 어원에서 비롯된 시각화된 특성에 대한 

정의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언급된 대중문화와

의 긴장감은 매체에 의한 팝의 개념과의 혼재에서 

비롯된 1960년대의 담론들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요소는 성 소수자들의 

담론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들의 사회적 및 문화

적 소수성에 대한 특성과, 성 감수성에 대한 부분

을 언급한 것으로, 캠프 담론에 대한 종합적인 합

의사항을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버그만은 남

성 성적 소수자만을 지칭하는 게이학의 일원으로 

캠프를 접근하였으나, 손택의 에세이를 비판 없이 

고찰하였고, 이를 그의 두 번째 요소로 언급하였

다. 그는 손택이 캠프를 “호모섹슈얼리티가 사회 

속에 통합되는 것을 원하는 일원으로서 그것의 미

적 감각을 전파한 것”(p. 9)으로 인식했을 것이라

면서, 손택의 에세이에 의한 긴장감이 캠프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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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캠프의 파괴적

인 잠재력과 억압에 대한 수용으로써의 능력을 

논의하게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Bergman, 1993).

3.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디자인 특성

본 연구는 패션에서의 캠프 미학의 사례를 분

석해 봄으로써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분석의 대상으로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197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로마 코스튬 인스티튜트(Institute of Costume 

in Rome)를 졸업하였다. 로마라는 도시가 영화나 

오페라와 같은 문화의 배경이 되어왔기에 그의 이

러한 성장 배경은 그의 작품세계의 전반에 걸쳐있

는 연극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

다. 2002년 톰 포드(Tom Ford) 하의 구찌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014년 크리에이티브 디

렉터로 임명될 때까지 12년을 근무하였는데,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프리다 지아니니(Frida 

Giannini)가 갑작스럽게 사퇴하자 CEO 마르코 비

자리(Marco Bizzari)에 의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Bowles, 2015). 

2015/2016 F/W 컬렉션부터 구찌를 총괄해온 그

는 구찌의 폭발적 매출 신장에 기여함으로써 새로

운 르네상스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

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점

이 괄목할 만한데, 그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교체한 이후 구찌의 상업적 성공의 구체적 사항은 

2018년 매출 80억 달러 중 62%의 매출이 25세 이

하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의 구매였

고, 특히 24세 이하인 Z 세대(Generation Z)가 매출

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었다(Lager, 2019). 미켈레

가 자신의 창의적인 미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비자리는 2018년 4월 19일 37,000 평방미터 규모의 

구찌 아트랩(Gucci Artlab)을 설립하였고, 500명의 

신입사원도 채용하였다(“Gucci Artlab”, 2018). 구찌

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새로

운 세대의 미적 취향을 반영함은 물론 기술과 체

계적인 생산과도 연계시켜 상업적인 성공을 이어

나가고 있다.

미켈레는 �Vogue�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구

축하고자 하는 구찌는 전 책임자 지아니니와는 완

전히 차별화되며, 단순한 아름다움과 섹시함보다

는 관능(sensuality)을 추구하고 있고, 전통적인 구

찌에 대한 해석은 패션의 측면보다는 태도의 측면

에서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Bowles, 2015). 

다양한 문화와 미적 표현 그리고 미디어적 요소가 

혼재된 그의 작품은 많은 매체에서 ‘ugly fashion’ 

혹은 ‘bad taste fashion’ 등과 같은 포괄적인 키워

드로 설명되기도 하는 등 그의 미학에 대한 분석

은 쉽지 않다. 그의 중성적인 미적 표현은 젠더 흐

름성(gender fluid)(Bauknecht, 2017), 젠더 유연성

(gender flexible)(“Gucci’s Alessandro Michele offers”, 

2015), 젠더 뒤틀림(gender bending)(Madsen, 2015), 

젠더 불특정(Gender unspecific)(Bowles, 2015), 젠더 

중립성(Gender neutral)(Bowles, 2019a) 등으로 지칭

되기도 한다. 그는 또한, 퀴어 정체성과 같은 젠더 

다양성 존중의 일환으로, 취임 이후 트랜스 젠더 

모델 해리 네프(Hari Nef)를 첫 향수 모델로 고용

하기도 하였다. 미켈레는 2018년 F/W 시즌을 시작

으로, 남성과 여성 컬렉션을 따로 나누지 않고 단

일 컬렉션으로 발표하고 있다. 디자이너 개인의 

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미켈레는 파트너 바니 

아틸리(Vanni Attili)와 공개적인 연인 관계에 있다

고 알려졌지만(Bowles, 2019a), 그는 자신의 개인적

인 젠더 성향과 디자인 세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볼턴이 기획한 ｢Note on fashion; camp｣는 손택

