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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pop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동시대의 청춘의 소리이자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패션은 음악과

긴 히 상호 작용하면서 글로벌 문화의 중심에 선 K-pop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에 시각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타문화권의 유산을 도용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문화적 전유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K-pop이

다양한 문화권의 젊은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찰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다. 본 연구는 뉴스 기사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

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뉴스 기사를 통한 사례분석에서는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을 분석했다. 

첫째,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에서는 인종의 전형화와 희화화, 전통의 비맥

락화와 환상 및 낭만화, 역사의 비맥락화와 환상 및 낭만화 그리고 종교의 환상 및 낭만화로 총 7가지 유형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유형의 사례에서는 블랙피싱이나 블랙페이스를 통해 타인종을 모방하거

나 희화화하고, 복식이나 헤어 관습을 무분별하게 차용하고 미적으로 소구하며, 역사적 사실과 다른 맥락에서

왜곡하고, 종교의 영적인 의미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는

개념 및 사례 소개, 비판 및 의견 전달 그리고 리액션 콘텐츠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창작자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 사례는 해당 인종에 대한 

선입견 초래, 인종차별 담론 형성, 전통에 대한 존중 결여 및 가치 절하, 역사적 사실 왜곡 및 식민주의 착취 

재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모독이라는 위험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K-pop 패션과 문화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비판적 시야를 제공했다. 또한, 문화적 전유를 방지할 수 있는 제언을 다문화 감수성 교육, 크리테리아

개발 및 활용 그리고 문화 당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제언하고 K-pop 산업 기여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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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K-pop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시아' 스타일의 팝

을 의미하는 새로운 공간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Siriyuvasak & Shin, 2007).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

스트가 되었으며(Chung, 2022), 블랙핑크(Blackpink)

는 K-pop 최초로 2023년 미국 최대의 음악 축제인 코

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에서 간판 출연자를 의미하는 

헤드라이너로 선정되었다(Chung, 2023). 이처럼 문화

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K-pop이지만 
The Guardians, The New York times, 중앙일보
등 국내 외 언론사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K-pop 아티스트는 더 새롭고 창의적인 패션을 

표현하기 위해 타문화를 차용하지만, 그 대상과 방

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흑

인 커뮤니티의 상징으로 여겨진 헤어스타일(Yang 

& Yoon, 2022), 미국 원주민 복장을 차용한 무대의

상(Dazed digital, 2020), 인종차별의 논란이 있는 블랙

페이스(blackface) 분장(Resnikoff, 2017) 등 K-pop 내 

문화적 전유는 빈번하고 부주의하게 일어나고 있

다. K-pop 문화 속 젠더와 인종 문제에 관한 심층

적인 연구를 지속해온 Park(2023)은 아시아 브리

프를 통해 그동안 K-pop이 타문화를 재해석하는 

과정 중 표현과 재현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혼종성, 초국적성, 무국적성과 같이 긍정적으로 여

겨졌던 특성이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전유란 포스트 식민주의(post-colonialism)

의 담론 속에서 제기된 것으로, 한 커뮤니티가 가

진 문화를 이해나 존중 없이 도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Meade et al., 2022). 관련 선행 연구로는 문화 변

용 이론과 문화적 전유에 대하여 인류학적, 심리학

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Huber & Solorzano, 2015; 

Liu et al., 2019; Ozer, 2013; Sam & Berry, 2010), 

K-pop의 문화적 전유에 있어 음악적 측면에 대한 

연구(Gardner, 2019; Lee & Lee, 2021; Um, 2013), 패

션 사례를 통한 문화적 전유의 대상, 형식적 특성

을 밝히고자 한 연구(Kim & Park, 2021; Lee, 2019; 

Park & Chun, 2020; Yi & Yim, 2020;) 등이 있다. 이 

외 K-pop과 동시대의 아이돌 문화와 그 팬덤에 대

한 다양한 연구(Lee, 2019; Park, 2023)에서는 문화

적 전유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K-pop 아티스

트의 패션에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대상

으로 논의와 제언에 도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분석하여, 동시대 

문화 현상 속 내재한 위험을 문제 제기하고 논의

하는 것이다. 이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전유에 대한 선행 연구 고

찰을 통해 이론적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

례를 분석하고 대상과 방식의 유형을 도출한다. 

셋째, 해당 문화 당사자의 의견이 담긴 유튜브 영

상 콘텐츠 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별 위험성을 제시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에 기반하여 문화적 

전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한다. 이와 같

은 과정으로 논의된 결과는 다문화주의 시대의 문

화 충돌 현상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에 학술적 의

의가 있으며, 또한 문화적 전유를 방지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K-pop 산업에 제언하여 도움이 되고

자 하는데 그 실무적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 전유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문화적 전유의 개념

문화적 전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케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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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영어사전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문화의 어떤 

것을 이해나 존중 없이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행

동’으로 묘사하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지배 집

단이나 사회가 관습, 실천, 아이디어 등을 몰지각

적이고 부적절하게 채택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Kawamura & De Jong, 2022).

학술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 문화적 전유

는 특정 문화를 모욕하고 와전하는 것을 넘어 그 

문화에 대한 소유를 이전시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문화적 모욕(cultural offence)과 문화적 와전(cultural 

misrepresentation)과 다른 개념으로 다루어진다(Lenard 

& Balint, 2020). 문화적 모욕은 타인의 문화적 관

습이나 신념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게 하는 범죄

이며, 문화적 와전은 특정 문화에 대한 관행이나 

신념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묘사를 제공하

는 행위를 지칭하지만, 문화의 소유권을 가져가지

는 않는다(Lenard & Balint, 2020). 반면 문화적 전유

는 문화를 도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문화적 절도로 불리기도 한다

(Meade et al., 2022). 글로벌화된 도시에서 이민자

와 토착 집단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동시에 서로의 문화에 참여하고 전유한다. 이러한 

문화적 권력 구조에 의해 문화적 전유는 경계, 영

토, 유산, 권력, 식민주의와 권리의 개념과 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Kawamura & De Jong, 2022). 

Young(2010)은 문화적 전유를 주제 전유(subject 

appropriation), 대상 전유(object appropriation) 그리

고 내용 전유(content appropriation), 세 가지로 나눈

다. 주제 전유는 다른 문화권의 등장인물이나 이

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칭하고, 대상 전유는 대

영박물관에 소장된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조각군

과 같은 물리적인 문화적 유물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내용 전유는 문화적 콘텐츠, 

예를 들어 패션이나 음악 스타일 또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인종의 메

이크업이나 의상과 장신구 등 패션을 통한 문화적 

전유는 내용 전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의 내용을 전유하는 경우 전통 의상과 같은 물

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을 통해 상징을 새롭게 실천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Lenard & Balint, 2020). 즉, 

주제 전유는 ‘이야기’라는 비물리적인 형태를 경

유하기 때문에 내용 전유보다 직접적이지 못하며, 

대상 전유는 문화재 착취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지

만, 이 방식이 유물을 훔치는 것과 같이 매우 확실

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는다. 반

면 내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상징을 재현하는 것

은 부드럽고 세련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 당사자와 창작자 간의 큰 논란의 대상이 되

는 것이다(Lenard & Balint, 2020). 본 연구는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내용 전유 사례를 

통해 어떤 상징과 실천이 문화로 재현되었는지 살

펴보는 것에 집중했다.

