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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이슬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팝 가수 뷔욕은 뮤직비디오와 앨범 커버 등을 통해 독특하고 예술적인 패

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창적 음악 세계를 시각화해온 예술가이다. 본 연구는 그녀의

패션과 음악의 관계에 주목하고, 뷔욕의 최신 앨범 Vulnicura(2015)와 Utopia(2017)를 선정, 뮤직비디오, 

앨범 커버, 공연 의상, 패션 화보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와 앨범의 주제, 가사 및 사운드로 표현된 음악 메

시지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뷔욕을 주제로 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정체성’, ‘감정’, ‘작가적

세계관’의 분석의 관점을 도출하였으며 정체성은 ‘아이슬란드인’과 ‘여성’으로 작가적 세계관은 ‘자연과 테

크놀로지의 조화’와 ‘페미니즘’으로 구체화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은 아이슬란드

의 전통문학과 자연 의식이 반영된 초현실적 가사와 노래 제목에 나타났으며, 아이슬란드의 자연환경에 빗

댄 신체와 패션의 이미지로 시각화되었다. 여성 정체성은 엄마나 딸, 실연한 여인 등의 다면적 여성성을 

드러내는 가사와 외음부를 연상케 하는 신체와 의상의 디테일로 표현되었다. 둘째, 슬픔의 승화, 열정적 사

랑은 가장 두드러진 감정으로 가사와 멜로디 및 악기의 음색과 연주로 표현되었다. 감정의 시각화는 빛과

색의 이미지 및 직물의 소재와 가공법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로테스크한 설정을 통해 강조되었다. 셋째, 자

연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는 유기적 사운드와 전자적 사운드의 결합을 통한 음악 스타일로 구현되며, 3D 프

린팅 의상, 키네틱 드레스, VR 영상 등 최신 융·복합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페미니즘은 가부

장제를 비판하는 가사와 사람, 곤충, 식물 간의 우위 없는 혼종 패션 이미지를 통해 분별과 대립이 극복된

이상세계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음악의 표현적 도구로서의 패션 표현을 다룬 연구로 그동안 하위문화의

범주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 온 팝 스타 패션 연구의 폭을 넓혀, 음악의 주제 및 가사와 사운드가 몸과

패션의 언어로 구현된 작품의 분석을 통해 패션의 예술성과 표현의 확장성을 조명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뷔욕, 패션, 음악 메시지, 감정, 작가적 세계관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1권 3호
Journal of Fashion Design
Vol.21 No.3 (2021) pp.119-136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전재훈, kingkem2@snu.ac.kr

접수일: 2021년 7월 30일, 수정논문접수일: 2021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2일

http://dx.doi.org/10.18652/2021.21.3.8



- 120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1권 3호 (2021.9)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5년 3월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MoMA])에서 아이슬란드(Iceland) 출신의 팝 

가수이자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뷔욕(Björk)의 특

별전이 열렸다. 전시 소식이 알려지자 패션 잡지 

미국 보그(VOGUE)는 그녀의 30년 패션 역사를 

조명하는 기사를 내고 ‘뷔욕은 데뷔 초기부터 최

근까지 선구적인 미적 존재감을 보여주었다’고 평

가하며 뷔욕의 패션을 다시금 주목하였다(Frank, 

2015). 뷔욕이 ‘팝 뮤직의 지평을 바꾸었으며 음악

의 시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바꾸었다(Seo, 2015)’

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해당 전시는 뷔욕의 뮤직

비디오, 앨범 커버(album cover) 및 그의 음악 활동

에서 보여 온 의상과 패션 이미지들을 전시의 주

요 콘텐츠로 다루었다.

팝 음악 스타는 자신의 음악적, 철학적 감성을 비

롯한 내적 의지를 표현하고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얻

고자 의도적으로 특정한 개념의 의상을 착용한다

(Lee, 2009). 예를 들어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와 

같은 글램 록(glam rock) 가수들은 제한적이고 금기

시되었던 새로운 남성관에 대한 도전을 패션을 통해 

표출하였다(Yang & Lee, 2014). 또한, 미국의 팝 스타

(pop star)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는 기이한 메이

크업과 독특한 공연 의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모호한 중성적 캐릭터를 통해 인종·성별·부족을 넘

어선 모습을 보여주었으며(Valenti, 2021), 마돈나

(Madonna)는 패션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변화시켰다(Kellner, 1994). 데이비드 보위, 그레이스 

존스, 마돈나와 같은 팝 스타들은 패션을 통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자신들의 페르소나(persona) 창조와 

함께 인종과 성별의 구분을 흐리는 이미지들을 대중

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느 시점에 다

다랐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재창조하지 않

고도 보편적인 기준을 초월한 표준을 세웠다는 데에 

있다(Gindt, 2011). 이처럼 패션은 아티스트의 정체성

을 형성하거나 재구성하는 도구이며, 메시지를 전달

하고 뮤지션 자신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커뮤니케

이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팝 음악 스타의 패션에 대한 미학적 관

점의 연구는 주로 음악의 장르적 특성이 반영된 

패션의 조형적 특징, 젠더(gender) 정체성과 관련한 

섹슈얼리티(sexuality) 표현의 범주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팝 음악과 관련한 패션을 다

루고 있음에도 패션을 음악 작품의 주제나 가사 

또는 사운드를 표현하는 맥락으로 접근한 연구들

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편향성은 일

반적으로 팝 음악이 일상을 주제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음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음악의 내용적 깊

이의 한계를 갖기 쉽고, 그에 따라 패션을 스타의 

외형적 매력을 돋보이기 위한 도구로 축소하여 해

석해온 흐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뷔욕은 팝 음악의 범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과 도전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독특하고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으며, 세계를 무대로 상업

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온 팝 스타이다. 그뿐만 

아니라, 패션을 자신의 음악 세계를 전달하는 핵

심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당대의 선구자적인 패

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해서 예술적인 패션 이미

지를 만들어 이를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시각

화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가 뷔욕의 패션에 주

목하고 그녀가 최근 발표한 음악 앨범 Vulnicura, 
Utopia와 관련한 활동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를 
그녀의 음악 작품과의 연계성에 중심을 두고 분석