의 에세이로부터 속임수(artifice), 과함(excess), 사치

(extravagance), 풍자(irony), 동경(nostalgia), 오래된

(démodè), 순수함(innocence)이라는 키워드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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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서사적인 전시로 구성되었다(Bowles, 2019b). 

미켈레의 작품은 그 전시에 다수 전시되었고, 그

는 그 전시의 전야제 갈라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

도 하였다. 그 전시는 손택의 미학에 기반을 둔 것

이어서, 모든 작품의 사례가 캠프의 본질에 부합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미켈레의 작품 사례는 

중성적 젠더 표현에 대한 그의 미적 고심을 보여

주고 있기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였다

고 판단되었다. 

Ⅲ.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구찌 
컬렉션에 나타나는 캠프의 특성

본 연구는 버그만의 정리를 토대로, 패션에 있

어서 캠프 미학의 사례 분석에 대한 기준을 다음

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캠프는 미적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성이나 연극성이 있는 극단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둘째, 대중적 관심에 의해 팝 

캠프 현상이 등장했듯이, 캠프와 대중문화･상업문

화･소비주의 문화와의 연결 속에는 긴장감이 존재

한다. 셋째, 동성애 혹은 전통적인 개념을 벗어나

는 성적 정체성을 표현한다. 버그만이 세 번째로 

언급했던 문화적･사회적 소수성에 대한 조건은 젠

더 특수성에 대한 거부감과 분리성이 약해진 새로

운 소비층의 등장이라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기

에 분석 유형의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젠더 

담론이 과거의 대립 구도에서 최근의 다양성에 대

한 존중으로 발전함에 따라 성소수성에 대한 대중

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

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버그만과 클레토의 문

헌을 기반으로, 동성애자, 호모섹슈얼리티, 혹은 게

이와 같은 용어를 지양하고, 퀴어 이론에 기반을 

둔 ‘젠더 모호성’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였다.

다음으로, 버그만의 정리에 기반을 둔 세 가지

의 유형이 미켈레의 사례 속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일곱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Table 1). 첫 번째 기준인 과

장성 유형에서는 서사성, 레트로성, 극단성이 관찰

되었고, 두 번째 기준인 팝 캠프 유형에서는 통속

성, 패러디성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젠더 모호성 유형에서는 해체성과 퀴어성

이라는 특성이 도출되었다.

1. 과장성 유형

버그만이 언급한 과장성 유형은 단순히 조형적으

로 과장된 형태를 취하는 것을 넘어 캠프의 기원인 

몰리에르의 희극과 바로크 시대의 과장되고 인위적

인 미적 취향까지 두루 통합한다. 과장성과 관련, 세 

가지의 유형 사례가 분석되었는데(Table 2), <Figure 

1-3>은 복식사 속의 코스튬을 과장되게 해석하거나 

비맥락적인 요소를 혼재시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서

사를 전달한 사례이다. <Figure 4-6>은 20세기 이후의 

현대 복식을 과장되게 재해석하면서 미켈레의 레트

로 룩을 구현한 사례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Table 1. 미  사례에서 나타나는 캠 의 유형별 특성.

과장성 유형 팝 캠프 유형 젠더 모호성 유형

서사성

(epic)

역사적 코스튬에 대한 

과장적, 인위적 재해석

통속성

(conventiona

lity)

과장된 로고의 삽입, 반복

적인 배치 등 소비주의의 

세속성을 드러냄.

해체성

(deconstru

ction)

슈트의 재단을 해체하고 불

균형하게 만들며, 남녀별 

슈트의 경계를 무너뜨림.