2) 문화적 전유의 문제점

문화 속에 있는 차별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시한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식민지배자가 백인성

(whiteness)을 신화화하고 열등의식을 심어 유색인

종을 정신적으로 식민화한다고 주장하였고, 문화 

속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주의를 발견하여 포스트 

식민주의 운동을 이끌었다(Ha, 2012). 포스트 식민

주의의 흐름 속에 문화적 전유는 문화가 가진 의미

가 재평가되면서 문제 제기되었다. Rogers(2006)는 

사회 구조와 권력과 힘의 상호작용 따라 문화 교류

에도 특정한 역학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문화적 

전유가 발생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은 문화적 교류(cultural exchange), 문화

적 초월(cultural transculturation), 문화적 지배(cultural 

dominance), 문화적 착취(cultural exploitation)의 네 

가지 일반적인 형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첫

째, 문화적 교류는 문화를 공유하는 두 집단이 동

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나며 둘째, 문화적 초월

은 두 문화 당사자가 융합되어 복합적인 새로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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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 문화적 지배는 

지배 집단이 소수 집단에 자신의 문화적 요소를 강

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문화

적 착취는 소수 문화의 소유권을 지배 집단이 가져

가는 것으로 정의된다(Roger, 2006). 문화적 착취는 

지배 집단과 소수 집단 간에 문화로 나타나는 권력의 

비대칭을 여실히 보여준다(Mosley & Biernat, 2021).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인종적, 민족적

으로 다양한 뿌리를 가진 개인의 문화는 서로 교

류하며 변화하지만, 항상 동등한 권력 관계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 소수와 유색인종 집단은 문화적 

자산과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사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의미화를 통한 

실천’으로 기능하게 된다(Shin, 2016). 이러한 맥락

에서 문화를 무지하게 도용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소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되며, 이들에

게 인종적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Huber 

& Solorzano, 2015). 즉, 지배 집단이 문화적 전유

를 통해 소수 집단의 문화를 새로운 상품이나 미

디어 콘텐츠로 생산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가져가

는 경우에는 소수 집단에 대한 착취로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상업화된 문화 상품은 소수 집단이 정

체성 형성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이나 실천한 노

력을 묵살하고 이러한 착취는 역사 속 인종 착취

에 대한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 있다.

2. 패션과 문화적 전유

패션은 동시대의 문화가 시각화되며 그 정체성

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문화 안에 암시된 지형적, 

역사적, 제도적 관습을 기반으로 표현된다(Jeong 

& Seo, 2013). Kawamura and De Jong(2022)은 패션

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야기되는 문화적 전유

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는데, 패션에 있어

서 문화적 전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참

신함(novelty)을 쫓는 패션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1906년 출판된 Fashion에서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은 패션에서 지역성을 경시하고 이국적인 

요소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이며 새롭고 

기이하며 눈에 띄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한

다. 짐멜의 관점은 백인 유럽 중심의 지배자 관점

으로 타문화를 소비재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

다. 짐멜은 지역성이나 이국적인 것을 소비재로 

사용하는 것이 산업화 사회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

다는 입장을 가진다. 

서구 패션은 동양 복식의 이국성을 사용하였고, 산

업화 이후 시대인 20세기에는 이국성을 상품화했다. 

2004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는 ‘오리엔탈리즘: 서양 드레스 

속에서 나타나는 동양의 시각(Orientalism: Visions 

of the east in western dress)’의 전시가 선보여졌다. 

전시된 작품에서는 18세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

기까지 동양의 이국성이 어떻게 서양의 시각으로 

패션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Koda & Martin, 

2004). 19세기에 중국의 비단, 인도의 숄, 일본의 

기모노와 같은 물건은 세계 박람회 또는 식민 지

배를 통해 서양으로 유입되었으며 인도의 사리와 

도티(dhoti), 일본의 기모노, 그리고 중국의 청삼 등 

동양 의상의 아이디어는 서양 의상의 일부로 해석 

되었다(Koda & Martin, 2004). 1951년 기모노의 영

감을 받은 발렌시아가의 이브닝 가운(The Met, 

n.d.a)과 1960년대 마담 그레(Madame Grès)가 인도

의 사리에서 영감을 받은 칵테일 드레스(The Met, 

n.d.b)와 같이 산업화 시대 이후의 오리엔탈리즘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의 큐레이터인 

Koda and Martin(2004)은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시각으로부터 만들어진 동양’이라고 묘사하였고, 

이는 ‘동양을 완벽히 타자화하고 서구의 우월과 

구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처럼 패

션사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산업화 이전 시대에도 

나타났으며, 디자이너는 동양의 실체 문화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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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기보다는 단지 이국적인 것을 새로움과 차별

성을 위해 사용했다(Kawamura & De Jong, 2022).

그러나 1960년대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더불어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이 청년층이 성장

하면서 1989년 ‘multiculturalism’이라는 단어는 옥스

퍼드 영어 사전에 실리게 되며 본격적으로 다문화

주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Shin, 2016). 2000년

대 이후 다양한 인종적, 역사적 기반을 가진 민족

이 어울려 살게 되면서 민족, 인종, 지역적인 것에 

대해 출처를 밝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

다. 이는 민족의 본질과 같은 문화가 산업의 소비

재로 소구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의미화를 통한 

실천’으로써 문화의 위계가 재배치된 다문화주의 

사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디올(Dior)의 샹젤리제 거리 매장 앞에서 문화적 

전유에 반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시위가 벌어지

기도 하였다. 디올이 선보인 치마가 중국의 전통 

의상인 마멘췬(馬面裙)의 구조와 조형과 일치하는

데 이를 ‘디올 고유의 디자인’으로 표방했다는 것

이다(Choi, 2022).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

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는 자신

의 딸인 레이첼 레지니(Rachele Regini)로부터 컬렉

션에 타문화의 의상을 올리는 것은 문화적 전유라

고 지적받아,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기존의 

작업 방식에서 크게 변화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Kim, 2017). 치우리가 경험한 혼란은 Pozzo(2020)

와 같은 연구자에게도 화두를 던졌는데, 그는 이

제 패션 창작 과정에서도 영감과 전유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문화적 전유로 야기되는 문제

가 정체성과 깊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영감의 개념

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파란색 시크 터번(Sikh turban)을 런웨이

에 세운 구찌(Gucci)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 사용되

는 본질을 무시하고 이를 패션 액세서리로 사용하

여 문화적 전유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Ilchi, 

2019), 이처럼 서구 패션 산업에서 타문화의 유산

을 관습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례는 문화 당사자에

게 큰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타인종을 흉내 내

는 행위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흑인을 의미하는 

‘black’과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가상의 인물을 사칭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인 ‘catfishing’의 합성어 