하였다. 나아가 그녀가 패션을 통해 어떻게 자신

의 음악적 비전을 높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시각화

하는지 알아보고 음악적 내용과 패션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패션의 표현적·예술적 확장성에 대해 고

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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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현재까지의 팝 음악과 패션

의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음악가 뷔욕의 

작품 및 작가적 세계관 파악을 위한 개인적, 민족

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뷔욕 음악 앨범의 주제, 가사, 사운드를 분석하

여 음악 메시지를 도출한 뒤 해당 음악과 연관된 

패션 사례 분석을 음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고

찰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로 진행되었

다. 먼저 ‘패션과 음악’의 관계와 ‘팝 음악 스타의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뷔욕의 성장 

배경과 음악 및 패션에 대한 전문 서적, 학술지 및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의 사례로 가장 최

근 발매된 두 장의 스튜디오 앨범 Vulnicura와 
Utopia를 선정하고 두 앨범의 음악 활동과 관련
한 패션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뷔욕은 인터뷰에서 Vulnicura는 직설적인 가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 표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앨범이라고 강

조하였고, 뒤이어 발매한 Utopia 앨범과는 한 쌍
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Demurtas, 2017). 그

러나 뷔욕의 이러한 최근의 음악적 변화와 내용이 

반영된 패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앨범은 뷔욕의 패션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선정된 두 앨범의 음악과 패션에 관한 구체적

인 사례 분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뷔욕의 

음악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

된 앨범에 수록된 23곡의 가사와 사운드를 분석하

였다. 음악 메시지의 분석을 위해 앨범 작업과 관

련한 뷔욕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앨범 작업기를 

다룬 기사를 살펴보았으며 음악학적인 접근으로 

사운드 테크닉의 분석을 다룬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의 앨범에 수록된 곡들의 

주제와 가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된 악기의 

종류, 연주의 기법, 곡의 구성적 특징 및 음향과 같

은 사운드 정보 및 앨범에 참여한 다양한 뮤지션

과 테크니션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어

서 패션에 대한 분석 자료로 뮤직비디오, 앨범 커

버 이미지, 패션 화보, 그리고 공연 의상을 대상으

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패션 자료는 뷔욕의 

홈페이지(www.bjork.com), 팬 페이지(www.bjork.fr), 

그리고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bjork)을 통

해 수집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팝 음악과 패션 

21세기 대중음악은 음악, 패션, 퍼포먼스 및 테

크놀로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된 뮤직비디오

와 퍼포먼스로 수행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Gindt, 2011). 현재의 대중음악은 이러한 요소를 

수행하는 창조적 과정의 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패션은 음악의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으

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엘 맥러

플린(Noel McLaughlin)은 “팝 음악에서 퍼포먼스의 

쟁점은 옷 자체가 아니라 옷의 연주이며 팝 음악

은 옷과 스타, 몸 위의 옷이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이는 드레스의 의미가 음악과 퍼포먼스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변화, 증폭 또는 모순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McLaughlin, 2000, p 271). 그

는 이를 통해 대중음악에서의 패션의 중요성을 피

력함과 동시에 패션을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패션이 표현하

고 있는 요소들을 음악과 퍼포먼스의 종합적 연계

성의 맥락을 통해 연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122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1권 3호 (2021.9)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선행연구의 사례로는, 1970

년대 초반 영국에서 유행했던 글램 록으로 표현된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적 성향과 그가 표현하였던 

글램 패션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Kim, 2012; Yang 

& Lee, 2014)가 있으며, 해당 연구들은 글램 록의 

저항성 표현, 안드로진(androgyne), 환상적 표현, 왜

곡되고 과장된 아방가르드한 표현, 기이한 환상의 

표현, 그리고 민속성을 거론하였다. Kellner (1994)

는 마돈나가 패션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

지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점에 주목하고 그녀의 

탈현대적 정체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Park (2015)

은 마돈나와 레이디 가가의 의상에 나타난 퀴어

(queer) 코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에서 20세기 말 

마돈나의 무대의상에서 발견되는 레즈비언(lesbian)

과 게이(gay)로 이분화된 퀴어 코드, 20세기와 21

세기 전환기의 대중문화에 나타난 제3의 젠더 표

현을 통해 시대에 따른 사회 문화적 담론을 읽어

냈다.

이와 같이 팝 음악과 패션에 관한 패션의 미학

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음악의 장르적 특성이 반

영된 패션의 조형적 특징 및 젠더 정체성과 다양

한 섹슈얼리티 표현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었으

며 연구의 대상 또한 몇몇 영미권의 팝스타에 제

한되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동

안의 팝 음악 스타 패션에 관한 연구들은 음악의 

주제나 가사와 같은 내용적 측면이나, 음계, 악기

의 사용, 사운드 표현과 같은 음악의 형식적 측면

과의 연계성은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

2. 뷔욕의 음악과 패션 

뷔욕은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Reykjavik) 

출신으로 가수이자, 작곡가 겸 음악 앨범 프로듀서

이며 최근에는 DJ로도 활동하고 있다(Björk, 2020). 

뷔욕은 팝 음악, 실험 음악(experimental music), 트

립 합(trip hop), 클래식 음악, 전위 음악 등 폭넓은 

음악 스타일을 아우르며 유기적인 소리와 전자음

을 결합한 사운드와 함께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관

계에 대한 탐구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독창적인 음

악을 추구해왔다(Björk, 2020). 뷔욕의 음악은 높고 

낮음이나,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음

악의 수사학적인 자유로움을 강조하여 지금까지 

보기 드문 음악 스타일을 보여준다(Faulhaber, 2008). 

