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 콜라보레이션 유형에 따른 패션 상품기획 프로세스 

비교분석

손 중 원ㆍ설 백 교ㆍ이 지 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패션 산업에 나타난 아트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유형에 따른 특성을 도

출하여 패션산업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콜라보레이션 프로세스 분석 프레임을 설계하고, 협력 목적에 따른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수집하여 단계적 상품기획 프로세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 디자인 관점의 크리스찬 르부

탱과 톨러 마야의 콜라보레이션 사례는 다양한 공예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예 집약형 상품기획 프로세스

였으며, 신진 예술가 인지도 제고 및 차별적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 진행된 디올과 안젤름 라일레의

콜라보레이션 사례는 예술가와의 의사소통 밀착형 상품기획 프로세스로 분석되었다. 예술의 문화가치를 내

포한 통합적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유니클로 UT와 카우스의 사례, 슈프림과 앤디 워홀의 콜라보레이션 사례

는 분리 독립형 상품기획 프로세스로 평가되었다. 종합하면, 패션에 나타난 대표적인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

례 유형들은 폐쇄/수평형과 폐쇄/수직형으로 구분되었다. 예술적 가치 확산과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폐쇄/수평형 콜라보레이션은 초기 단계에서 예술 장르와 예술 콘텐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

고, 디자인 적용 단계에 다양한 관계자 참여와 평가를 통해 효율적 아이덴티티 관리 및 시리즈의 일관성, 

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보완적 방법으로 나타났다. 폐쇄/수직형 콜라보레이션 유형은 효율적 관리

와 경제성을 확보하는 특성을 가졌다. 개방/수평형은 예술가와 패션 기업의 유연한 단계와 범위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물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아트 콜라보레이션 상품

기획을 위한 기초 연구로 의미가 있으며,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로세스 체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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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들어 과학, 기술, 산업, 예술 등에서 나타

나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현상은 패션업계

에서도 상품기획, 전시, 광고 마케팅 등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예술가와

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

정립하거나, 기존 브랜드 상품에 특이성과 희소성

을 부여하며, 신규 라인을 세분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소비자의 감성

적, 예술적 경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가 

가치,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으로 여겨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Chung & Han, 2013; Jung, 2013). 

패션산업의 콜라보레이션에 관한 연구는 2005

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주로 마

케팅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패션 콜라보레이

션 유형, 경향 및사례분석 관련 연구(Chung & 

Han, 2013; Eom & Choi, 2012; Lee & Kang, 2017), 

파트너십(partnership) 생성 및 선택 관련 연구(Choi 

et al., 2017; Lee et al., 2014) 등이 있었다. 즉, 국내

외 다양한 사례, 경향 분석에 그치는 연구들이 주

를 이루었고,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실제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디자인 기획 프로세스 관점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상품기획 프로세스에 초

점을 맞추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아트 콜라보레이션

의 유형과 매니지먼트 과정을 체계화하고자 했으

며, 콜라보레이션의 상품기획 프로세스에 대해 문

헌조사를 통해 콜라보레이션 분석 프레임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패션산업 분야의 대표적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선정

된 사례는 2010년 이후 진행된 패션과 아트 콜라

보레이션 중 지속적 콜라보레이션을 2019년 4월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로세스 과정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과 홈

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총 

네 가지의 대표 사례(Christian Louboutin & Taller 

Maya, Dior & Anselm Reyle, Uniqlo UT & Kaws/ 

Peanuts, Supreme & Andy Warhol)를 도출하였다. 자

료수집은 2018년 9 ~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브

랜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구글(www.google.com), 바이두(www.baidu.com) 검색, 

인터뷰 기사 등의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사

례별 디자인 기획 프로세스 유형화와 특성에 대한 

분석은 관련 분야 패션 디자인 전문가 3인의 검증

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차 분석 프

레임을 설계했다. 최종적으로, 패션 상품기획 프로

세스에 따른 분석 프레임을 바탕으로 콜라보레이

션의 각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을 도출했다. 

본 연구는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적용한 패션 

상품기획 프로세스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콜라보레이션과 아트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은 사전적으로 ‘협력, 협동, 합작’

을 의미하며 서로 두 개 이상의 브랜드 또는 기업

이나 디자이너, 예술가가 만나서 각자의 경쟁력과 

핵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하는 것을 의미한다(Jung, 2013). 참여 주체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되

며, 기존 브랜드 혹은 상품 이미지에 새로움을 창

조해내고 단순한 결합의 차원을 넘어 소비문화, 

부가 가치 창출 등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협업하여 가치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토털 협력의 

과정을 말한다(Chung & Han, 2013; Jung, 2013). 