‘블랙피싱(blackfishing)’은 2018년 작가 워너 톰슨

(Wanna Thompson)이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 그리고 인스타그램 

모델과 인플루언서를 트위터에 직접적으로 언급하

며 처음 사용되었다(Stevens, 2021). 블랙피싱은 유색

인종이 아닌 유명인이 블랙페이스와 메이크업, 흑

인의 헤어스타일링을 통해 마치 그들이 흑인의 유

산을 가지고 있거나 인종적으로 모호한 것처럼 보

이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Shennan, 2020). 대표적

인 셀러브리티인 카다시안-제너(Kardashian-Jenner) 

자매들은 태닝한 피부, 구릿빛 피부를 강조하는 

화장,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을 강조하는 몸매 보

정, 입술을 필러로 부풀려 블랙피싱을 자행하고, 

흑인 여성의 미적 아름다움을 전유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Lang, 2021). 블랙피싱은 흑인들이 겪어

온 인종적인 차별에 직면하지 않고 단지 외적으로 

멋진 부분만 선택하기 때문에 대중적 비판을 받는

다(Shennan, 2020).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문화적 전유에 대

한 선행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먼저 패션 산업에서 문화적 전유의 문

제점을 비판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Lee(2019)는 

패션 컬렉션과 패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형화와 희화

화, 탈맥락과 왜곡, 소비와 약탈의 방식적 측면으

로 인해 비판적 맹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i 

and Yim(2020)은 패션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이미지, 여성

적이며 수동적인 이미지, 그리고 환상적이고 낭만

적 이미지가 재현된다고 비판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전유가 일어나는 이유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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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선

행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Park and Chun(2020)은 

패션에서의 문화적 전유에 대한 사례를 첫째 문화

가치의 본래 의미를 잃거나 대체하는 것, 둘째 상

업화된 디자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 셋째 불

쾌하고 모욕적인 전유를 행하는 것의 세 가지 분

류로 제시하며 패션 디자이너가 이를 방지하려면 

디자인의 목적과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고 

내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이익 분배

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m and Park(2021)

은 패션에서 문화적 전유는 인종, 전통, 종교, 역사

에 대하여 일어나고 이는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고 

민족과 지역성을 존중하며,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인정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패션에서 나타나

는 문화적 전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

시해주고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 창작자가 실질적

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개념적이고 추상

적인 제언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존

중, 다양성 포용 등의 방법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

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공정한 이익 분배

라는 맥락도 기업의 이윤 추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3. K-pop과 문화적 전유

1) K-pop 음악과 문화적 전유

K-pop은 한국과 서유럽, 미국 음악의 복합체로

서 특히 힙합과 알앤비 장르에 있어서는 재즈, 소

울, 가스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Gardner, 2019). K-pop은 글로벌한 창작자들의 구

성물로, 많은 히트곡들이 흑인 프로듀서에 의해 

작사 및 작곡되고 있고 팬들 중 상당한 비율이 흑

인이다(De Luna, 2020).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

기를 얻으면서 팬들은 인종에 대하여 더 민감하고 

세계화된 이해를 기대하고 있지만(De Luna, 2020), 

K-pop 아티스트의 음악과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

적 전유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Empire, 2022). 조

지 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이규탁 

교수는 ‘K-pop 아티스트가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

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상호 존중이나 이해보다

는 다른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문화적 도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Yang & Yoon, 2022).

구독자 7만3400명을 보유한 유튜버 아데올라 애

쉬(Adeola Ash)는 K-pop 문화 내 내재한 위험을 인

종주의(racism), 문화적 전유, 피부색 주의(colorism), 

다문화 감수성 부재(cultural insensitivity)로 제시했

다. 아데올라는 EXID와 방탄소년단의 RM 사례를 

언급하면서, ‘백인이 아시아 인종의 억양을 따라 

하면 인종차별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흑인의 억양을 따라 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여기

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AdeolaAsh, 2020b). 

K-pop 아티스트의 모든 문화 차용의 사례가 문

화적 전유의 논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방탄소

년단은 히트곡 ‘IDOL’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유래

한 ‘Gpom’의 장르에서 영감을 받고 남아프리카의 

춤인 과라 과라(Gwara Gwara)를 새롭게 해석하여 

사용하였다고 출처를 밝혔다(Lee, 2019). 방탄소년

단은 뮤직비디오에서 아프리카의 앙카라(Ankara) 

무늬가 프린트된 수트를 입고 나오기도 하였는데 

음악적 측면에서 해당 문화에 대한 깊은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콘텐츠는 전유

의 논란을 야기하지 않고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라

고 평가받았다(Lee, 2019). 나아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Hybe)는 ‘흑인 음악이 음악적 정체

성의 기반’이라고 언급하고, 미국 내 흑인 인권 운

동인 Black Live Matter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유

일한 그룹이기도 하였다(De Luna, 2020). 방탄소년

단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 분배를 통

해 음악적 뿌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K-pop이 거대한 산업이며 하이브 기업은 이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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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지만 흑인 음악을 착취하지 않으며 문화 당

사자들의 인권 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실천을 보였다.

2) K-pop 패션과 문화적 전유

패션은 음악의 청각적 이미지를 뒷받침해주는 

시각 정보를 전달하며(Strähle, 2018), K-pop 아티스

트는 청각 정보인 음악과 함께 시각 정보인 안무, 

무대, 의상, 메이크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복합적

인 감각을 전달한다. 이렇게 구축된 K-pop 아티스

트의 복합적 이미지는 기호로 나타난다. 음악과 

패션은 필수불가결한 상호 관계를 가지며, 역사적

으로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

내고, 때로는 정치적 메시지나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다(Strähle, 2018). K-pop은 2000

년대 중반 이후 아이돌 중심 산업으로 변화했고 

시각적, 물리적, 경험적 체계를 가진 브랜드를 구

축하고자 ‘콘셉트’라는 복합적으로 설계된 기호로 

작동하게 된다(Lee, 2017). ‘콘셉트가 곧 음악이다’

라고 주장한 민희진 프로듀서는 스토리를 기반으

로 아티스트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으로 평가된

다(Lim, 2020). 예를 들어 청중은 뉴진스(NewJeans)

의 음악과 함께 노스탤지어를 전달하는 패션과 시

각 이미지, 안무 등을 통해 복합적 기호를 전달받

는 것이다.