이러한 그녀의 탈 장르적이고, 탈 경계적인 포스

트모더니즘(postmodernism)적 면모에 대해 음악 평

론가 에블린 맥도넬(Evelyin McDonnell)은 뷔욕을 

‘세계의 첫 포스트 락 스타(post rock star)’, ‘진정한 

포스트모던의 브리콜라주(bricolage)’라고 평가했다

(McDonnell, 2001). 이러한 뷔욕의 음악적 특징은 

그녀가 프로듀싱하여 제작한 뮤직비디오, 사진, 패

션 등의 시각화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다

소 난해할 수 있는 자신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보

다 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시각적 요

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Park, 2012). 그중에서도 

패션은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Yalcinkaya, 

2018)를 만들어 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다양한 패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독창적

인 스타일을 창조해왔다(WeTransfer, 2018). 뷔욕은 

다양한 매체에서 패션을 통한 음악의 표현에 대해 

밝혀 왔는데, 아래의 인터뷰는 그녀의 음악 작품

이 패션의 이미지로 시각화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저에게 한 곡 작업은 완벽하고 투명한 구(球)와 

같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에는 문자 

그대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사를 중

심에 두고 편곡자 그리고 앤디 황(Andy Huang)의 디

지털 필름,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의 

드레스, 제임스 메리(James Merry)의 마스크 디자인, 

안무 등이 모여 하나의 구를 이루게 되며, 협업의 과

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로 작품이 탄생하

게 됩니다.” (Björk B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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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뷔욕은 자신의 음악이 청각화되고 

시각화되는 작업의 구심점은 가사에 있으며, 모든 

시각화 작업은 자신의 음악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작품 속의 패

션 이미지는 가사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

의 요소들은 작품 안에서 유기적 연결성을 가지므

로 패션도 음악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녀는 다른 음악가, 프

로듀서,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실

험하며, 이러한 작업 형태는 음악을 시각화하는 

사진, 앨범 커버, 뮤직비디오 등으로 확장되어 나

타났다. MoMA에서 열린 뷔욕의 전시는, 미술관에

서 일견하는 음악가의 전시로 주목받았는데, 뷔욕

을 전시의 주제로 선정한 계기 및 전시의 의미에 

대해 MoMA는 그녀가 최근 예술가들이 맺는 관계

성과 외연의 확장을 통한 예술 활동의 대표적 사

례라고 설명하였다(Byun, 2019). 뷔욕의 협업 사례

는 그녀의 팬 페이지 뷔욕(Bjork.fr)에 컬래버레이

션(collaboration)의 카테고리에서 그녀의 작품에 참여

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이름과 작품 그리고 이력 및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패션 이미지 

창조 작업에 해당되는 그래픽/이미지(graphic/image) 

섹션에는 포토그래퍼, 뮤직비디오 감독을 포함한 

100여 명의 시각 분야 전문가가 확인되며, 스타일

링(styling) 섹션에는 패션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

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가면 디자이너 등 패션 분

야의 또 다른 전문가 100여 명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록은 뷔욕에게 있어 패션이 그녀의 음악 세계를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창조적

인 협업을 통해 예술적 패션 이미지가 구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뷔욕에 관한 선행연구의 관점 

뷔욕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주제는 그녀의 독창

적인 음악 세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었으며 주로 정체성, 자연, 테크놀로지, 사운

드, 감정 그리고 환경 운동이나 페미니즘(feminism)

과 같은 작가관의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뷔

욕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에는 그녀의 음

악에 나타난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뷔욕의 

음악에서 아이슬란드의 전통 음계 사용, 전통 악

기의 사용, 아이슬란드의 고대 시 에다(Edda), 아이

슬란드의 전통 서사시 리무어(Rimur) 등, 아이슬란

드의 전통음악 요소의 차용을 분석하고 그녀의 아

이스란드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분석한 연구(Choi, 

2018),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아이슬란드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서 기인한 자연 의식의 반영에 대한 

연구(Daly, 2015; Dibben, 2009a; Mcdonnell, 2001), 

아이슬란드를 향한 애국심, 모성애 그리고 여성의

식을 함께 살펴본 연구(Goldin-Perschbacher, 2014)

가 있다. 한편, 음악의 사운드 측면에서 표현적 특

성에 주목하고 자연과 뉴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조

명한 연구(Burns et al., 2008; Daly, 2015; Marsh & 

West, 2003)가 있다. 또 다른 주제로는 뷔욕의 작

품이 자기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점에 바탕을 두

고 음악 작품에 나타난 감정의 표현에 관한 연구

(Dibben, 2006; Park, 2012)가 있으며, 이 밖에 작품

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의식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Susdorf, 2017)와 그녀의 작품에서 제시되는 

이상세계에 대한 연구(Susdorf, 2018)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뷔욕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

체로 그녀의 음악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와 음악의 

시각화된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구로 나뉘며, 분석

의 세부적인 관점 또한 다양하게 파악되었다. 그

러나 선행연구들은 뷔욕 작품의 자기 전기적 성격

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뷔욕은 

자신의 음악에 대해 ‘내 일기의 조각’, ‘내 사진 앨

범’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자기 전기적인 성

격을 띤 작품으로 해석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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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ibben, 2006). 뷔욕 음악에서 확인되는 공통

적 주제는 자기 자신, 자신이 마주하는 세상, 그

리고 양자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self)’의 

문제를 다룬다(Park, 2012). 이러한 작품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체성으로 그녀의 태생적 

정체성인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으

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감정으로 자서전적인 이

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그녀의 경험된 감정의 표현

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작가적 세계관으로 그

녀가 작품을 통해 꾸준히 피력해온 ‘자연과 테크

놀로지의 조화’, 최근의 작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이 이에 포함된다. 연구

의 다양한 관점은 결국 뷔욕이라는 한 예술가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뷔욕의 음악 활동에 나타

난 패션 이미지를 음악 작품과의 연계성을 바탕으

로 고찰하기 위한 분석의 기준으로 <Table 1>의 

Table 1. 뷔욕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

선행연구

정체성

감정

작가적 세계관

아이슬

란드인
여성

페미

니즘

자연과 

테크놀

로지의 

조화

환경

운동

1 McDonnell, E. (2001). Army of she. ✓
2 Martin, B. (2002). Avant rock: Experimental music from the Beatles to Bjork. ✓ ✓
3