선행연구에서 콜라보레이션의 유형은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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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Lee(2008)는 콜라

보레이션을 아트 콜라보레이션, 저가와 고가의 콜

라보레이션, 공간 콜라보레이션, 하이 콘셉트(high 

concept) 콜라보레이션, 스타 콜라보레이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중 아트 콜라보레이

션은 ‘예술품 또한 예술가와 협력을 통해 예술품

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희소성, 소장가치, 독

특한 이미지, 품격 등을 자사의 브랜드나 상품으

로 이전’하고자 하는 개념을 말한다(Eom & Choi, 

2012; Min & Kim, 2018). 콜라보레이션의 동기와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대표 유형은 브랜드와 브랜

드의 콜라보레이션, 아트 콜라보레이션, 스타 콜라

보레이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Eom & Choi, 

2012).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가

치, 독특한 이미지 등을 자사의 브랜드나 상품으

로 이전하고(Eom & Choi, 2012), 예술가의 창작물 

혹은 독특한 예술 감각이 가지는 생명력과 희소성

을 통해, 기존 상품에 예술적 감성을 연계함으로

써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소유, 소비하고 싶다는 감각을 소비자들에게 가져

다 주는 특징이 있다(Lee, 2011; Min & Kim, 2018). 

패션과 아트의 콜라보레이션은 글로벌 명품 브

랜드부터 국내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활성화되고 

있으며, 고객 네트워크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쌍방

의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Chung & Han, 2013).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예술

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브랜드에 대한 고정된 이

미지를 탈피하는데 활용되며 새로운 콘셉트와 차

별적 스타일의 기획에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신

진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차별적 브랜드 아

이덴티티의 강조와 함께 신진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스토리와 브랜드가 결합한 콜라보레이션

은 열린 접근을 통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그 안에 담긴 스토리에 가치를 심을 수 있다. 그리

고 의외성과 재미 요소, 공익성을 콜라보레이션 

단계에 접목해 소비자의 흥미와 긍정적 태도를 유

발할 수 있다(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013). 

2.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로세스 

일반적인 디자인 분야에서 콜라보레이션 프로

세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ung and Chen(2007)은 창조 과정에서의 의사소

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위

한 창조적 발상 단계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fuzzy 

front end 단계, 공동 창조, 공동 프로토타이핑 제

작, 피드백). Essi(2012)는 기본적인 디자인 프로세

스인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4D) 단계에 개

방성(openness), 조직(governance) 스케일을 추가한 콜

라보레이션 프로세스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각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의 특징에 따라 개방/수직형

(open-hierarchical), 폐쇄/수직형(closed-hierarchical), 

개방/수평형(open-flat), 폐쇄/수평형(closed-flat)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와 달리, Gwendolyn 

and Gert-Jan(2009)은 콜라보레이션 프로세스를 위

한 디자인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콜라보레이션의 

프로세스를 디자인 업무 진단(task diagnosis), 행위 

세분화(activity decomposition), 업무-사고 연계 방법 

선택(task-thinklet choice), 아젠다 설정(agenda building), 

디자인 확인(design validat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제시했다.

패션 분야에서의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로세

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상품개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지속가능한 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abat and Sokolowski(1999)는 대학과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기능적 패션 상품 개발

에 대한 연구에서 문제 정의와 리서치, 창의적 탐

색, 생산의 단계를 프로세스로 제시했고, 이를 통

해 최적화된 디자인 솔루션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Studd(2002)는 텍스타일 디자인 프로세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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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계획, 리서치와 분석 단계, 종합, 선택, 생

산이라는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그는 리서

치와 분석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공급자, 대리 업

체 등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종합의 단계에

서 디자이너는 제조업자, 소매업자들이 텍스타일 

제작과 실험 등을 협의하면서 작업하는데 콜라보

레이션을 통해 정해진 예산에서 최대한 디자인 영

감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Moedas(2006)는 신

상품개발(new product development) 프로세스 관점

에서 디자이너, 제조자, 공급자의 관계를 분석하

고, 디자인의 스케치 단계 및 색상과 직물 선택 단

계에서 소매업자와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Hae et al.(2009)은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에서 

New Cradle to Cradle Fashion Design (C2CAD) 모

델을 이용해 니트 디자인 사례의 효율성을 검증하

고, 문제 인식, 샘플 제작, 솔루션 개발, 생산이라

는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그중 샘플 제작 단계에

는 디자이너와 생산자, 솔루션 개발 단계에는 생

산자와 공급체인 관련자들과 콜라보레이션이 효율

성 및 지속가능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Goworek(2010)는 영국 패션 리테일 산업의 

상품개발 프로세스 연구에서 원단 아웃소싱 개발 

단계에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와 패션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패션 디자인 발표 단계, 상품기획 

및 선택 단계에는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바이어들

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Chapman and Little(2012)는 텍스타일 디자인 프로

세스를 생성, 커뮤니케이션, 시행, 평가 총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커뮤니케이션과 평가 단계에는 