즉, K-pop 아티스트의 패션은 음악과 함께 정체

성, 신념, 메시지와 내러티브를 시각 정보로 전달

하는 문화적 구성물로 이해될 수 있다. K-pop 아

티스트의 패션은 트렌디한 음악을 구성하는데 필

수적인 요소였고, 이국적인 이미지 전달을 위해 

인도의 전통 복식이나, 미국 원주민 등의 치장을 

해석한 패션 아이템을 차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K-pop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팬들을 맞이하면서 담론은 크게 변

화하기 시작했다. Cosmopolitan(2021)의 기사는 변

화한 문화적 전유에 대한 담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팝콘을 옆에 

끼고 느긋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 과거 

수많은 한국 연예인이 드레드락스를 했지만 논란

이 되지 않았다. 샤크라가 인도인 분장을 하고

(2000), 버블 시스터즈가 블랙페이스로 앨범 재킷

을 찍던(2003) 시절도 있다. 그러나 마마무가 브루

노 마스를 따라 한다며 블랙페이스를 했을 때

(2017), 모모랜드가 아오자이와 멕시코 의상을 입

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2018), (여자)아이들이 

모스크가 그려진 세트에서 노래했을 때(2019), 어

느덧 세계로 확장된 K팝 팬덤은 경고했다. 한국이 

다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건 알지만 앞으로는 바뀌

어야 한다고.”

이처럼 동시대의 K-pop 아티스트는 문화적 전

유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논란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아티스트도 생겨

나고 있다. 최근 드레드락스(dreadlocks) 헤어스타

일로 문화적 전유의 비판을 받은 박재범은 “우린 

소수 집단을 괴롭히는 다수 집단이 아니고 문화를 

훔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동료이고 

문화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얕은 지식으

로 힙합과 흑인 문화를 재단하는 사람들을 바로잡

을 힘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인종 중심으로 판

단되는 문화적 전유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다

(BBC Korea, 2021). 즉, 힙합 음악의 아티스트이며, 

미국 흑인 이민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진 박

재범은 그 문화를 훔칠 의도가 없으며 그의 인종

적 배경 또한 백인 위주의 지배 집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문화를 순수하게 감상하고 즐기는 

것뿐인데 그것을 검열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감하

다는 입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역사적 전통을 담은 복식이 타집단에게 패션화되

어 소비되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담론과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 8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3권 4호 (2023.12)

아시아타임즈의 Kim(2023)은 K-pop이 가진 파

급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묘사하며 “한국이 가진 

핵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Park 

(2020)는 K-pop이 가진 파급력이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K-pop은 타문화권과 동등한 

문화융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력으로 인

해 비대칭적 문화융합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따

라서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를 분석하고 그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

다 시급하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케이팝 문화적 

전유’ 및 ‘K-pop cultural appropriation’의 국･영문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였고,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한 사례연구와 영상 콘텐츠 분석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에 대한 문제는 

2014년에 2건, 2015년에 2건에 그쳐 크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CL, 방탄

소년단, 에픽하이, 오마이걸과 같은 K-pop 아티스

트의 문화적 전유 사례가 뉴스 기사의 소재로 다

루어졌다. 따라서 뉴스 기사 분석에서는 2016년 1

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기사 속에서 K-pop 아티스트의 문

화적 전유는 리듬, 가사 등의 음악적 측면과 그들

의 패션 사례로 다루어지는데 연구 분석 대상으로 

삼은 패션의 사례는 총 60개이다. 연구자는 수집

된 60개의 문화적 전유 사례를 대상과 방식 그리

고 문화권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가장 많은 사례

에서 문화적 전유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것은 전통

(33개)이었으며, 인종(12개), 종교(12개) 그리고 역

사(3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식에서는 비맥락

화(31개), 전형화(13개), 환상 및 낭만화(13개) 그리

고 희화화(3개)의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루

어진 문화권은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문화(38개)

가 가장 많았고 인도 힌두교 문화(10개), 미국 원

주민 문화(6개), 이슬람 문화(3개), 이집트 문화 (2

개), 중국 문화(1개)로 나타났다. 기자들은 최근의 

사례뿐만 아니라 K-pop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 되

기 전인 2000년 초반의 사례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버블시스터즈의 블랙페이스 사례는 2003년에 

일어났지만 가장 최악의 문화적 전유 사례 중 하

나로 뽑혔다(Popcrush staff, 2018). 이는 문화적 전

유가 인종 문제와 같이 심각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

상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뉴스 기사를 통해 수집된 사례는 의류학 분야

의 문화적 전유에 대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대

상과 방식으로 나누어 유형화했다. 문화적 전유의 

대상 분류는 Kim and Park(2021)을 사용하였으며, 

문화적 전유의 방식으로는 Lee(2019)와 Yi and 

Yim(2020)의 연구에서 중첩되는 부분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뉴스 기사 사례분석을 위

해 사용된 이론적 틀은 <Table 1>과 같다. 

다음으로 문화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루

고자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추가로 분석했다. 

‘K-pop cultural appropriation’의 영문 키워드를 사용

하여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검색하였다. 다양한 

국적을 가지며 구독자를 5만명 이상 보유하고 생

산 콘텐츠가 50개 이상으로 꾸준한 활동을 보이는 

유튜브 채널 ‘AdeolaAsh(미국)’, ‘DKDKTV(한국)’, 

‘Kpopish(인도)’, ‘Redvelvetsus(밝히고 있지 않음)’, 

‘Sebastine(미국)’ 5개를 대상으로 총 27개의 영상을 

분석했다. ‘AdeolaAsh’와 ‘Sebastine’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흑인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 사례

를 주로 비판하고, ‘Kpopish’는 인도 문화에 대한 

사례를 다루며, ‘DKDKTV’는 한국 채널로 자기 

비판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 국적을 밝히지 않은 

‘Redvelvetus’는 종합적인 맥락에서 문화적 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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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다루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은 상호 연관성을 보이는 콘텐츠끼

리 유형화한 후 크리에이터가 제기한 문화적 전유

의 위험성을 종합했다.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한 사

례 수집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

을 수 있어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을 분석하

는 데 사용되었고,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는 문

화 당사자인 크리에이터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어 

사례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

펴볼 수 있었다. 뉴스 기사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 논의되어 유형별 위험성

을 구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었다.

Ⅳ. 연구 결과

1. K-pop 아티스트의 패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

1) 문화적 전유의 대상

첫째,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는 인종을 

대상으로 했다(Table 2). <Figure 1>의 슈퍼주니어의 

멤버 신동은 블랙페이스를 자행하여 흑인 인종에 

대한 전유를 일으켰다(Yourfaveisproblematic, n.d.). 

이와 같은 사례는 인종차별적 행위로 규정되는데, 

블랙페이스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이 시기 백인 연주자는 게으르고, 무지하

고, 비겁하고, 지나치게 성적인 것으로 흑인의 이

미지를 묘사하기 위해 광택제와 코르크로 피부를 

검게 하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어 치장했다(Kaur, 

2019). 블랙페이스를 통해 K-pop 아티스트가 행한 

것은 단지 피부를 더 어둡게 칠하거나 의상을 입

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적이고 고통스러운 역사

를 재현한 것이다. 메이크업을 통해 흑인의 신체적 

특성을 모방하고, 태닝과 셰이딩(shading) 등 이용

해 어두운 피부를 표현하여 흑인 여성의 미를 인

공적으로 훔치는 블랙피싱 또한 나타났다. <Figure 

2>의 래퍼 트루디는 짙은 피부와 화장법, 드레드 

헤어로 흑인을 모방했다(Nguyen, n.d.). 동시에 음

악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랩을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는 관련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Figure 3>의 2017년 4인조 그룹 마

마무(Mamamoo)가 콘서트 현장에서 브루노 마스

(Bruno Mars)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다는 명목으

로 블랙페이스를 했다. 이후 그들은 글로벌 팬들에

Table 1. 문화  유의 상과 방식.