레트로성

(retro)

20세기의 아이코닉(iconic)

한 아이템들의 재해석 패러디성 

(parody)

저급한 문화로 여겨지던 

미디어적 요소를 패러디

하거나 심각한 맥락에서 

벗어나 유아적이고 코미

디적인 요소를 포함시킴.

퀴어성

(queerness)

젠더 이분법 내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극단적인 

요소를 인위적으로 차용함

으로써 탈자연화된 성의식

을 표현함.

극단성

(extremeness)

동시대의 극단적인 미

의식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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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9>는 동시대의 아티스트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면서 미켈레만의 신

인류를 창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미의식을 반영하

고 있었다.

<Figure 1>에서는 그리스와 로마 같은 고전시대

의 튜닉, 엠파이어 시대의 숄과 드레이퍼리, 르네

Table 2. 과장성 유형.

서사성 

Figure 1. Gucci Resort 2018. 
From RESORT 2018 READY-TO-WEAR Gucci. 

(n.d.a).
https://www.vogue.com

Figure 2. Gucci Fall 2017.
From FALL 2017 READY-TO-WEAR Gucci. 

(n.d.).
https://www.vogue.com

Figure 3. Gucci Resort 2018.
From RESORT 2019 READY-TO-WEAR Gucci. 

(n.d.a).
https://www.vogue.com

레트로성

Figure 4. Gucci Spring 2018.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Gucci. 

(n.d.a).
https://www.vogue.com

Figure 5. Gucci Resort 2019.
From RESORT 2019 READY-TO-WEAR Gucci. 

(n.d.b).
https://www.vogue.com

Figure 6. Gucci Resort 2019.
From RESORT 2019 READY-TO-WEAR Gucci. 

(n.d.c).
https://www.vogue.com

극단성 

Figure 7. Gucci Fall 2018.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a).
https://www.vogue.com

Figure 8. Gucci Fall 2018.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b).
https://www.vogue.com

Figure 9.  Gucci Fall 2019.
From FALL 2019 READY-TO-WEAR Gucci. 

(n.d.).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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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스 시대의 헤어스타일과 장식 등을 차용하면서

도, 컬러로는 하늘색, 자주색, 연분홍색을 사용하

고 퍼(fur) 소재를 활용하는 등 역사적 고증과는 

다른 비맥락적인 색채 및 소재를 사용하였다. 반

면에 <Figure 2>에서는 일본 양식에서 차용한 종

이 파라솔과 17-18세기의 유럽 문화에서 유행한 

중국 양식(chinoiserie)을 재해석한 룩을 선보였다

(Mower, 2017a). 이러한 양상은 이미 유럽의 시각

에서 해석된 동양미를 미켈레만의 시각으로 재해

석한 것이다. <Figure 3>에는 대영제국 시대의 헤

어스타일과 당대의 상징인 골드 컬러가 사용되었

지만, 실루엣이나 옷의 조형은 역사적 레퍼런스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듯 미켈레는 역사를 인용하되 

이를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는데, 그의 과장되고 인

위적인 미적 표현 속에서 캠프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과장성 유형의 두 번째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켈

레만의 레트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그는 20세기

의 아이코닉한 아이템들을 자신만의 취향으로 인위

적이고 과장되게 재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Figure 

4>는 2018년 봄 컬렉션 작품으로, 반짝이는 글램

(glam)과 1980년대의 어깨를 되살리고 있는데, 미켈

레는 이 컬렉션을 위해 런웨이를 빈티지 복제품으

로 가득한 동굴로 꾸몄고, 안개가 자욱하고 조명이 

비치는 홀을 활용해 연극적인 요소가 돋보이도록 

하였다(Mower, 2017b). 미켈레는 런웨이를 구상하

는 단계에서 사용할 음악과 공간을 미리 구상해 두

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고심은 관람자들에

게 강렬하고 모순적이며 어두운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언론의 찬사를 이끌어 내었다(Mower, 2017b). 