Marsh, C., & West, M. (2003). The nature / Technology binary opposition 

dismantled in the music of Madonna and Björk.
✓ ✓ ✓

4
Dibben, N. (2006). Subjectivity and the construction of emotion in the music of 

Björk. 
✓

5
Burns, L., Lafrance, M., & Hawley, L.. (2008). Embodied subjectivities in the 

lyrical and musical expression of PH Harvey and Björk.
✓ ✓  ✓

6
Faulhaber, E. F. (2008). Communicator between worlds: Björk’s reaches 

beyond the binaries.
✓ ✓

7
Dibben, N. (2009a). Nature and nation: national identity and environmentalism 

in Icelandic popular music video and music documentary.
✓ ✓ ✓

8 Dibben, N. (2009b). Björk. ✓ ✓ ✓
9 Malaway, V. (2011). Musical emergence in Björk’s “Medulla”. ✓ ✓
10

Gindt, D. (2011). Performative processes: Björk’s creative collaborations with 

the world of fashion.
✓ ✓ ✓

11
Sigurjónsdóttir, Æ. (2011). The new nordic cool: Björk, Icelandic fashion and 

art today.  
✓

12
Park, S. K. (2012). The understanding of artist Björk in the light of Carl 

Jung’s individuation process.  
✓ ✓ ✓

13
Goldin-Perschbacher, S. (2014). Icelandic nationalism, difference feminism and 

bjork’s maternal aesthetic.
✓ ✓

14
Daly, E. (2015). The fusion of nature and technology: Icelandic identity, 

activism, and the art of Björk.
✓ ✓ ✓ ✓

15
Susdorf, M. (2017). Björk’s Biophilia: A musical introduction to feminist new 

materialism.  
✓

16 Choi, Y. C. (2018). Survey on Icelandic traditional music presented in Björk’s. ✓  ✓ ✓
17

Susdorf, M. (2018). The contemporary feminist musician: nomadic, new 

materialist and utopianist motifs in Björk’s oeuv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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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들을 모두 아우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의 분석의 기준으로 뷔욕의 음악, 음악을 시각화

한 관점, 즉 ‘정체성’, ‘감정’, ‘작가적 세계관’을 도

출하였으며, 음악 활동의 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환경운동의 측면은 배제하였다. 

Ⅲ. 음악과 패션에 표현된 메시지

본 연구는 뷔욕의 음악 작품과 관련한 시청각 

자료에 나타난 패션의 이미지를 뷔욕의 음악과의 

연계성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음악의 

분석은 앨범의 주제, 작가의 의도와 같은 내용적 

측면과 가사와 사운드를 통한 표현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음악 메시지가 패션의 이미

지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정체성, 감정, 작

가적 세계관의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1. 정체성의 표현

뷔욕의 음악 작품에서 패션으로 시각화된 정체

성은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으로 

나뉜다. 먼저,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을 음악의 

표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이슬란드 고대 시 

에다의 영향을 받은 초현실적 이야기 형태의 스

토리텔링 구조의 가사, 그리고 수없이 등장하는 

자연을 묘사하는 가사나 노래 제목 등으로 나타난

다(Choi, 2018). 일례로 Vulnicura 앨범 수록곡의 
제목은 Black lake, Quicksand, Stonemilker, 
Atom dance와 같이 호수, 모래, 돌, 원자 등, 자

연물을 뜻하며, Black lake의 ‘내 심장은 검은 물
약을 탄 거대한 호수’, Black Lake의 ‘우리는 태
양의 자매’, Quicksand의 ‘산소로 안무를 짜고, 

공중에 수를 놓는다’와 같은 초현실적인 이야기 

형태의 가사들로 나타난다.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이 패션의 이미지로 시각

화된 사례로는 연인과의 이별과 해체된 가족으로 

인한 고통을 다룬 Black lake의 뮤직비디오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연을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 여긴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녀의 이러한 동일시는 자신의 신체와 의상을 아

이슬란드의 극단적 자연환경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Micah Montague, 2012). 그

녀는 <Figure 1>과 같이 거칠게 주름 잡힌 어두운 

새틴 소재로 된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해당 드레

스는 패션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이 만든 의상으로 영상의 촬영지인 아이슬

란드의 척박한 암벽과 동일한 텍스쳐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었다(Anderson, 2015). 또한 <Figure 1>의 

Black lake의 뮤직비디오의 절정 부에서, 아이슬

란드의 화산 끓는 소리를 사운드로 만든 볼캐닉 비

트(volcanic beat)로 청각화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녀와 아이슬란드의 푸른색 용암이 분출되는 영

상을 교차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대자연의 

일부로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3집 앨범의 

수록곡 Joga(1997)에서 아이슬란드의 화산의 끓

는 소리를 사운드로 만든 비트와 아이슬란드의 대

자연을 자신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영상을 통해 

아이슬란드 정체성을 시각화한 맥락과 일치한다

(Micah Montague, 2012). 이 밖에도, <Figure 2, 3>에

서와 같이, 자신의 신체와 의상을 용암 분출, 지진

과 같은 아이슬란드의 극단적 자연환경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을 시각화함

과 동시에 자신을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 표현하였다. 

뷔욕의 음악 작품에서 시각화된 또 다른 정체성

은 여성성이다. 생물학적 여성, 어머니의 딸, 한 아

이의 엄마, 그리고 여성 뮤지션은 모두가 다 그녀

의 다면적 여성 정체성을 구성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뷔욕의 음악은 자기 전기적 성

격을 띠고 있으며,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고 

앨범과 관련한 모든 시청각 자료에 직접 출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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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한다. 따라서 뷔욕의 여성성은 그녀의 작품에

서 가사의 내용과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며 여성의식과 결부 짓지 않더라도 작

품 전반에 내재한 표현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뷔욕은 Vulnicura 발매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자신도 당황스러울 만큼 노골적인 가사로 구성되

어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담아낸 작품이라

고 설명하였다(Grigoriadis, 2015). Vulnicura 앨범
에 드러난 여성 정체성은 수록된 곡들의 화자 즉, 

이별한 여인, 딸아이의 엄마, 어머니의 딸의 입장

과 이야기로 표현되었다. 가사에 담긴 뷔욕의 다

면적 여성 정체성은 뮤직비디오와 앨범 커버에 나

타난 그녀의 신체와 패션의 이미지로 시각화되었

다. <Figure 4>의 Vulnicura 앨범 커버 이미지는 
여성의 음부를 연상케 하는 세로로 길고 깊게 파

인 가슴의 상처이며 이는 실연의 상처를 물리적으

로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과 연인 사이에 태어난 

딸의 생명의 통로이자 실연한 여인의 고통을 상징

하였다. 또한 <Figure 5>는 음부 모양의 가슴의 상

처가 자수와 구슬 장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치유와 해방을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드러냈

다. 한편, Utopia는 이상향을 노래하는 작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 정

체성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Figure 6>은 Utopia
앨범 커버 이미지로, 외음부 구조의 특징이 부각

Table 2. 패션의 이미지로 시각화된 정체성.