문화적 전유의 대상
(Kim & Park, 2021)

문화적 전유의 방식
(Lee, 2019; Yi & Yim, 2020)

구분 설명 문제점 구분 설명

인종

∙ 인류를 피부색, 모발과 같은 신
체적 특징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변형할 수 없는 유
전적 성질

∙ 인종차별
∙ 인종주의
∙ 백인중심

비맥락화
∙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모방하거나 모욕하

는 것

전통
∙ 한 집단이 오랜 기간 가져온 관

습, 양식, 의식, 태도 등이 전승
되는 것

∙ 장인정신 도용
∙ 역사적 가치의 

상업적 이용
전형화

∙ 존중하는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로 반
복하여 열등한 가치로 치부하는 것

종교
∙ 신을 숭배하거나 특정한 교리를 

따르고 영적인 의미를 믿는 것  
∙ 신성함 왜곡
∙ 잘못된 표현

희화화
∙ 타자화된 시각으로 해당 문화를 우스꽝스

럽게 하는 것

역사 ∙ 해당 문화권에 전해오는 유산
∙ 서양 우월의식
∙ 식민주의 사상
∙ 착취와 지배

환상 및 
낭만화

∙ 이국적인 정취를 불러일으키고, 미학적 예
찬의 대상을 이유로 타자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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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대적인 사과를 해야만 했다(Resnikoff, 2017). 

둘째, 해당 문화권의 전통을 대상으로 문화적 

전유를 일으켰다(Table 3). <Figure 4>의 레드벨벳

의 조이는 흑인의 헤어스타일 전통을 전유했다

(CoconutStan, 2019). 헤어를 땋아 관리하는 전통은 

아시아의 티베트 부족에서도 나타나지만, 곱슬머

리를 굵은 형태로 땋아 관리하는 것은 흑인의 전

통이다(AdeolaAsh, 2020b). 흑인 커뮤니티가 전통

적으로 가졌던 헤어스타일은 피부색과 마찬가지로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80% 직장의 보수적

인 분위기에 맞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필요를 느낀

다고 조사된 바 있다(Arefin, 2020). 2019년 12월 19

일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Phil Murphy)는 ‘누구도 

그들의 타고난 머리카락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

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Figure 5>의 블랙핑크의 리사는 그녀의 솔로 

데뷔곡인 ‘머니(Money)'의 뮤직비디오에서 아프리

카의 원주민에서 유래한 헤어로 해외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Cha, 2021). Yang and Yoon(2022)의 

기사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K-pop 아티스트의 

드레드락스 치장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 맥락이 

아니고 단순히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에 대

한 관심의 부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들이 선

보이는 음악과 패션이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뿌

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언급

Table 2. 인종을 상으로 한 문화  유의 사례.

인종

Figure 1. 
슈퍼주니어 신동의 블랙페이스. 
From Yourfaveisproblematic. (n.d.).

https://www.tumblr.com

Figure 2.
트루디.

From Nguyen. (n.d.).
https://www.reformthefunk.com

Figure 3.
마마무의 블랙페이스.
From Resnikoff. (2017).

https://www.digitalmusicnews.com

Table 3. 통을 상으로 한 문화  유의 사례.

전통

Figure 4.
드벨벳 조이의 드 드 헤어.
From CoconutStan. (2019).
https://aminoapps.com

Figure 5.
리사의 드 드 헤어. 
From Cha. (2021).

https://www.soompi.com

Figure 6. 
아의 가발.

From Yang & Yoon. (202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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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K-pop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할 

것인지 이야기할 뿐 외국 음악 요소의 영향에 대

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흑인 커뮤니티의 상징인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미적 의미가 아니라 인종을 대표하는 전통 헤어스

타일로 이를 비맥락적으로 타인종이 흉내 내는 것

은 문화적 전유이다. 따라서 <Figure 6>처럼 아티

스트 현아가 흑인 미용용품점에서 곱슬머리 가발

을 사고 이를 본인 SNS에 게재한 것은 논쟁의 대

상이 된다(Yang & Yoon, 2022). 

셋째, 문화권의 종교가 대상이 되어 비맥락적으

로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Table 4). 

<Figure 7>의 산다라 박은 2009년에 발매된 2NE1

의 싱글 앨범 파이어’에서 인도 여성이 특별한 종

교의식에 사용하는 장식인 빈디스(bindis)를 치장

하고 나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Ambika, 2013). 

<Figure 8>의 청하는 인도인에게 종교적 의미를 지

닌 마앙 티카(Maang tikka)를 치장에 사용하여 종교

에 대한 전유를 행했으며(Koreaboo, 2020), <Figure 9>

의 2020년 엔시티 유(NCT U)는 ‘Make a wish(birthday 

song)'의 뮤직비디오와 홍보 영상에서 이슬람 문화

의 장식구를 사용했다(Lyons, 2020). 또한, 그들은 

SBS 인기가요의 무대 구성에서 시아파 무슬림들의 

성지로 여겨지는 이슬람 사원과 종교적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Zi, 2020). 무대 

장식에 사용된 종교적 텍스트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족의 처참한 죽음에서 출처한 것으로 미적인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모독이다(Kpopish, 2020). 

이는 무슬림 팬에게 아주 심각한 문화적 전유로 받

아들여졌으며, 트위터에 #SMStopDisrespectingIslam라

는 해시태그 운동을 야기하였다.

넷째, 해당 문화권의 역사를 대상으로 문화적 전

유가 일어났다(Table 5). <Figure 10>은 걸그룹 티아

라의 사례로 2012년 뮤직비디오 ‘Yayaya’는 미국 

원주민의 스테레오타입을 담은 착장을 선보여 최

악의 문화적 전유의 사례로 손꼽힌다(Dazed digital, 

2020). 또한, 첫 미니앨범 데뷔무대에 다양한 문화권

의 전통 의상을 입고 홍보에 나선 <Figure 11>의 신

인 그룹 NTX는 문화적 전유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Sweeting, 2021). <Figure 12>의 블랙핑크 리사는 이

집트를 연상시키는 무대 장식과 의상으로 역사에 

대한 문화적 전유의 논란을 일으켰다(Spinorbinmusic, 

2021). 리사의 사례에 대하여 Gabr(2022)는 ‘더 이국

적이고 신비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뮤직비디오

나 패션에서 이집트의 문화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게 도용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서술하면서 ‘음악은 예술의 자유로운 형태이

지만 범죄도 예술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다’

라고 언급했다. 즉, 파급력을 가진 대중문화를 기반

Table 4. 종교를 상으로 한 문화  유의 사례.

종교

Figure 7.
이어 뮤직비디오의 산다라 박.