디자이너와 공급체인 관련자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이 상품의 기능과 심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했다. 또한, Segonds et al.(2014)은 초기 의류 

디자인 단계에서 콜라보레이션 욕구를 어떻게 파

악하는지 살펴본 연구에서 네 가지 창의적 아이디

어(creative idea), 모델링(modeling), 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드레스 리허설(dress rehearsal) 단계를 

제시했는데 창의적 아이디어 단계는 스타일 담당 

부서와 상품 디자인 부서의 협업, 모델링 단계에

서 상품 디자인 부서와 정보시스템 부서의 협업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반 디자인 분야와 패션 

디자인 분야의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선행 연구와 단계를 종합해 보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Figure 1. General design vs Fashion design collaboration design process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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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패션에 나타난 아트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로세스 

사례 분석

1. 상품기획 프로세스에 따른 

아트 콜라보레이션 분석 프레임 설계

본 연구는 패션 상품기획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 아트 콜라보레이션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을 통해 콜라보레이션 기획 프로세스를 체계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선행연구(Chapman & Little, 2012; Hae et al., 2009; 

Labat & Sokolowski, 1999; Moedas, 2006; Studd, 2002; 

Wang, 2017)를 바탕으로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

로세스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들고 사례 분석 

프레임을 작성했다.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 사례 분석 

프레임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분석 프레임의 항목은 크게 콜라보레이션 내용, 

콜라보레이션 기반 상품기획 프로세스 분석, 프로세

스 종합 분석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콜라보레이션 내용은 브랜드와 예술가의 

콜라보레이션 내용, 콜라보레이션 예술가의 특성 

및 활용 분야, 콜라보레이션 목적 및 유형이었다. 

둘째,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로세스 분석은 

크게 문제 인식과 조사(problem identification and 

research), 콘셉트 정의와 관념화(concept definition 

and ideation), 개발과정과 실행(develop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최종 발표(final presentation)로 

구성되었다. 이 중 문제 인식과 조사 단계는 다시 

트렌드 예측, 예술 장르 선정(genre of art), 콜라보

레이션 예술가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로 세분화되

었다. 또한, 콘셉트 정의와 관념화 단계는 디자인 

콘셉트 종합(synthesis of design concept), 디자인 특

성화(design specification), 색상과 원단 선택(color 

and fabric selection), 샘플 제작 및 내부 발표(interim 

presentation)의 세부 단계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개발과정과 실행단계는 전체 색상과 원단 조정, 모

델링과 프로토타이핑, 평가를 위한 디자인 결과물 

심화 단계 (developing outcome and finding)로 구성

됐다. 최종 발표(final presentation)에서는 최종 생산

(production) 및 결과 평가(evaluation)로 구성됐다.

셋째, 콜라보레이션 종합 분석은 콜라보레이션

의 유형화와 평가를 위한 점수화, 포지셔닝 맵으

로 구성되었다. 유형화는 Essi(2012)의 콜라보레이

션 모델을 발전시켜 콜라보레이션 의사결정의 개

방성을 중심으로 한 축(개방적/ 폐쇄적)과 콜라보

레이션 기획 프로세스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축 

(수직적/ 수평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개방/수직형, 폐쇄/수직형, 개방/수평형, 폐쇄/

수평형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네 가

지 콜라보레이션 유형은 평가를 위해 디자인 단계

별 프로세스와 콜라보레이션 내용, 참여 조직의 

범위에 따라 ‘강함(5점), 보통(3점), 약함(1점)’의 

점수로 평가되었다. 평가는 패션 디자인 분야 석

사 이상 및 디자인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3인의 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2. 사례 선정

사례 수집 범위는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로세

스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장기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 중, 상품기

획 프로세스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네 가지 사

례를 수집했다. 

첫 번째는 신발과 가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액세

서리 브랜드인 크리스찬 르부탱(Christian Louboutin)

과 2017년 톨러 마야(Taller Maya) 브랜드 기금회

를 통해 진행한 유카탄(Yucatan) 반도 공예가들과

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이다. 크리스찬 르부탱

은 2016년부터 ‘treasure totes’라는 새로운 가방 시

리즈를 기획하고 지역적 문화 특성을 가진 토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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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시하기 시작했다(Xin, 2017). 크리스찬 르부

탱은 2016년 아프리카 세네갈 문화를 반영한 

‘Africaba tote’ 그리고 2018년 필리핀 문화를 담은 

‘Manilacaba tote’를 출시했다. 

두 번째는 2012년 디올(Dior)과 신진 예술가 안

젤름 라일레(Anselm Reyle)와의 콜라보레이션 상

품기획 사례이다. 이후 디올은 다양한 신진 예술

가와의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Dior lady art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총 

27명의 신진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을 

출시해왔다(She, 2018). 

Table 1. Analysis frame of art collaboration process. 