아

이

슬

란

드

인

의

정

체

성 Figure 1. Black lake.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5a). 
www.youtube.com

Figure 2. Family moving album cover.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5b). 
www.youtube.com

Figure 3. Black lake trailer.
Captured by the author from The museum 

of modern art. (2015). 
www.youtube.com

여

성

정

체

성

Figure 4. Vulnicura album cover. 
Edited by the author from Inez + Vinoodh 

– Vulnicura. (2015).
www.bjork.fr

Figure 5. Family moving album cover.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5b). 
www.youtube.com

Figure 6. Utopia album cover. 
Edited by the author from Jesse Kanda - 

Utopia. (2017).  
www.bjork.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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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여성성을 드러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종교

배(異種交配)를 통한 초현실적 혼종(混種)의 이미

지를 보이고 있어 여성적 성 정체성만이 강조된 

Vulnicura의 여성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Utopia 앨범은 분별과 대립이 극복된 이상세계
를 노래하는 앨범의 주제 표현을 위해 특정 성과 

종의 구분을 흐리는 혼종 패션의 이미지를 제시하

였다. 그러나 제시된 혼종 패션의 이미지들은 대

부분 뷔욕의 신체와 의상을 통해 표현되고 있어 

여성성을 기반으로 한 혼종의 이미지로 전달되어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음에도 여성성이 부각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2. 감정의 표현

뷔욕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동기는 

‘인생에서 경험한 다양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밝혔

다(Park, 2012). 자신의 일은 경험한 감정을 다른 사

람들에게 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Servin, 

2001) 감정의 표현이 곧 작품의 핵심임을 강조하였

다. Vulnicura 앨범은 연인과의 이별과 파괴된 가
족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슬픔

과 그로부터 해방되는 ‘슬픔의 승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뷔욕은 Vulnicura를 일컬어 지금까지의 앨
범 작업 중에서 자신의 감정 표현에 가장 깊게 몰두

한 앨범이라고 설명하였다(Grigoriadis, 2015). 한편, 

Vulnicura 발매 2년 후 발표된 Utopia 앨범은 새
로운 세상을 꿈꾸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열정적 사랑’의 감정을 전면에 드러내어 

전작과는 감정적 측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음악으로 표현된 슬픔의 승화는 가사, 멜로디 그

리고 악기의 사운드로 표현되었다. Family의 가
사를 살펴보면, ‘내 가족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곳(where I can pay respects for the death of my 

family)’, ‘사랑의 기념비를 세워(raise a monument of 

love)’, ‘고통에서 우리를 놓아주네(relieve us from 

the pain)’의 가사를 통해 슬픔의 승화 과정을 표현

한다. 또한, 뷔욕은 Vulnicura 앨범의 멜로디들은 
슬픈 느낌을 자아내며, 음과 음 사이에 좁은 간격

들은 마비된 것 같은 상태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Geffen, 2017). 악기를 통한 감정의 전달은 Family
에서와 같이 여러 대의 바이올린이 동시에 현을 날

카롭게 긁는 연주법으로 긴장감을 표현하거나 비올

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스트링 사운드로 무겁게 가

라앉는 슬픔을 표현했다. 

패션의 이미지로 표현된 슬픔의 승화는 몸과 

의상에 적용된 색의 상징적 이미지와 소재의 재질

감과 가공법 그리고 빛과 어둠의 보편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뷔욕은 비주얼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스스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앨범

마다 컬러 테마와 전달해야 할 감정이 있다고 하

였다(Magnusson, 2015). Vulnicura 앨범과 시청각 
자료에서 나타난 주 컬러는 검은색·보라색·노란색

으로 검은색은 죽음·고통·슬픔을 보라색은 숭고·

치유·용서를 노란색은 자유·해방·승화의 의미로 

표현이 되었다. 또한 <Figure 7>과 같이 검은색·보

라색·노란색을 시간순으로 배치하거나, 공연에서 

<Figure 8>의 보라색과 노란색 드레스를 순차적으

로 보여줌으로써 감정의 서사를 나타냈고, 인터미

션(intermission)이 없는 공연에서는 <Figure 9>와 

같이 하나의 의상에 보라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드

레스를 통해 슬픔의 승화를 표현하였다. Black 

lake 뮤직비디오에서는 대조적인 소재와 질감을 
가진 두 벌의 드레스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였는

데, 슬픔의 감정은 거칠게 손으로 주름 잡은 드레

스로 표현했고, 곡 후반부에서는 반투명한 소재를 

얇고 길게 칼로 베어 유연한 날개처럼 표현한 의

상으로 승화된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감정

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빛과 어둠의 보편적 이미

지를 통한 감정의 표현은 Not get VR 뮤직비디
오에서 찾아볼 수 있다. Not get VR은 가족을 해
체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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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에서 ‘나의 고통을 없애지 마, 내가 치유될 

기회야’의 가사를 통해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다가, 

‘사랑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를 반복하면서 원망

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슬픔의 승화’를 

표현한다. 가사의 빛은 사랑, 신뢰, 유지된 가족 등

을 의미하며, 죽음은 이별과 가족의 해체, 난관 등

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메시지는 <Figure 

10>과 같이 어둠에서 자가발전을 통해 점차 빛으

로 채워지는 몸과 패션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화되

었다.

한편, Utopia 앨범에서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열정적 사랑’으로 Vulnicura 앨범의 ‘슬픔의 승

Table 3. 패션의 이미지로 시각화된 감정. 