From Ambika. (2013).
https://seoulbeats.com

Figure 8. 
청하.

From Koreaboo. (2020).
https://www.koreaboo.com

Figure 9.
엔시티유.

From Lyons. (2020).
https://www.korea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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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자가 문화적 전유를 야

기한다면 이를 예술적 자유 표현으로 주장할 수 없

다는 의견으로도 볼 수 있다.

2) 문화적 전유의 방식

K-pop 아티스트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

유의 방식(Table 6)으로는 첫째, 해당 문화를 사용

하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그 의미를 잃게 만

드는 비맥락화가 있다. 예를 들어 <Figure 13>의 

화사는 흑인이 자주 사용하는 두건의 종류인 듀라

그(durag)를 비맥락적인 상황에 사용하여 문화적 

전유의 논란을 일으켰다(Sidique, n.d.). 비맥락화의 

대상은 전통, 종교, 역사를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

들 사례에서는 전통을 그 의미와 기원에서 벗어나 

미적 요소로 사용했고, 종교의 본래 의도와 함의

에서 벗어나 무지하게 사용했으며, 역사 사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무분별하게 차용하였다. 전

통을 대상으로 한 비맥락화는 앞서 살펴본 화사의 

사례(Figure 13), 종교를 대상으로 한 비맥락화는 

<Figure 7> 그리고 역사를 대상으로 한 비맥락화

는 <Figure 11>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해당 문화의 복합적인 실체와는 다르게 

굳어진 이미지를 야기하는 전형화를 들 수 있다. 

2021년 2월 웨이보에서 실시간 최고 검색어가 된 

블랙핑크의 제니는 중국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등

장인물인 레드 보이(Red boy)를 연상시켰고(Figure 

14), 네티즌들은 중국 문화의 전형화를 야기하였다

고 주장했다(Lewis, 2021). 전형화의 대상은 인종, 

전통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특정 인종의 

시각적, 미적 특징을 부각해 고착된 이미지를 구

축하고, 특정 전통을 단편적으로 사용 및 과장하

여 고착화했다.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전형화는 

Table 5. 역사를 상으로 한 문화  유의 사례.

역사

Figure 10.
티아라 ‘Yayaya’.

From Dazed digital. (2020).
https://www.dazeddigital.com/

Figure 11.
NTX 멤버의 통 의상.
From Sweeting. (2021).

https://www.koreanboo.com/

Figure 12.
리사의 무  사례.

From Spinorbinmusic. (2021).
https://twitter.com/

Table 6. K-pop 아티스트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  유의 방식.

비맥락화 전형화 희화화 환상 및 낭만화

Figure 13. 
마마무 화사.

From Sidique. (n.d.).
https://www.quora.com

Figure 14.
블랙핑크의 제니.
From Lewis. (2021).

https://www.kpopstarz.com

Figure 15.
노라조의 ‘카 ’ 
뮤직비디오.

From Lim. (2020).
http://star.ohmynews.com

Figure 16.
LOONA의 뮤직비디오.
From Timesofindia. (2021).
https://timesofindia.india

times.com

Figure 17.
오마이걸 유아.
From Kim. (2020). 

http://star.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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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의 마마무, 전통을 대상으로 한 전형화

는 <Figure 6>의 현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셋째, 해당 문화에 대하여 깊은 이해 없이 코미디

의 대상으로 삼는 희화화가 있다. 노라조는 2010

년 발매한 곡 ‘카레’와 그 뮤직비디오에서 치장한 

복장 및 분장이 인도 문화에 대한 전유 논란을 일

으키며 뒤늦은 사과를 해야만 했다(Figure 15). 노

라조의 노래에서는 반복적으로 ‘타지마할’, ‘나마

스떼’, ‘카레’, ‘샨티’라는 단어가 가사로 등장하면

서 인도 문화를 연상시키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멤

버 조빈이 입은 튜닉과 헤드피스는 인도 복식이 

아니다. 노래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멜로디와 안무

로 코미디적인 요소를 담았지만, 해당 문화를 희

화화시켜 문화 당사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희화화는 인종을 대상으로 일어났

는데, 특정 인종의 시각적, 미적 특징을 코미디의 

요소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Figure 1>의 사례

는 인종을 희화화한 가장 심각한 문화적 전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상 및 낭만화가 있다. 걸그룹 

LOONA의 뮤직비디오 ‘PTT(Paint the town)’에서는 

머리 장식을 낭만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

했고, 인도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라는 논쟁이 

있었다(Figure 16). 걸그룹 오마이걸의 멤버 유아는 

솔로곡 ‘숲의 아이’에서 국적 불명의 원주민을 연

상시키는 장식, 화장 그리고 장신구를 차용함으로

써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행했다(Figure 17). 환상 

및 낭만화의 방식은 미적인 가치상승을 추구하지

만, 이 또한 비맥락적인 상황에서 행해지고 해당 

문화에 본질로부터 멀어져 당사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환상 및 

낭만화는 종교를 대상으로 일어났는데 시각적 요

소를 종교적 의미가 부재한 채 감상적으로 소구한

다. <Figure 8>의 사례는 종교를 대상으로 환상 및 

낭만화가 이뤄진 대표적 사례이다. 환상 및 낭만

화는 또한 역사를 대상으로 일어났으며, 비현실적

인 시각미 추구를 위해 타문화를 연출 요소로 사

용했다. 

2.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위험성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는 

문화적 전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

거나, 비판 및 개인적 의견을 전달하고 타 콘텐츠

에 리액션을 전달하는 유형이 관찰되었다(Table 7). 

문화적 전유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는 콘텐츠

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사례와 그 문제점

에 대하여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Figure 18). 다음으로 문화적 전유 사례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의견을 전달했다(Figure 19). 이 유

형의 콘텐츠는 비교적 직접적인 표현으로 사례를 

Table 7. 유튜  상 콘텐츠 분석 결과.

개념 소개 비판 및 의견 전달 크리에이터 리액션 전달

Figure 18.
K-Pop 인종주의, 문화  유, 컬러리즘, 

문화 비감수성.
From AdeolaAsh. (2020b).
https://www.youtube.com

Figure 19.
K-pop의 최악의 

문화  유 사례.
From DKDKTV. (2022).

https://www.youtube.com

Figure 20.
문화  유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From Sebastine. (2021).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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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했으며, 일부 콘텐츠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

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전유의 논란 여

지가 있는 영상에 대해 크리에이터의 리액션을 실

시간으로 전달하는 콘텐츠가 있었다(Figure 20). 이 

유형의 콘텐츠에서는 실시간으로 비추어지는 시각

적 요소에 대하여 문화적 전유의 논란 여지가 있

는지 의견을 들려줌으로써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

하기도 했다. 각각의 유형에서 크리에이터들은 동

일하게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의 직접적인 

사례로 그들의 패션을 손꼽았으며 그 위험성에 대

해 주장했다.