Case 1: Brand name

1. Collaboration case overview Product image

Brand Time

Explanation

Collaboration artist Artist

Field

Collaboration purpose

Collaboration product item

2. Analysis of Collaboration Product Planning Process

                                  Mode

Process

Open 

hierarchical◯A
Closed 

hierarchical◯B
Open flat◯C Closed flat◯D

① Problem 

identification and 

research

Trend forecasting

Genre of art

Artists select

Silhouette design sketch

② Concept definition 

and ideation 

Synthesis of design concept

Design specification

Color and fabric selection (internal)

Interim presentation (sample making …)

③ Develop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Color and fabric selection (external)

Modeling and Prototyping 

Developing outcome and finding(1차)

④ Final presentation Production 

Evaluation (2차)

3. 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

Process Score comprehensive analysis Diagram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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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유니클로 유티(Uniqlo UT)와 유명 예

술가 카우스(Kaws), 만화 �피너츠�의 캐릭터를 활

용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이다. 유니클로 유티

는 2003년부터 개성을 표방하기 위해 예술,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

을 통해 캐릭터 및 모티프를 개발하고, 다양한 티

셔츠 디자인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Yue, 

2017). 2016년 카우스와 콜라보레이션 상품 이후 

2017년 카우스와 피너츠의 2차 아트 콜라보레이션 

신상품을 기획하여 출시했다.

네 번째는 슈프림(Supreme)과 앤디 워홀(Andy Warhol) 

재단으로,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

의 이미지를 활용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이다. 

슈프림은 1996년부터 복싱 관련한 상품들을 지속

적으로 기획했는데 특히 알리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한 슈프림 알리 티(Supreme Ali T-shirt)를 지속

적으로 기획해 왔다. 2016년 4월 슈프림과 앤디 워

홀 재단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앤디 워홀의 알리 

작품을 활용해서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그해 6월

에 알리 사망사건으로 인해 기념비적 콜라보레이

션의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DouniuAPP, 2017).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아

트 콜라보레이션의 상품기획 프로세스를 분석하

였다. 

3. 분석 결과

1) 사례 1(Christian Louboutin & Taller Maya)

전 세계 공예가들 및 전통 기술과의 콜라보레

이션을 통해 지역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크리스

찬 르부탱의 ‘treasure tote’ 시리즈 중 하나인 2017 

S/S 콜라보레이션은 톨러 마야 기금회를 통해 유

카탄 반도의 전통 장인들과 진행되었다. 톨러 마

야는 FHMM(Fundación Haciendas del Mundo Maya) 

자선기금회를 통해 유카탄 반도의 전통 수공예 장

인들과 장기적 콜라보레이션으로 마야족의 전통공

예 계승 및 발전을 하는 동시에 장인들의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Xin, 2017). 이들은 주로 텍

스타일, 홈 데코, 수공예 분야에서 다양한 창조 활

동을 하고 있다. 크리스찬 르부탱과의 아트 콜라

보레이션을 통해 마야 기금회는 유카탄 반도의 역

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공예와 함께 독특한 

패션 상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 및 경제

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공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

였다(Jackson, 2017). 

분석 결과, 크리스찬 르부탱과 마야의 아트 콜라

보레이션 사례는 동일한 프로토타이핑의 반복이 아

닌 다양한 공예기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예 집

약형 상품기획 프로세스로 분석되었으며 총 9단계로 

정리되었다(Figure 2). 즉, 문제 인식 및 조사 단계에

Figure 2. Christian Louboutin & TallerMaya collaboration process.
From Xin. (2017). http://www.chinass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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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이디어 스케치, 예술 장르 선택, 콜라보레이

션 예술가 선정이 진행되었다. 크리스찬 르부탱 디자

인 팀의 주도하에 기존의 가방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연계시킬 예술 장르를 선택하였으며, 

마야 기금회를 통해 이에 적합한 전통 수공예 장인을 

논의, 선정했다(Jackson, 2017). 따라서 아이디어 스케

치와 예술 장르 선택은 크리스찬 르부탱 디자인팀이 

주도하는 폐쇄/수직형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콜

라보레이션 예술가 선정 단계는 디자인 팀원들과 마

야의 모든 참여자들이 같이 지역 예술가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공예가를 선정했는데, 모든 참여

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에 폐쇄/수평형에 해당되었다. 콘셉

트 정의와 관념화 단계는 색상과 원단 선택, 내부 발

표, 디자인 콘셉트 종합, 디자인 특성화의 순서로 진

행되었다. 이 과정은 개방 상태로 협업이 진행되어, 

디자인 팀이 수공예가들의 직물 혹은 장식물의 제작 

과정을 공유하고, 이와 연결되는 색상과 원단들을 선

택하였으며, 브랜드 디자인 팀은 브랜드 로고나 무늬

가 들어간 직물 샘플 제작을 진행하였다. 이후 디자

인 팀은 가방 디자인 콘셉트를 정하고 디자인 특성화 

요소를 결정했다(Jackson, 2017). 결과적으로, 색상과 

원단 선택 단계는 모든 공예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원단, 공예품을 브랜드 디자인팀에게 공유해주는 등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개방/수평형 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브랜드 디자인팀에서 