슬

픔

의

승

화 

Figure 7. Family moving album cover.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5b). www.youtube.com

Figure 8. Vulnicura tour dress.
Edited by the author from Carnegie Hall. (2015).

www.bjork.fr

Figure 9. Vulnicura stage dress. 
From Pohoda festival. (2015). 

www.bjork.fr

Figure 10. Notget VR music video.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7a). 

www.youtube.com

열

정

적

사

랑

Figure 11. The gate dres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Gucci. (2017).

www.youtube.com

Figure 12. The gate music video.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7b). 
www.youtube.com

Figure 13. Blissing me music video.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7c). 
www.youtube.com

Figure 14. Arisen my senses music video.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7d).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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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열정적 사랑’으로 나아간 감정의 변화와 

확장이 확인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연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빛과 프리즘에 비유한 노래 The 

gate의 뮤직비디오에서 뷔욕과 아바타의 캐릭터
가 입은 드레스를 들 수 있다.

‘내 치유된 가슴의 상처는 문(the gate)으로 변

형된다. 사랑을 받는 곳, 사랑을 주는 곳’

‘내 치유된 가슴의 상처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산산이 부서져 프리즘 되어 다시 하나 되리’

The gate의 가사 일부

The gate의 가사 ‘프리즘(prism)’은 노래의 주

제를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가사로 뻗어 나가는 빛

으로 상징된 열정적 사랑과 사랑으로 펼쳐지는 감

정을 은유한다(Björk BR, 2017). <Figure 11>은 가

사 프리즘을 드레스의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패

션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디자인하였다. 

그는 반사성 PVC 소재 및 구슬과 직선 주름 가공

법을 사용하여 수직적이고, 반짝이며 여러 갈래로 

펼쳐지는 프리즘의 이미지를 패션으로 구현하였다

(Skidmore, 2017). <Figure 13>은 Blissing me 뮤직
비디오의 한 장면으로, 가사와 속삭이는 듯한 가

창 스타일로 표현된 벅찬 사랑의 감정을 파스텔 

톤과 망사 소재를 사용하여 여러 겹으로 주름 잡

아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시각화하였다. 이 밖

에 사랑의 감정을 관능적 이미지로 표현한 사례로

는 Arisen my senses가 대표적이다. <Figure 14>

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모양의 양막 속 태아로 형

상화된 뷔욕의 모습과 키스를 연상케 하는 두 개

의 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잉태와 탄생의 과정

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은유하고 있으며, 그로테

스크(grotesque)하고 에로틱(erotic)한 이미지를 통

해, ‘감각의 봉기(arisen my senses)’, ‘키스(kiss)’, 

‘내 몸속의 모든 세포(every cell in my body)’등의 

가사를 육감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3. 작가적 세계관의 표현 

뷔욕은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로운 공존과 융

합에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피력해왔다(Daly, 2015: 

Petersen, 2016; Stosuy, 2016). 뷔욕의 음악은 기본적으

로 전자 음악 장르(electronic music)로 분류되지만, 앨

범마다 전통적인 방식과 최첨단 전자 음향기기를 함

께 사용하여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

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은 유기적인 사운드, 즉 뷔욕의 

목소리, 새소리, 클래식 악기 등이 해당되며, 전자 음

악 사운드의 구현에는 신시사이저(synthesizer)를 비

롯한 다양한 DAW(digital audio workstation)를 통한 

가상 악기와 다양한 이펙터(effector)가 포함되어 앨

범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사운드를 선보인다(Willson, 2017). Vulnicura 앨범
에서는 클래식 현악기를, Utopia 앨범에서는 플루
트(flute)를 주 악기로 사용하여 전자 사운드와 함께 

담아냈다.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에 대한 신념이 표현된 

의상으로는, 조명 작가와 아이리스 반 헤르펜과의 협

업으로 제작된 드레스 Sphæra를 들 수 있다(Figure 

15). Sphæra는 동그란 구를 뜻하는 아이슬란드어
로, 식물과 사람의 혼종 모티프(motif)와 3D 프린팅 

프레임에 투명한 오간자를 사용하여 이질적인 주제

와 소재들이 조화를 이룬 의상을 통해 이상향의 세계

를 표현하였다. 또한 의상에 센서를 부착해, 노래를 

부르는 뷔욕의 움직임에 따라 조도와 드레스의 구조

에 변화가 생성되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의상

을 통해서 의상과 의상을 입은 사람 간의 조화를 이

루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Utopia 앨범의 이상향
의 메시지와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라는 작가적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를 

표현한 또 다른 사례로, MIT 공대 교수인 네리 옥스

만(Neri Oxman)이 디자인한 페이스 마스크(face 

mask) Rottlace가 있다(Figure 16). 아이슬란드어로 

‘피부가 없는’이라는 뜻의 이 마스크는 뷔욕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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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을 스캔하여 3D 프린팅한 것으로 새로운 정체성

의 표현을 상징하였다.

4. 종합적 논의 

뷔욕의 음악 앨범 Vulnicura와 Utopia의 활
동에 나타난 패션의 이미지를 음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뷔욕의 음악은 관련 시청각 

자료에서 예술적인 패션의 이미지로 구현되고 있

었으며 이를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뷔욕의 음악과 패션으로 표현된 정체성은 아이

슬란드인의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으로 그녀의 태

생적 정체성의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이슬

란드인의 정체성은 뷔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로, 뷔욕은 작품을 

통해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을 꾸준히 드러냄으로

써 모국을 향한 사랑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

심을 표현해왔다. 본 연구에서 음악과 패션을 통

해 표현된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은 지리적, 지형

적, 민족적 특성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뷔욕은 아

이슬란드의 전통 문학의 영향을 받은 초현실적인 

가사를 통해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의 이미지를 자신의 신체와 의상에 중첩함

으로써 태생적 정체성을 드러냈다. 한편, 자연물과 

Table 4. 패션 이미지로 시각화된 작가  세계 . 