첫째,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 인종을 대

상으로 한 전형화와 희화화 사례는 유튜버 크리에

이터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았다. 유튜버 아데

올라는 슈퍼주니어 멤버인 신동과 예성의 블랙페

이스 사례를 비판했다. 신동과 예성은 흑인의 특

정 신체 특성을 메이크업으로 모방하여 전형화와 

희화화를 야기했고, 얼굴을 검게 칠하는 직접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규정되는 블랙페이스를 했다. 또

한 엑소 멤버들이 더 짙은 피부색을 가진 카이를 

놀리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행동에 나타나

는 컬러리즘의 문제를 언급했다(AdeolaAsh, 2020b). 

컬러리즘이란 유색인종 커뮤니티 안에서 무의식적

으로 더 밝은 컬러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을 선호

하는 현상을 지칭한다(Park, 2020). 유튜버 세바스

틴(Sebastine)은 인종차별적 문화적 전유 사례를 비

판하며, ‘우리의 문화를 가져가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세바스틴은 ‘우

리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해 이윤을 

착취당하는 문화의 검은 양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Sebastine, 2022). 음악적으로는 흑인의 영향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전유를 자행해 인종차

별적 논란을 야기하는 아티스트를 비난한 것이다.

둘째, 전통의 비맥락화와 전형화는 해당 전통이 

탄생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한 미적 이미지

를 고착화하여 선입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 교육 

영상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업데이트한 아데올

라는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역사가 없었다면 헤어

스타일에 대한 문화적 전유의 논란은 없었을 것’

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였다(AdeolaAsh, 2020a). 그

녀는 또한 콘로(cornrows), 드레드락스과 같은 흑인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어온 헤어스타일이 그동안 

청결하고 정돈되지 못하다고 치부되면서 차별받거

나 나아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기사를 언급

했다. 흑인의 헤어스타일은 주류 사회로부터 멸시

를 받아왔고 고통스러운 가발이나 헤어 시술을 선

택하게 하면서 흑인에게 자연적 머리를 하는 것을 

금기시시켰다(Mbilishaka et al., 2020). 이러한 흑인

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전통을 패션을 통해 

전유하고 갱스터랩을 따라 한다면 주류 백인 문화

에서 굳어진 흑인의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답습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의 비맥락화와 환상 및 낭만화는 해

당 문화에 존중 없이 무지하게 일어나 전혀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유튜버 디케이디케이티브

이(DKDKTV)는 MC몽의 노래 ‘Indian boy’에서 미

국 원주민 복장을 전유했지만 미국의 지리나 역사

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프리카의 코끼리 사운드가 

나오며, 티아라의 노래 ‘Yayaya’에서는 원숭이 울

음소리를 내면서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묘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DKDKTV, 2022). 이는 해당 문화

의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주의에 대한 착취를 재현

하는 것이다. DKDKTV(2022)는 ‘이 노래는 2011년

에 발매되었고 그 당시 K-pop이 이렇게 성공을 거

둘지 몰랐으며 단순히 국내에서 소비되리라 생각

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유년시절 

유치원에서 미국 원주민 코스튬을 입거나 입을 막

아 소리를 내었던 경험을 언급해 다문화 감수성이 

부재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문화

적 전유에 대한 개념을 알면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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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종교의 환상 및 낭만화는 해당 종교의 교

리나 깊은 종교적 의미에서 벗어나 음악과 퍼포먼

스를 더 이국적이고 색다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을 소구하였다. NCT U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비판한 유튜버 케이포피쉬(Kpopish)는 ‘왜 K-pop 

그룹이 아직도 종교를 단지 미적인 요소로 사용하

고, 전혀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무슬림의 신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Kpopish, 2020). 따라서 시각적

인 참신함을 추구하는 창작 과정에서 인종, 전통, 

종교, 역사와 같은 소비재로 취급될 수 없는 인간

의 기본권과 정체성에 해당하는 영역을 판단하지 

못하고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종합적 논의

뉴스 기사 사례분석과 유튜브 영상 콘텐츠 분

석을 통해 분석된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

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전형화와 희화화는 특정 

외모를 부각해 고착된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이를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인종을 희화화

하는 블랙페이스는 인종차별적 행위이기 때문에 

2017년의 마마무의 사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사례에서는 흑인의 미를 훔치는 

블랙피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입술을 두껍게 

보이게 하는 화장, 태닝으로 어두운 피부, 엉덩이 

볼륨을 키우는 몸매 관리 행동 등으로 블랙피싱의 

비판받은 가수 제시는 ‘나는 어린 시절부터 햇빛을 

사랑해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deolaAsh 

(2021)은 옛날 사진과 현재를 상호 비교하면서 현

저히 달라진 그녀의 외모를 근거로 그녀를 비판했

다. 따라서 인종을 희화화는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없어지고 있지만, 미적 선호라는 명분 아래 더 간

접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인종이 

가진 문화적 유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전유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에서 문화적 전유의 대상이 된 

전통은 특히 흑인 커뮤니티의 상징인 헤어스타일

로 나타났다. 이는 K-pop이 음악적으로 아프리카

계 미국 흑인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

Table 8.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  유.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

대상 인종 전통 역사 종교

방식 전형화 희화화 비맥락화
환상 및 
낭만화

비맥락화
환상 및 
낭만화

환상 및 
낭만화

내용

특정 인종의 외
모 특징을 부각
시켜 고착된 이
미지 형성

유전적 특성인 
외모를 과장하
여 우스꽝스럽
게 표현

유래와 기원에 
대한 이해 없이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

전통의 미적인 
요소를 단편적
으로 차용하여 
그 가치를 절하
하는 것 

역사적 사실에
서 벗어난 상황
에서 해당 문화
를 사용하는 것

역사적 맥락과 
함의를 배제하
고 미적 단순화
를 통해 평면화 
시키는 것

종교적 교리에 
대한 이해와 존
중 없이 시각적 
요소만 차용하
여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구성하는 것

사례

블랙피싱을 통
해 과도하게 성
적인 이미지를 
형성

블랙페이스를 
통해 흑인의 피
부를 모방하고 
게으르거나 웃
기게 표현

특정한 경우에 
쓰이는 복식이나 

헤어 관습을 무
분별하게 차용 

특정 전통을 과
하게 미적인 것
으로만 소구

역사적 사실과 
다른 맥락에서 
복식이나 헤어 
장식 등을 사용

역사적 의미를 
지닌 왕조의 장
식이나 문양 등
을 무대의상 및 
구성에 사용

종교의 영적인 
의미를 격하하
는 무대 장식, 종
교 복식을 무분
별하게 착용

위험성
해당 인종에 대
한 선입견 초래

인종차별 담론 
형성

전통에 대한 존
중 결여

전통에 대한 
가치 절하

역사 사실의 
왜곡

식민주의에 의
한 착취 및 지배 
재현

종교에 대한 
모독 및 신성함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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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이 된다. 많은 K-pop 아티스트가 흑인 음

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드레드를 선택하지만, 흑

인의 헤어스타일로 인한 차별의 역사를 겪지 않은 

타인종이 미적으로 소구하는 것은 해당 문화에 대

한 존중이 아니다. 이는 전통에 대한 유래와 기원

에 대해 이해 없이 시각적 요소를 차용했기 때문

에 비맥락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미적 가치상승을 

의도한 환상 및 낭만화의 방식도 단편적으로 차용

했다는 점에서 전통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다.