최종 디자인 콘셉트를 정하고 디테일 디자인 특성화

를 진행하는 폐쇄/수직형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 디

자인 결과물의 심화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이핑 없이 

각 부분과 부품, 디테일을 해당 지역의 파트너에게 

맡겨 가방 제작 및 생산을 시작했다. 크리스찬 르부

탱 브랜드의 주도하에 가방의 직물은 유카탄 반도의 

수공예가들에게, 구슬 세공은 인도에 있는 파트너가, 

작은 부적 장식은 아프리카 세네갈(Senegal) 여성 커

뮤니티에 맡기며, 마무리 손질은 파리에 있는 브랜드 

디자인 공방에서 완성하는 노동집약적 제작과정을 

볼 수 있었다(Xin, 2017). 따라서 브랜드 기획팀은 디

자인의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어디에 맡길지 의사결

정을 진행하였고 각 지역도 일정한 조직 형태로 운영

되는 폐쇄/수직형 타입이었다. 마지막, 최종 발표는 

완성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하며, 마케팅 파트, 

유통 파트 등 다른 내부 부서가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폐쇄/수직형에 해당되었다. 매니지먼트 관점

에서 전체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로세스의 유형과 

경로를 보면 폐쇄/수직형, 폐쇄/수평형, 개방/수평형, 

폐쇄/수직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술가는 색

상과 원단 선택, 내부 발표 두 가지 단계에 참여했고 

디자인 결과물 심화 단계에서 부분 제작 역할을 담당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예 기술 제공에 치중된 경

향을 보였다. 

2) 사례 2(Christian Dior & Anselm Reyle)

2012년 크리스찬 디올은 베를린(Berlin)에서 작

업 활동을 하는 추상파 미래주의 스타일의 현대 

예술가 안젤름 라일레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

였다. 신진 예술가였던 그는 추상적인 요소와 다

양한 재료를 혼합하는 기법을 추구했으며 주로 회

화, 설치미술, 조각 등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Guan, 2016). 디올과의 콜라보레이션에서 라일

레는 다양한 색채를 적용하여 패션 액세서리를 디

자인했다. 그는 디올 전통의 액세서리를 재해석하여 

보다 현대적 양식이 가미된 가방을 비롯해 구두, 핸

드백, 스카프, 지갑 등을 제작했다. 색상은 형광 녹

색, 노란색, 분홍색을 주로 사용했으며, 밝은 색조

를 바탕으로 금속 장식과 카무플라주(camouflage) 

무늬, 가죽을 같이 활용했다(Hellqvist, 2011).

분석한 결과, 디올과 라일레의 아트 콜라보레이

션은 예술가와의 의사소통 밀착형 상품기획 프로세

스로 평가되었고 총 7단계로 분류되었다(Figure 3). 

문제 인식과 리서치 단계는 예술가 선정, 예술 

장르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로 진행되었다. 디올 

팀이 콜라보레이션 예술가를 선정 후, 직접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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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실을 시찰하였으며, 예술 장르 결정 뒤에 

예술가에게 1차 작업을 의뢰하였다. 라일레는 자

신의 스타일에 따라 브랜드의 전통 유산 코드를 

해석하여, 완성도 높은 두 가지 디자인을 진행했

다. 이 결과에 따라 디올 팀은 디자인 적용 범위를 

액세서리류로 한정하고 기존의 아이템들 중 어떤 

것에 적용할지 예술가와 공동 상의 후 결정했다

(Hellqvist, 2011). 이 과정을 분석해 보면, 콜라보레

이션 예술가의 선정 및 예술 장르 선정 단계는 폐

쇄/수직형에 해당한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브랜드

와 예술가와 충분히 의사소통하면서 어떤 아이템

을 기획할지 공동 결정한 것으로 폐쇄/수평형에 

해당된다. 

콘셉트 정의와 관념화 단계에서 협업은 색상과 

원단 선택, 내부 발표 두 가지 세분화된 단계로 진

행되었다. 예술가는 다양한 재료와 색상을 실험하

고 여러 도안을 브랜드에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디자인 팀에서 다양한 직물 샘플 제작, 부품 제작

을 진행하였으며, 내부 협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Hellqvist, 2011). 이 과정은, 브랜드와 예술가가 충

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샘플을 공동으로 진행, 

선정하는 폐쇄/수평형 협업으로 해석되었다. 

개발과정 및 실행 단계에서 브랜드 디자인은 

전체 액세서리 스타일을 정리하고 모델링 및 부품 

가공을 하였으며, 프로토타이핑 제작 과정에서 예

술가의 지속적 참여와 의견 제시가 있었다. 즉, 모

델링과 프로토타이핑은 브랜드가 주도하고 예술가

는 부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폐쇄/수직형의 콜

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브랜드

가 완성품을 생산했다. 