<Figure 5, 6>은 미켈레가 코코 샤넬(Coco Chanel)의 

기념비적인 재킷을 본인의 감수성으로 재해석한 사

례이다. <Figure 5>에는 합성 가죽 소재를 사용하였

는데, 이로써 트위드 혹은 저지를 기본적인 소재로 

사용하는 샤넬의 클래식한 슈트보다 인위적인 조형

을 구축하였다. <Figure 6>은 밀짚모자, 하얀색 레

이스 스타킹, 그리고 스포츠 샌들을 매치시킴으로

써 클래식과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샤넬의 슈트를 

비틀고 패러디하였다.

미켈레의 작품의 과장성 유형의 마지막 사례들

은 이야기와 세계관을 구축하고, 극단적인 미의식

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Figure 7, 8>의 사례를 보면, 미켈레는 미국의 사

상가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A Cyborg 

Manifesto」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2018년 가을 컬

렉션에서 수술실을 연상시키는 런웨이에 모델의 

얼굴을 기괴한 생명체와 같은 조형물로 구현하여 

패션 장신구로 등장시킴으로써 극적인 연극성을 전

달하였다. Mower(2018)는 이 작품 사례를 ‘트랜스

휴먼(Transhuman)’으로 표현하였는데, 미켈레는 그

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태어난 자연 상태의 테두리

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탈자연화된 미의식을 반영한다. 또

한, 성역할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미켈레의 은유적 능력으로 평가된다(Mower, 

2018). <Figure 9>의 커다란 스파이크(spike)가 달린 

마스크는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패션쇼의 연극성

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는데, 이처럼 미켈레는 

매 시즌 컬렉션의 전체적인 룩에 연극성을 더하는 

아이템을 판매와는 별도로 의도적인 배치를 하고 

있었다. 미켈레는 이 2인치 길이의 스파이크가 

달린 페티시(fetish)적인 마스크는 ‘비어있으면서도 

가득 차 있다(a mask is hollow, but also full)’라고 

표현하였다. 숨기고 드러내는 것의 대비, 방어적이

고 공격적인 것의 표현으로 설명된 이 마스크는 

대비적인 아이러니함을 과장되게 풀어내고 있었다

(Phelps, 2019). 

2. 팝 캠프 유형

버그만은 1960년대에 캠프를 하위문화로 분석

했던 손택의 시각과 이에 호응하는 헤테로섹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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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반응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1960년대에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

들이 가지고 있던 주류 사회에 대한 반항성은 대

량 생산과 예술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팝 아트로 

나타났는데, 캠프도 주류 사회에 대한 해학이라는 

점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일부분 공유하게 

되면서 팝 캠프적 취향이 탄생하게 되었다. 팝 캠

프는 캠프 담론 내에서 헤테로섹슈얼 커뮤니티와 

호모섹슈얼 커뮤니티의 미적 태도 차이를 극명하

게 대비시키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캠프의 미적 

파급력을 증명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미켈레의 

작품에서도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팝 캠프 유형

이 관찰되었는데, 그도 미디어에서 차용한 만화나 

팝 아트의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Table 3). 

<Figure 10, 11>의 사례는 미켈레 작품의 통속성

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2020년 리조트 컬렉션에서 

그는 구찌의 시그니처인 로고를 도착적으로 반복

하였다. 또한, 1980년대의 레트로 감성에서 영감을 

받은 2018년 S/S 컬렉션에서 그는 구찌의 로고를 

거대하게 프린트하거나, 클래식한 구찌의 더블 로

고 목걸이를 배치함으로써 소비주의의 통속성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나타난 패러디성의 사례에서 미켈레

는 심각성과 해학성을 극적으로 긴장시켜 캠프 미

학의 패러디적 감수성을 표현하였다. <Figure 12>는 

글리터(glitter)와 루렉스(lurex), 그리고 타조의 깃털

로 만든 작품이 주를 이루었던 2019년 S/S 컬렉션

에 선보인 작품으로, 사진 속 남성이 들고 있는 미

키 마우스 가방은 전체 컬렉션의 심각한 맥락과 대

비되는 팝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관찰자로 하여금 

해학적인 패러디성을 느끼게 하였다. <Figure 13>에

는 최고급 루렉스 자카드 니트 패턴의 정교한 의상

이 등장하지만, 이와 대비를 이루는 캐릭터 티셔츠

와 매치시킴으로써 전통과 럭셔리에 대한 패러디를 

보여주었다. 미켈레는 �Interview�와의 인터뷰를 통

해, 이처럼 비맥락적인 상황에서 캐릭터들을 차용

한 디자인을 등장시킨 배경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에게 있어서 디자인 과정은 라이프 스타일과 직접