자

연

과 

테

크

놀

로

지

의

조

화 

Figure 15. Cornucopia tour dress. 
Edited by the author from Rockhal-main hall 

Luxembourg. (2019). www.bjork.fr

Figure 16. 3D printing mask Rottlace. 
Edited by the author from Tucker. (2016). 

www.dezeen.com

페

미

니

즘 

 

Figure 17. Utopia music video.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7e). 

www.youtube.com

Figure 18. Arisen my sense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7d).

www.youtube.com

Figure 19. Björk’s hybridism.  
From Barlow. (2018).
www.timeout.com

   

Figure 20. Tabula rasa music video.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jörk. (2017f).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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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욕(Björk)의 패션에 나타난 음악 메시지

자연현상에 이입된 패션의 이미지는 정체성, 감정, 

작가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패션의 이미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그녀 자신을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관점이 파악

되었다. 이러한 동일시는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으며(Dibben, 2006; Gindt, 2011; Park, 

2012), 여타 다른 팝스타의 패션으로부터 뷔욕의 

패션을 구별 짓는 표현적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여성 정체성은 Vunicura에서는 한 개인
으로서의 여성적 측면이, Utopia에서는 사회 구
성원으로서의 여성적 측면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특히 Utopia에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여성의 

연대 의식을 강조하는 가사를 통해 페미니스트적

인 면모를 드러냈다. 최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

기에 대항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뮤지션들

에 의해 제기되는 페미니즘 메시지는 대중의 공감

을 얻었고, 뷔욕 또한 다른 뮤지션들과 마찬가지

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동

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표현하

는 뷔욕의 패션 이미지는 기존의 팝 음악 뮤지션

들이 보여온 패션의 이미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

였다. 뷔욕은 성별, 사람, 곤충, 식물 등이 경계 없

이 조화를 이룬 혼종 패션의 이미지를 통해 수평

적 질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별 없는 세상이라

는 페미니즘의 본질을 시각화하였다. 그녀는 음악

의 가사를 통해서는 권력과 억압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조

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예술적인 패션의 이미

지를 보여줌으로써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제시하

였다. 이처럼 뷔욕은 작가적 메시지가 함의된 패

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음악 작품에 표현적 깊이

를 더함으로써 예술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여타 다른 관점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감정이다. 뷔욕의 가

사를 살펴보면, 초현실적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보

여 형식적으로는 아이슬란드의 전통 문학 장르 에

Table 5. 뷔욕의 음악 메시지와 패션 표 의 연계성.

구분 음악의 표현 패션의 표현

정

체

성

아이슬란

드인

- 아이슬란드 자연의 영향을 받은 초현실

적 이야기 구조의 곡명과 가사 표현

- 화산을 사운드화 한 볼캐닉 비트의 사

용

- 아이슬란드 지형에 중첩된 신체 이

미지 표현

- 아이슬란드 지형을 직물의 질감과 

가공법을 이용하여 드레스로 시각화

여성

- 실연한 여인, 딸아이의 엄마, 어머니의 

딸, 연대하는 여성 등 다면적 여성성을 

드러낸 가사

- 여성의 음부를 모티프로 신체 이미

지 및 의상과 디테일 표현

감정

- 슬픔의 승화, 열정적 사랑의 감정 상태

와 변화를 드러내는 가사

- 음과 음의 간격을 통한 긴장의 고조와 

이완

- 악기 고유의 소리 성질과 연주법을 통

한 감정 표현 

- 색, 빛, 어둠의 보편적 이미지와 상

징을 통한 의상과 몸의 표현

- 의상의 질감, 소재의 성질 및 가공법

을 통한 감정 표현

작

가

적 

세

계

관

자연과 

테크놀로

지의 

조화

- 유기적 사운드(목소리, 동물 소리, 전통악

기)와 전자적 사운드(신시사이저, DAW, 

이펙터 등)를 혼용한 자연과 테크놀로지

의 조화 

- 원단 사용 및 수공예 작업과 뉴 테크놀

로지(3D 프린팅 기법, 센서가 장착된 

키네틱 드레스, 영상 테크닉)의 사용을 

통한 패션 이미지 표현의 극대화 

페미니즘
-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페미니즘 가사

-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를 촉구하는 가사 

- 사람, 곤충, 식물의 혼종 패션으로 

수평적 질서의 강조 

- 하나에서 여럿으로 갈라지고 이어지

는 여성의 몸 이미지  



- 132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1권 3호 (2021.9)

다의 영향이 엿보이지만, 가사의 내용적 측면에서

는 감정의 표현이 주를 이룬다. Vunicura의 ‘슬
픔의 승화’는 Utopia 앨범의 ‘열정적 사랑’과 감

정적으로 대립의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립된 

감정은 원색과 파스텔 톤, 거칠고 부드러운 질감, 

주름 가공을 통한 덩어리감, 잘게 커팅된 투명한 

소재 등의 대조적인 성질을 사용한 직관적 이미지

로 표현되어 음악 메시지가 담고 있는 감정의 결

을 구체화하였다.

뷔욕의 패션은 비정상적인 표현 즉, 신체의 파괴

를 통한 혐오적 표현 및 이질적인 것의 혼합에서 

오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적 특징을 보인다. 그로테

스크는 추(醜)와 미(美), 호감과 혐오감, 선과 악 등 

양립 불가한 성질을 공존시켜 충돌에서 비롯되는 

부조화를 통해 양면적 이상성을 표현한다(Song & 

Park, 2003). 뷔욕은 <Figure 2, 3>과 같이 자신의 신

체에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을 이입

시켜 신체가 굳고, 갈라지며 녹는 등의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표

현하였다. 한편, Utopia 앨범에서는 <Figure 17, 

18, 19>와 같이 이질적인 성질을 갖는 식물, 곤충, 

사람 간의 혼종 이미지의 드레스나, <Figure 6, 13>

의 여성의 음부와 곤충 및 사람의 모습이 뒤섞인 

그로테스크한 마스크로 표현되었다. 이는 혼종 이

미지를 통해 인간 우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물음, 

식물의 인격화와 같은 상반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생명체들 간의 위, 아래가 없는 수평적인 이상향을 

제시하는 Utopia 앨범의 주제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뷔욕의 음악 메시지와 패션의 이미

지들은 유기적 연결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아가 뷔욕의 작품을 분석하는 위의 세 가지 관

점들은 상호 배재적인 특성이 아닌, 상호 영향의 

관계에 있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정체성’, ‘감

정’, ‘작가적 세계관’의 표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자연과의 동일시는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의 관점

으로 설명됨과 동시에 뉴 테크놀로지를 통해 절묘

하게 합성된 이미지로 제시된다는 점에서는 자연

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라는 작가적 세계관과도 연

결된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초현실적인 가사표

현은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과 이어지고, 여성 정

체성은 페미니즘의 작가적 세계관으로 확장되며 

페미니즘과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는 분별과 

대립의 극복을 통한 조화와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한다. 이와 같이 정체성, 감정, 작가적 세계관

의 유기적 연결은 뷔욕의 음악과 패션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인시켜주며, 뷔욕의 작품 활동에 나타

난 패션의 이미지들이 그녀의 음악 메시지를 이해

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임을 증명하고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뷔욕의 음악과 패션의 밀접한 연계

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녀가 최근 발매한 

두 장의 음악 앨범, Vulnicura와 Utopia의 주제
와 가사 및 사운드를 분석하여 해당 음악과 관련

된 시청각 자료에 등장하는 패션 이미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표현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살

펴보았다. 