이 사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로세스는 

폐쇄/수직형, 폐쇄/수평형, 폐쇄/수직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획 전 단계부터 브랜드가 개

입해서 예술가에게 미션을 주었으며, 적용 아이템 

기획에 대해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고, 

생산 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예술가와 상호작용

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례 3(Uniqlo UT & Kaws x Peanuts)

2017년 유니클로는 카우스 및 찰스 슐츠(Charles 

M. Schulz)의 �피너츠�와 아트 콜라보레이션 시리

즈 상품을 기획했다. 카우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

는 브라이언 도넬리(Brain Donelly)는 미국 팝 예술

가로, 작업 초기부터 비유적인 등장인물과 모티프

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기존에 있던 각종 캐릭터를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해 표현하는 것이 특징

이다(Yue, 2017). 카우스는 주로 회화, 그래픽 디자

인, 조각, 낙서, 장난감 등 넓은 영역에서 예술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피너츠』는 스누피와 친구

들로 잘 알려져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연재된 미

Figure 3. Dior & Anselm Reyle collaboration process.
From Guan. (2016). http://m.soh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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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표적 만화이며,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

와 협업하고 있다. 

분석한 결과, 유니클로 유티와 카우스X피너츠

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는 분리 독립형 상품기

획 프로세스로 평가되었고 총 7단계로 분류되었다

(Figure 4). 

콘셉트 정의와 관념화 단계에서 2017년 유티 

디자인 콘셉트는 유니클로 유티 크리에이티브 디

렉터 니고(Nigo)의 책임하에 카우스와의 아트 콜

라보레이션 콘셉트에 만화 �피너츠�의 캐릭터를 

넣어 카우스 특유의 스타일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Yue, 2017). 이 단계는, 팀 리더를 중심

으로 조직적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폐쇄/수직형의 

특성을 보였다. 

다음 단계로, 문제 인식과 조사 단계에서 아이

디어 스케치, 콜라보레이션 범위 선정 및 예술 장

르 선택이 진행되었다. 유니클로 기획팀은 유티 

시리즈에서 기본 티셔츠와 주머니 티셔츠를 대상

으로 선정했고, 카우스와 슐츠의 만화 �피너츠�

중 스누피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그

래픽으로 예술 장르를 결정했다(Myk, 2016). 이 단

계는 폐쇄/수직형에 해당된다. 

개발과정 및 실행단계에서 카우스 디자인의 심

화 단계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카우스는 전권 

위탁을 받아 대표적인 ‘XX’ 및 ‘JOW KAWS’ 등을 

스누피 캐릭터에 적용하고 다양한 그래픽 도안을 

디자인했다(Myk, 2016). 브랜드와의 협의 과정 없

이 예술가의 작업에 의존한 이 단계는 폐쇄/수직

형으로 판단됐다. 

최종 발표 단계에서 결과 평가와 최종 생산이 

진행되었다. 이 단계에서, 카우스의 다양한 그래픽 

도안을 유니클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17개 도안

을 선정했고, 선정된 그래픽 도안은 텍스타일 프

린팅으로 티셔츠에 적용되었다(Myk, 2016). 결과 

평가 단계에서 디자인팀과 카우스가 협업에 의해 

공동으로 텍스타일 프린팅이 가능한 17개 도안을 

선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샘플을 결정한 것은 

폐쇄/수평형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전체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

로세스의 유형별 흐름을 보면 폐쇄/수직형, 폐쇄/

수평형, 폐쇄/수직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술가는 디자인 결과물 심화 단계, 결과 평가 단

계만 참여했고 예술가의 창조 과정은 독립적이었

고 브랜드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4) 사례 4(Supreme & Ali/Andy Warhol Collection)

2016년 슈프림은 앤디 워홀 컬렉션과 콜라보레

이션을 통해 앤디 워홀이 촬영한 복싱 선수 무하

마드 알리의 사진을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했다. 

Figure 4. Uniqlo UT & Kaws/peanuts collaboration process.
From Yue. (2017) http://eef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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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기

획된 복싱 관련 슈프림 알리 티셔츠 시리즈는 브

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며, 지속적 테마의 유지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강화하는 목적을 지녔다(DouniuAPP, 2017). 

분석 결과, 슈프림과 앤디 워홀의 아트 콜라보

레이션 사례는 분리 독립형 상품기획 프로세스로 

평가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총 5단계로 분석되었

다(Figure 5).