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2019년 봄 컬렉

션을 준비할 때, 부르주아적인 드레스와 재킷에 미

키 마우스 모티브를 넣었는데, 그의 이러한 매치는 

모든 디자인 팀원을 경악하게 만들었다(Haramis, 

2018). 미켈레는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잠재적 의식 

속에 기반하며, 대중들 앞에서 속옷을 벗어던지는 

행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Table 3. 팝 캠  유형.

통속성 패러디성

Figure 10. Gucci Fall 
Mens 2016.

From FALL 2016 MENS 
Gucci. (n.d.a).

https://www.vogue.com

Figure 11. Gucci Spring 
2018.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Gucci. 

(n.d.b).
https://www.vogue.com

Figure 12. Gucci Spring 
2019.

From SPRING 2019 
READY-TO-WEAR Gucci. 

(n.d.a).
https://www.vogue.com

Figure 13. Gucci Fall 
Mens 2016.

From FALL 2016 MENS 
Gucci. (n.d.b).

https://www.vogue.com

Figure 14. Gucci Resort 
2020.

From RESORT 2020 
READY-TO-WEAR. (n.d.).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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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과정에서 다중적인 자아를 느끼고 있다고 

전하였다(Haramis, 2018). <Figure 14>에서는 유아적

이고 저급한 문화로 여겨졌던 미디어의 요소를 심

각하게 패러디함으로써 동시대의 럭셔리 브랜드가 

가지는 아이러니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켈레는 

‘캠프를 포용하는 것은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부분들

과 대화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대화가 그

에게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벼운 미디어 캐릭터들을 차용하는 

것은 단순한 복제 행위가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

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Haramis, 

2018). 따라서 그는 미디어의 가벼움을 해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바로 캠프적 창작 과정이라고 

인식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미켈레의 팝 캠프 유형의 사례는 타 유형에 비

해 비교적 드문 빈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유형

의 사례들은 패션쇼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등장함은 물론 관찰

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패

션쇼의 심각함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미켈레만의 

위트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캠프의 효과로도 볼 수 

있다.

3. 젠더 모호성 유형

본 연구가 분석한 젠더 모호성 유형(Table 4)의 

사례는 남성복이 대부분이었다. 첫 번째, 미켈레는 

테일러드 슈트를 새롭게 해체 및 재단하면서 의

상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양성 모두가 입을 수 있

는 새로운 프로포션(proportion)을 제시하고 있었다. 

<Figure 15>는 2016년 남성복 봄 컬렉션에 등장한 

슈로, 어깨의 컷은 균형이 무너질 정도로 좁게 재

단되었고, 칼라(collar)는 좁고 낮으며, 밑위는 과

하게 아래로 재단되었다. <Figure 15>와 유사하게 

<Figure 16>에서는 비균형적이고 해체적인 여성의 

테일러드 슈트가 등장하는데, 이는 슈트라는 아이

템이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는 선입견을 무너뜨

리게 한다. <Figure 17>의 재킷은 좁고 구조가 무

너진 어깨, 손목이 드러나는 소매의 기장, 그리고 

타이트한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유아용 재킷에서

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소매의 길이, 화려한 장식

의 칼라, 어깨와 가슴 및 허리의 구조를 찾아볼 수 

없는 재단 등을 통해 젠더가 모호한 테일러드 슈

트를 선보였다.