K-pop 아티스트는 또한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

나거나 왜곡하는 문화적 전유의 오류를 범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맥락적으로 아프리카와 

미국 원주민의 역사적 문화를 섞거나, 이집트의 

문화적 유산의 미적인 요소만 차용하여 전유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대상으로 일어난 문화적 전유

는 특히 인도의 힌두교 문화와 무슬림 문화를 중

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국내 무슬림 인구는 

0.4%로 추정되며(BBC Korea, 2022), 힌두교 인구

의 통계 수치는 없다. 그만큼 두 종교가 대중적으

로 알려지지 않고, ‘이국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문화적 전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종교의 교리나 문화에 대

한 깊은 고찰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이집트나 

중국의 역사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문화적 전유에

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2020년 블랙

핑크는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의 

뮤직비디오에서 힌두교의 가네샤(Ganesha) 신의 

종교적 상징물을 바닥에 놓아 문화적 전유의 논란 

중심에 섰다. 비판받은 와이지 엔터테인먼트(YG 

entertainment)는 해당 장면을 뮤직비디오에서 삭제

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Eimis, 2020). 

이처럼 대부분의 소속사에서는 문화적 전유의 논

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꺼리고, 지

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해당 종교에 대

한 모독 및 신성한 가치를 절하한다.

문화적 전유는 창작자의 의도와 고의성과 관계

없이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야기되며, 미

적 선호와 예술적 자유라는 이름하에 행해진다. 

타문화의 복식 구성요소를 비맥락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창작자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문화적 전유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영감이나 인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의 인종, 

전통, 종교, 역사를 고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비맥락화, 전형화, 

희화화, 환상 및 낭만화와 관련되어 있는지 고려

해야 한다. 타문화를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과 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를 통

해 이뤄지는 인종차별적 역사를 답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4. 제언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를 방지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본

적으로 음악과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문화의 역사

적 배경에 대한 고찰과 존중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예를 들어 비욘세(Beyoncé)는 2022년 앨범 ‘르

네상스(Renaissance)’에서 자신은 이성애자이지만 

존중을 가지고 퀴어(queer) 커뮤니티에 영감을 받

아 주제와 장르를 풀어냈으며, ‘블랙 이즈 킹(Black 

is king)’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

다(Ahlgrim & Han, 2023). 이처럼 문화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문화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감사

가 뒷받침된다면 문화적 전유의 논란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문화적 전유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

해 방지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 감수성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패션화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개념화하고 교

육하여야 한다. 가장 많은 사례의 방식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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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맥락화는 무지성에 기반하고 있었고, 다문화

주의적 이해 부재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었다. 다

문화주의 감수성에 대해 강신구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연구원은 K-pop 산업 내에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넘어 

산업 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하

고,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다

양성을 존중하는 콘텐츠 제작에 공을 들이는 만큼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필수라고 언

급했다(Kang, 2023). 둘째, 창작물에 대하여 문화적 

전유를 방지하기 위한 크리테리아(criteria)를 개발

하고 사용하여 더욱 객관적인 시선으로 창작물을 

평가하고 문제성을 자각하여야 한다. 현재 K-pop 

아티스트의 음악과 패션 창작 과정에는 차용한 요

소가 한 문화의 정체성과 연결된 것인지, 이를 패

션화하는 것이 타 문화권에서 금지되어있는지 검

토해보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하재근 문화 평론가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

화권에 따라 어떠한 금기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SBSenter.official, 

2020). 셋째, 해당 문화권의 취약계층에 경제적 지

원을 통한 이익 분배 캠페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K-pop은 다양한 민족과 국가, 커뮤니티의 문화적 

기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주었던 사례는 방탄소년단이 유일

했다. K-pop 아티스트가 음악과 패션에 대해 문화

적 기여를 받은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다면 무지성을 의심받지 않고 문화를 인정하는 것

으로써의 창작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

는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을 밝히고 그 위험

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패션에서 타문화의 유산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전유는 

문화 소유권을 이전하고 착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뉴스 기사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K-pop 아티

스트의 문화적 전유는 인종, 전통, 종교, 역사를 대

상으로 비맥락화, 전형화, 희화화, 환상 및 낭만화

의 방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

다.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유튜브 영상 콘

텐츠에서 어떤 위험성을 초래하는지 논의되었다. 

뉴스 기사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 모두 동

일하게 원인으로 꼽은 것은 K-pop 아티스트와 창

작자의 무지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질에서 벗

어난 비맥락화가 가장 빈번한 전유의 방식으로 나

타났다. K-pop 아티스트와 관련 창작자들은 타문

화권의 문화를 학습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

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실천까지 뒷받침

된다면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는 지양될 

수 있다. K-pop이 내재하는 혼종성과 초국적성이 

시각적, 청각적 기쁨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으로도 판단한다. K-pop 문화가 가진 권력이 문화

제국주의를 형성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주의가 필

요하며, 나아가 포스트 식민주의의 담론 속 다양

한 패션 미디어와 문화적 전유에 대한 후속 연구

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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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pop has gained popularity worldwide, becoming both the identity and voice of the contemporary youth. Fashion 

is closely intertwined with music and visually contributes to the creative activities of global K-pop artists. However, 

the issue of cultural appropriation, an act of stealing the heritage from other cultures, is being pointed out simultaneously. 

Given K-pop’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younger generation from various cultures, it is crucial to conduct reflective 

studies. This paper conducted a case study on cultural appropriation in K-pop artists’ fashion based on news articles 

and YouTube video content. Types of objectification and methods of cultural appropriation were examined in the 

content analysis of news articles. First, seven types of cultural appropriation are identified through K-pop artists’ fashion: 

typicalization and caricature of race; non-contextualization and fantasizing-romanticization of tradition; non-contextualization 

and fantasizing-romanticization of history; fantasizing- romanticization of religion. In each type, K-pop artists imitated 

and caricatured race through blackfishing or blackface, borrowed costume and hair traditions out of context, misinterpreted 

historical facts, and ignored religious meanings. YouTube videos are categorized into three: introduction of concepts 

and cases, criticism and opinion, and reaction content. YouTube creators criticized problems of cultural appropriation 

in K-pop artists’ fashion, who posed risks such as creating stereotypes for certain races, causing racial discrimination 

discourses, lacking in respect for tradition, misinterpreting historical facts, reproducing exploitation of colonialism, 

and insulting religion. This study provided a critical perspective through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K-pop fashion 

and culture.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d multi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criteri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nd economic contributions to cultural stakeholders, as a possible way to prevent cultural appropriation, thereby aiming 

to enhance the contribution of the K-pop industry.

Key words : K-pop, K-pop artist, K-pop fashion, cultural appropriation, multicultur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