첫째, 콘셉트 정의와 관념화 단계에서 디자인 

콘셉트 종합 활동이 진행되었다. 슈프림 창립자 

제임스 제비아(James Jebbia)는 복싱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이 있었고 복싱 관련 디자인 콘셉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슈프림 알리 티셔츠 시리즈 

상품을 기획했다(DouniuAPP, 2017). 한 조직에서 

리더 중심으로 특정 콘셉트를 결정한 것은 폐쇄/

수직형으로 평가됐다. 

콘셉트 확정 후 문제 인식과 조사 단계에서 아

이디어 스케치, 콜라보레이션 예술가 선정, 예술 

장르 선택이 진행되었다. 슈프림 디자인 팀은 일반 

티셔츠 및 후드 셔츠(hood shirt)를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후, 적용 예술의 범위를 알리의 실사 사진

으로 설정하였다(Geear, 2016). 이후, 앤디 워홀 컬

렉션을 통해 앤디 워홀의 알리 사진 사용을 논의

하였다. 디자인 팀의 모든 참여자들이 예술가의 선

택과 예술 장르 선택을 위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

면서 앤디 워홀의 알리 사진으로 콜라보레이션을 

공동 결정하는 것은 폐쇄/수평형으로 분류되었다. 

최종 선정된 알리의 사진은 앤디 워홀 컬렉션

과 논의해 변형하거나 재창조하지 않고 적용하기

로 협의되었고, 디자인팀에서는 알리의 사진을 텍

스타일 프린팅 형태로 티셔츠와 후드 셔츠에 반영

하기로 결정하였다(Geear, 2016). 이 과정은 폐쇄/

수직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전체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

로세스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폐쇄/수직형, 폐쇄

/수평형, 폐쇄/수직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사례 

4의 경우, 예술가의 작품을 변형하지 않고 사용함

으로써, 앤디 워홀 예술 재단이 디자인 개발과정

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슈프림에게 작품 사용 허

가권을 주고 작품의 적용과 기획은 브랜드에서 독

립적으로 결정한 형태로 볼 수 있다. 

5)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 비교 평가

위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 분석 내용을 단

계별로 종합해 보면, 문제 인식과 조사 단계에서 

예술 장르 선정, 콜라보레이션 예술가 선정, 아이

디어 스케치가 필수적 단계로 도출했다. 이 단계

Figure 5. Supreme & Muhammad Ali & Andy Warhol collaboration process.
From DouniuAPP. (2017). http://www.soh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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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대부분 폐쇄/수직형으로 평가되었는데, 개별 

예술가가 아닌 예술가 커뮤니티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

고받고 디자인 콘셉트 공유를 통해 적절한 예술가

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개방/수평형을 보이기도 하

였다(Figure 6). 

크리스찬 르부탱, 유니클로와 슈프림은 아트 콜

라보레이션을 장기적으로 기획해왔기 때문에 아이

디어 스케치 단계는 브랜드의 기존 실루엣이나 아

이템 등을 유지하며 디자인을 적용하는 폐쇄/수직

형으로 평가됐다. 디올의 사례처럼 여러 종류의 

적용 아이템과 상품이 있을 경우, 아이디어 스케

치 단계에서 예술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차이를 보였다. 

콘셉트 설정과 관념화 단계에서 패션 액세서리 

경우, 색상과 원단 선택, 내부 발표 단계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예술가는 많은 창조물을 제공하고 브

랜드 내부 팀에서 색상, 직물, 소재를 선택해 구체

적 적용 방법을 논의했다. 샘플 제작 후 예술가와 

디자인 팀 등 모든 관계자들이 수평적으로 논의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술가

의 그래픽을 의류에 적용할 경우, 도안이나 무늬 

등을 새롭게 재디자인하는 것과 기존의 예술 작

품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자의 경

우, 브랜드가 창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예술가 

작업 결과물 중 적용 대상을 선택하였지만, 후자

는 상업용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내부 디자인팀

에서 디자인 적용 방법을 기획, 진행하는 차이를 

보였다. 

개발과정 및 실행과정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이나 

예술가의 독립적 창조 과정을 통해 디자인 결과물

을 심화하는 단계들이 도출됐으며, 최종 발표 과

정에서는 공통으로 완성품의 확정 및 완성품의 출

시 단계들이 확인되었다. 

Figure 6. Case analysis of the art collaboration process of fashio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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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4가지 사례들의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

로세스를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개방성과 유연성의 

축으로 포지셔닝하면 아래의 <Figure 7>과 같다. 