두 번째, 미켈레는 젠더 이분법에서 구축된 극단

적인 성적 표현을 타성에게 접목함으로써 젠더의 자

연화에 의문을 제시하는 탈자연화적인 퀴어 젠더룩

을 선보였다. 2019년 봄 컬렉션에서 선보인 <Figure 

18>의 남성용 연미복은 하의에 조개를 장식으로 사

용하였고, 이는 여성 성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아이템을 남성복에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젠더 의식

을 뒤트는 표현을 선보였다. <Figure 19>는 속옷으로 

쓰이던 복서(boxer)를 클래식한 슈트 상의에 매치시

켰다. 나아가, <Figure 20>은 남성복에 여성복의 요소

를 차용한 것을 넘어서서 페티시적 성적 표현이 비맥

락적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다리의 노출을 두드러

지게 보여주는 검정 가죽 핫팬츠가 이에 활용되었다. 

미켈레는 �W Magazine�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세대는 SNS를 통해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매혹하기를 

원하며, 성적 정체성에 대한 표현은 모호하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Petrarca, 2016). 

이러한 그의 과도한 미적 표현은 헤테로섹슈얼 체계

의 본질성, 자연주의성, 그리고 정상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과장적, 패러디적, 무정부주의적, 그리고 과

잉적 스타일로 재해석하면서(Bergman, 1993) 젠더 정

체성의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

한 미켈레의 미적 표현은 패션에서 젠더의 무한한 

유동성을 보여주는 퀴어 미학을 선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이러한 비맥락적이고 탈자연화된 부

조화적 미는 퀴어의 정체성이 헤테로섹슈얼 주류 사

회에서 불법행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행해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캠프 미학은 퀴어가 자신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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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구 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추구

하지만, 동시에 법적, 그리고 도덕적인 규범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미적 표현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4. 종합적 논의

미켈레의 작품 사례의 분석에 대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미켈레의 캠프 유형 중 과장성과 관련된 사례

를 살펴보면, 그는 런웨이를 극장으로 사용하여 

사례별로 역할을 보여주는 연극적 표현을 하였고, 

이러한 각각의 역할들은 젠더 이분법적인 성적인 

표현 없이 양성적인 외형을 통해 서사성의 전달에 

집중하였다. 그의 강렬한 대비와 과장된 조형에 

기반을 둔 표현은 실제보다 더 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었

다. 이렇듯 미켈레의 과장적 시각 표현은 연극적

이며, 서사적 구조로 되어있는데, 그는 젠더 표현

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캠프의 감수성과 맥락을 같

이 하였다. 바부시오의 서술에 의하면 캠프의 연

극성(theatricality)의 기원은, “캠프적 사물이나 캠

프적 사람은 현실과 보여지는 것의 괴리적 역할극

인 현실에 대한 극장과도 같은 삶(life-as theater)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헌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ergman, 1993, p. 24). 이는 캠프가 가진 연극성은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 권력에 일정 부분은 패배하

고, 일정 부분은 저항의 형태인 해학으로 나타나

Table 4. 젠더 모호성 유형.

해체성

Figure 15. Gucci Spring 2016 Mens.
From SPRING 2016 MENS Gucci. (n.d.a).

https://www.vogue.com

Figure 16. Gucci Spring 2016 Mens.
From SPRING 2016 MENS Gucci. (n.d.b).

https://www.vogue.com

Figure 17. Gucci Spring 2017 Mens.
From SPRING 2017 MENS Gucci. (n.d.).

https://www.vogue.com

퀴어성

Figure 18. Gucci Spring 2019.
From SPRING 2019 READY-TO-WEAR Gucci. 

(n.d.b).
https://www.vogue.com

Figure 19. Gucci Spring 2018.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Gucci. 

(n.d.c).
https://www.vogue.com

Figure 20. Gucci Resort 2018.
From RESORT 2018 READY-TO-WEAR Gucci. 

(n.d.b).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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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켈레는 조형의 과

장적 표현을 통해 연극적인 서사성을 구축함으

로써 보는 이에게 충격을 주는 트라우마타이징

(traumatizing)의 시각적 언어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의 캠프적 표현은 사회적 역할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괴리감을 과장적인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

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감수성

의 기원은 사회의 집단 구성원과 행동과 생각에 

일치시켜야 하는 관습 아래 억눌러져 있던 남성 

성소수자들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팝 캠프 유형에서, 미켈레는 심각함

과 미디어의 가벼움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거나, 모

티브나 로고를 도착적으로 반복하여 미디어의 요

소를 해학적으로 패러디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하위문화인 컬트(cult)로 묘사된 손택의 캠프 미학