뷔욕의 음악은 팝 음악의 범주에 있으나, 하나

의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음악적 경계가 

모호한 전위적인 특성을 갖는다. 음악의 가사 또

한 초현실적이어서 일반적인 팝 음악의 스타일과

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세계

적인 팝 스타로서 30여 년간 대중의 사랑과 평단

의 지지를 고루 받아올 수 있었던 데에는 창조적

인 패션의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했

다. 그녀의 패션 이미지는 자신의 음악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심 매개체로써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뷔욕의 음악 

메시지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

한 감정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작가적 세계관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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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뷔욕의 작품에 표현된 아이슬란드인의 정체성

은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파악되며. 

정체성과 감정 그리고 작가적 세계관의 표현을 아

우르는 공통분모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동일시는 

자신의 신체와 의상에 중첩된 자연의 이미지로 나

타나며, 신체의 경계를 해체하는 탈 신체미를 통

해 표현되거나 사람과 동식물의 혼종 패션의 이미

지로 나타나 그로테스크한 조형적 특성을 보였다. 

한편, 뷔욕의 음악에서 가장 주된 요소로 나타난 

감정의 시각화는 신체와 의상에 적용된 색, 빛, 어

둠의 보편적 이미지와 상징, 소재의 질감 및 가공

법 등을 통해 구체적인 패션의 이미지로 가시화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조화 

신념은 뉴 테크놀로지를 적용된 패션을 통한 새로

움 추구로 나타났으며, 사회 비판적 가사로 표현

된 페미니즘은 혼종 패션의 이미지로 제시되어 차

별 없는 세상을 노래한 유토피아의 앨범 주제를 

아우르는 작가적 세계관으로 파악되었다. 

뷔욕의 패션 이미지는 음악의 메시지와 유기적

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유기적 연결은 뷔욕의 가

사를 근간으로 하되, 그녀의 텍스트가 청각화되고 

시각화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열린 협업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뷔욕은 

패션의 이미지 제작을 위해 명확한 방향성과 영감

이 되는 소스를 전달하면서도 협업에 참여한 창작

자들이 충분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전문가들의 역량이 최대한

으로 발휘된 패션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협업의 방식은 최근 ‘예술가들이 

맺는 관계를 통한 외연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예술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뷔욕의 협업을 

통한 음악과 패션의 이미지 구축은 현대 예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처럼 뷔욕은 팝 스타들이 패션을 활용해온 방식에

서 벗어나 탈 장르적, 탈 경계적인 패션의 이미지

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과거 패션이 

예술과는 동떨어진 산업의 한 분야로만 여겨온 관

점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뷔욕의 패션은 음악과 팝 스타들에 의해 파생

되고 확산되는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의 맥락을 넘

어선다. 팝 스타에 의한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창

조나 하위문화로의 연계라는 일반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음악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것에 중

심을 둔 예술적 표현의 확장 도구로 사용되고 있

으며,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예술성을 구축한다는 

특이점을 갖는다. 이처럼 그녀의 패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각예술의 한 장르로 이해됨과 동시에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자신의 음악을 대중에게 직

관적이고 매력적인 시청각 이미지로 전달하는 핵

심적 매개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패션을 통한 표

현의 확대는 물론 패션 예술성의 확장이라는 의의

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조형적 특성과 젠더 표현의 

범주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온 팝 스타 패션 연

구에서 나아가 패션에 함의된 음악 메시지의 분석

을 통해 패션의 예술적 표현의 확장을 살펴봄으로

써, 팝 스타 패션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넓혀 

뷔욕의 음악 활동 전반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와 

음악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고, 패션으로 표현된 

그녀의 예술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예술적 패션 표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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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celandic pop singer Björk is an artist who has visualized her unique musical world by presenting artistic fashion 

images through audio-visual materials. The study selects her latest albums Vulnicura(2015) and Utopia(2017), 

analyz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fashion images shown in the music videos, album covers, stage costumes, pictorials 

and the music messages expressed in the theme, lyrics, and sound of the albums. Based on the literature studies on 

Björk, ‘identity, ‘emotion’, and ‘artist’s visions’ were derived as perspectives of analysis and identity was subdivided 

into ‘Icelandic identity’ and ‘feminine identity’ and the artist’s vision was subdivided into ‘the harmony of nature 

and technology’ and ‘Feminism’. As for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Icelandic identity was expressed in surreal 

lyrics and song titles influenced by Icelandic traditional literature, and visualized as images of body and fashion 

superimposed on Iceland’s natural environment. Feminine identity was expressed in lyrics from various women’s 

perspectives and visualized with images of a vulva. Second, ‘sublimation of sadness’ and ‘passionate love’ were the 

most pronounced emotions, expressed in lyrics, melodies, and instrumental performances. The visualization of emotions 

was expressed in light and color properties, materials, and processing methods, and was emphasized through grotesque 

settings. Third, the harmony of nature and technology was express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organic and electronic 

sounds and visualized using the latest fusion and composite media such as 3D printed costumes, kinetic dresses, and 

VR images. Feminism was expressed with lyrics criticizing patriarchy and images of hybrid fashion. This study deals 

with fashion as an expressive tool of music, expanding the scope of pop star fashion research t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subculture categories.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s that it shed light on the artistry of fashion and the 

scalability of expression through music message analysis expressed in fashion.

Key words : Björk, fashion, music message, emotion, artist’s 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