사례 1의 경우 가장 개방적이며 유연한 방식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으로 상품기획 프로세스의 단계

별 유연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에 비해 예술

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브랜드에서 제한했던 나머

지 사례들의 경우 폐쇄적 속성이 강했으며, 기획

에 의한 수직적 체계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즉, 

디자인의 개별성과 예술적 특성이 강한 상품기획

의 경우 상품기획의 의사결정과 조직체계의 개방

성과 유연성이 큰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사례 3과 사례 4의 콜라보레이션 유형은 분리 

독립형으로 평가되었는데, 상품기획 프로세스 단

계는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나, 상품기획 프로세스

의 단계별 유연성과 개방성에 차이가 있다. 사례 3

의 경우, 처음 디자인 콘셉트를 정립하는 과정에

서 콜라보레이션 형식, 예술의 적용 대상, 예술가 

선정, 예술 장르 선정이 이미 기획 시작부터 정해

져 있고 단계별 목표가 명확해, 진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폐쇄적 특성이 강했다. 그러나 사

례 4의 경우, 디자인 콘셉트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

제와 적용 대상만 정하고, 대상 예술가와 범주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개방성과 유연

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례 1은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초기 문제 인식과 조사, 콘셉트 

설정과 관념화 단계에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탐색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개방성과 유연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사례 2는 예술가가 독특한 감각을 도입

해서 색다른 콘셉트를 형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스

케치나 내부 발표 등 탐색 과정을 진행했다. 즉,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콘셉트 설정의 구체화 정도

에 따라 추후 진행 단계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7. Positioning map on the art collaboration types according to the product pla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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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패션 산업에 나타난 아트 콜라보레

이션 프로세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프레

임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트 콜라보

레이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종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콜라보레이션의 분석 프레임의 항목은 크

게 콜라보레이션 내용,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

로세스 분석, 프로세스 특성 종합 분석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콜라보레이션 

상품기획 프로세스 분석 단계는 크게 문제 인식과 

조사(트렌드 예측, 예술 장르 선정, 예술가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 콘셉트 정의와 관념화(콘셉트 

종합, 디자인 특성화, 색상과 원단 선택, 샘플 제

작, 내부 발표), 개발 과정과 실행(색상 및 원단 조

정, 모델링, 디자인 심화), 최종 발표 및 평가의 4

단계로 분류되었다.

둘째,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

은 개방성과 유연성의 축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

된 유형은 콜라보레이션 의사결정의 개방성을 중

심으로 한 축(개방적/폐쇄적)과 콜라보레이션 기획 

프로세스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축 (수직적/수평

적을 기준으로, 개방/수직형, 폐쇄/수직형, 개방/수

평형, 폐쇄/수평형)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

었다.

셋째, 아트 콜라보레이션 분석 프레임으로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사례 중 개방/수평형인 

크리스찬 르부탱과 톨러 마야의 콜라보레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경우 폐쇄/수

평형과 폐쇄/수직형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폐쇄/수

평형은 패션 기업이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예

술적 가치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한 보완적 

유형이며, 디자인 적용 단계에 예술가 및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와 평가를 통해 효율적 아이덴티티 

관리와 상품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보완적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폐쇄/수직

형 콜라보레이션 유형은 예술가의 참여 범위와 예

술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효율적 관리

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특성

이 있었다. 개방/수평형 콜라보레이션은 예술가와 

패션 기업의 유연한 콜라보레이션 단계와 범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결과물의 다양성과 차별성

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졌다. 이 경우, 초기 콘셉트 

생성부터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협업이 진행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지속적 인터

랙션 및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으며, 외부에 개방된 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프로세스의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사례 선정이 제한되었으며, 다

수의 사례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진행되는 아트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연구에

서는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더 많은 표본 집단 사

례로의 확산과 분석 결과에 대한 내부 인력의 검

증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

트 콜라보레이션 패션 상품기획 프로세스를 다각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앞

으로 진행될 콜라보레이션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

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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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product planning process of art collabor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by analyzing the art collaboration planning proces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To this end, we 

designed a collaboration process analysis frame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collected art collaboration cas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cooperation, and analyzed the step-by-step product planning process. As a result, Christian 

Louboutin& Taller Maya's collaboration from a sustainable social design perspective was a craft-intensive product 

planning process that organically combined various crafts without the same prototyping. To enhance the popularity 

of new artists and generate differentiated brand identity, Dior & Anselm Reyle's collaboration was evaluated as the 

design process of close communication with artists. The collaboration of Uniqlo UT&Kaws, as well as Supreme& 

Andy Warhol, which emphasize the integrated identity of artistic and cultural values, are all evaluated as separate 

and standalone product planning process. Altogether, we categorized the general art collaboration types in fashion 

into closed/flat and closed/ hierarchical types. The closed/flat collaboration for the spread of artistic value and efficient 

operation of brand identity could complement aspects such as efficient identity management and series consistency, 

product diversity and story build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evaluation of stakeholders in the design application 

phase. The closed/ hierarchical collaboration type had the characteristics of ensuring efficient management and 

economic feasibility. The open/flat type was conducted based on the flexible stages and scope of artists and fashion 

companies and had the characteristics of pursuing diversity and differentiation of the produ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a fundamental study for product planning of art collaboration and the systematic process of 

collaboration planning in the fashion field.

Key words : art collaboration, fashion design process, product planning process, collaboration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