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맥락에서 벗어난 캐릭

터들의 등장, 로고의 무의미한 반복은 소비주의의 

몰지각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부조화스러운 요소

들의 혼재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러한 조형적 특

성은 손택의 캠프 미학 중 미디어에 대한 풍자, 대

중적인 취향에 대한 탈자연화라는 내용이 캠프의 

미적 요소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손택의 캠프 미

학은 젠더 담론을 약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이 캠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미적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손택의 캠프가 사회 풍자

와 탈자연화된 미의식을 팝 문화의 저항의식과 상

당 부분 공유하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젠더 모호성 유형의 표현 방식은 다

른 성의 표현을 섞거나, 비틀거나, 차용을 하고 있

었는데, 미켈레는 이처럼 젠더 이분법적 표현을 

지양하고, 앤드로지너스 감수성을 표현하고 있었

다. 강력하게 대비되는 성 표현의 혼재는 주류 사

회에 억압되어 있던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미적 

표현에서 오는데, 이는 새로운 미적 취향이 될 잠

재적 능력을 지닌다.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점은 

착용자에게도 전해지는데, �La Repubblica�의 패션 

에디터 시모네 마르케티(Simone Marchetti)는 미켈

레의 셔츠를 구입했던 기억을 회상하였다. 그는 

‘알레산드로의 첫 컬렉션에서 빨간 블라우스를 샀

을 때 동료들은 내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막상 입으니 주변 분위기

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게이가 아니었

다. 나는 피콕킹(peacocking)을 하고 있는 것이 아

니었다. 나는 다른 어떤 것, 즉, 예측 불가능한 것

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매력적인 것이 되

었다’라고 인터뷰하였다(Petrarca, 2016). 미켈레의 

비맥락적이고 혼재된 젠더 표현은 관찰자의 젠더 

역할과 정체성의 판단을 지연시키는데, 때로는 이

러한 표현이 착용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새로

운 미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버그만의 정리를 통해 캠프 미학의 

개념적 구조화를 시도하였고, 미켈레의 작품을 실

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캠프 미학의 요소를 고

찰해 보았다. 미켈레의 작품은 캠프 미학이 가진 

대중적 폭발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젠더 정체성

에 대한 미적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퀴

어 미학으로서 캠프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례였다. 

미켈레의 구찌에서 새롭게 표현되는 젠더는 전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의 경우와 차별화를 보여 

주었다. 지아니니와 포드는 젠더 이분법 내에서 

섹슈얼한 전통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구축했던 반면, 미켈레는 중성적 스타일인 앤드로

지너스 작품을 선보이면서 완벽한 여성도, 완벽한 

남성도, 혹은 양성 모두 될 수 있는 작품을 보여줌

으로써 젠더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면서, 젠더 이

분법을 허물고 있었다.

문헌연구 결과, 캠프는 화려한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궁정문화와 궁정문학에서 기원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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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와서 퀴어 문화와 결합하게 되었다. 1960

년대에 손택의 에세이로부터 시작된 캠프의 담론

은 헤테로섹슈얼적 관점과 호모섹슈얼적인 관점으

로 양분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헤테로섹슈얼 

커뮤니티는 캠프를 사회 하위문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호모섹슈얼 커뮤니티는 성적 정체성

을 표현하는 양식화(stylization)라고 주장했다. 이

러한 담론은 푸코학을 잇게 된 후기구조주의자들

에 의해 전환점을 맞는다. 버틀러는 전통적인 성

과 젠더는 분리 자체가 무의미하며, 젠더 이분법

은 사회 권력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이는 비본

질적인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버틀러의 퀴어 이론

에서 캠프는 패러디적 정체성의 범주 내 한 요소

로 존재한다. 퀴어 이론의 초석을 쌓은 버틀러의 

연구는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의 개념을 도입하였

으며, 캠프의 재조명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오

늘날의 캠프는 한 개인이 사회의 구조 안에서 끊

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수행을 강요당해 왔

던 역할에서 벗어나, 권력을 패러디하고, 조롱하

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표출하는 언어, 행동, 미

적 표현, 그리고 스타일로 정의될 수 있다. 

미켈레의 사례는 캠프 미학을 패션의 사례로 표

현하였고, 과장적인 조형적 구현, 미디어와 대중성

에 대한 패러디, 그리고 젠더 이분법을 전복시키고

자 하는 작품으로 캠프 미학의 구체화에 기여하였

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새로운 미적 취향으

로써의 캠프는 구찌의 성공을 통해 그 파급력을 증

명하였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다루어진 퀴어의 성 

정체성은 기존의 세대와 차별이 되는 젠더 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미적 취향에까지 반영이 되었

을 것이다. 이렇듯 패션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젠더 

전복적인 미적 취향은 헤테로섹슈얼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는 도덕과 관련되어 공격을 받았지만, 이

제는 사회의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캠프가 대중화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켈레와 구찌의 괄목할만한 상업적 

성장세를 통해 그의 캠프적 표현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캠프와 대

중문화는 젠더 정체성 담론의 감수성의 변화에 따

라 민감하게 상호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캠프가 

가진 패러디적인 속성은 그 속의 사회 해학적인 

요소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될 경우 많은 대중적 

호응을 얻을 것이다. 아울러, 캠프 취향이 대중화

되는 것은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헤테로섹슈얼 중

심 사회의 적대심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퀴어 정체성에서의 젠더는 변화하며 움직이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끊임없이 미디어와 긴

장하며, 해학과 패러디의 과정을 거친다(Butler, 2008). 

패러디를 통해 인용에 인용을 거친 캠프는 원본과 

모방본의 구분이 무의미한 패러디적 정체성을 지

니게 된다. 이처럼 캠프 안의 탈자연화된 젠더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퀴어 정체성을 가진 현대 주체

들의 새로운 미적 표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

켈레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는 캠프

가 가진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을 각각 다른 형태

로 표현하였는데, 첫 번째 과장성 유형에서는 역

사, 담론, 철학 등 서사의 이야기를 런웨이에서 패

러디하며, 두 번째 팝 캠프는 미디어의 저급성, 소

비주의의 통속성을 패러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

째 유형에서는 젠더 이분법을 허문 젠더의 패러디

를 표현하고 있었다. 

패션은 다른 산업보다 더 빠르게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수용하였다. 패션은 캠프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조형 예술로 주목받고 있기에, 

이에 대한 다층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이를 통해 패션에서의 캠프 미학에 대한 논의

는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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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cent exhibition at the New York City Museum of Art raised public interest in camp aesthetics in fashion.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search and a case study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camp characteristics 

in fashion. The first part of the literature research examined the etymology and the origin of camp, and the secondary 

part examined the queer-gender discourses in order to identify aesthetic features in fashion. David Bergman’s 

classification was used as a criterion for the analysis of camp, who categorized camp into three types: the visual 

exaggeration type, the pop camp containing tension with the media, and the gender-ambiguity which implied the 

denaturalization of traditional gender role. For the case study, Gucci’s new aesthetic expression cases, which achieved 

innovative success thanks to the replacement creative director, Alessandro Michele, were reviewed for analysis. The 

works of Michele’s Gucci collection were analyzed based on Bergman’s three types, from which seven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visual exaggeration type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epic, retro, and extremeness; the pop camp type showed those of conventionality, and parody; and the 

gender-ambiguity type showed those of deconstruction and queerness. In the exaggeration type, Michele exaggerated 

historical costumes, expressed a new retro look, or showed extreme aesthetic expressions. In the pop camp type, he 

repeated the logo in a popular style, converted seriousness into humor, or parodied the mainstream culture. In the 

gender-ambiguity type, he visualized queer aesthetics by deconstructing heterosexual gender roles and by featuring 

androgynous tastes. Michele offered a new aesthetic taste by presenting various camp expressions that may seem 

noncontextual.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conducted the in-depth discussion of the nature of camp, which 

was only treated as a subculture, and of the visual and semantic interaction of camp and fashion. Recently various 

discourse on gender identity has been reflected in fashion works, and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camp aesthetic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 camp, camp aesthetics, Alessandro Michele, Gucci, David Berg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