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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용의 자세는 하이브리드 미학을 추구하는 현시대에 요구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며, 최근 패션 산업에

서도 인종차별 갈등으로 인해 다양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산 하자즈의 패션 사진을 대상으로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포용

적 세계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의 관점에 집중하여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포용적 

세계관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개념 접근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패션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피사체와 관련된 스

토리와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포용의 쟁점들을 제시하며 현대 패션 사진의 사회적 가치의 표현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둔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전문 서적들을 통해 현시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포용적 세계관이라는 개념과 의미의 쓰임을 정리하였다. 검색을 통해 하자즈가 고국 사진

을 찍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Hassan Hajjaj’와 ‘Photography’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미지, 논

문, 저널, 매거진, 영상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고, 연작별 키워드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 및 시각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 연작 사진은 작가의 일관된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하자즈의 포용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패션 사진은 ‘케시 앤젤스’, ‘마이 락스타즈’, ‘보그, 더 아랍

이슈’ 시리즈로 구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은 의미의 중첩, 

스테레오타입의 파괴, 오브제의 재탄생으로 도출되었다. 하자즈의 패션 사진은 패셔너블한 캐릭터, 사물들

이 중첩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경계를 넘고 뒤섞이는 포용의 공간으로, 경계가 없고 현대 아랍 문화의 시각

적 내러티브를 제시하며 패션, 인간,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괴를 보여준다. 또한 패션 사진에 노출된 

오브제들은 작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탄생된 것들이 주를 이루며, 포용적 세계관을 물리적 세계

에서 시각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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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루이비통(Louis Vuitton), 구찌(Gucci), 나이

키(Nike), 아디다스(Adidas)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

들이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공유하며 인

종차별과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

다. 그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정면으로 의

견을 내고 적극적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패션 기업들이 동시에 앞장서 개선의 의견을 밝혔

고, 주요 부분 후보에 백인 중심의 인종 편향적이

라는 비판을 받은 영화 아카데미상 또한 주류 영

화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소수 인종 및 민족, 성소

수자, 장애인 등이 영화에 비중 있게 참여한다는 

내용과 이를 반영한 포용 기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듯 백색 인

종 중심의 문화를 벗어나 다양한 유색 인종 문화

를 반영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존재

를 향한 포용의 자세는 현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패션 영역에서 포용의 개념을 언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에 

대한 연구(Kim & Lee,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

델의 다양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Kim, 2017), 대중문

화에 나타난 다양성 중심의 어글리(ugly) 패션 사례 

분석 연구(Park, 2020) 등으로 컬렉션이나 광고 캠페

인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포용에 대

한 의견을 다양한 패션 이미지로 제시하는 예술가 

하산 하자즈(Hassan Hajjaj)의 작품에 주목하였다. 

모로코(Morocco) 출신 아티스트로서 런던(London)

으로 이주하여 2세대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하자즈

의 예술 작품은 전 세계 곳곳의 패션 전시를 통해 

포용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arrigan, 2018), 대영 박물관(The British Museum),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A), 구겐하임 아부다비

(Guggenheim Abu Dhabi),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

술관(LACMA) 등을 비롯한 유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A Taste of Things to 

Come’의 주제로 전시가 개최되어 현재 인류가 맞

이한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미래를 건설적

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보살피

자는 포용적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패션 브랜드 타미 힐피거(Tommy Hilfiger)와 네덜란

드 패션 브랜드 파타(Patta)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Diaspora)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마

련하기 위해 블랙 화합을 상징하는 캡슐 컬렉션을 

협업하였고, 하자즈는 캠페인 이미지를 작업하였

다. 그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패션 

연작 사진에 담은 포용적 세계관이 빛을 발하듯 다

양한 브랜드, 매거진, 아티스트들에게 주목을 받으

며 작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패

션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연구 대상으

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자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배

경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그래픽디자인 연구자 

Jónsdóttir(2017)의 사례분석 연구와 교차 문화적 표

현에 대한 연구, 철학 분야 관련 Barbo(2015)의 예

술 창작물의 의미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으며, 현

대 중동 미술에서 포토몽타주의 부상에 대한 주제

로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에 관해 서술한 큐레이

터의 에세이(Das, n.d.) 등이 있다. 이들은 하자즈의 

작품을 통해 이질적 문화 혼합 관계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본 연구는 패

션의 관점에 집중하여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포

용적 세계관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개념 접근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패션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관이 표현된 패션 사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피사체와 관련된 스토리와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포용의 쟁점들을 제

시한다. 이에 근거하여 현대 패션 사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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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표현 사례로써 하자즈의 작품을 고찰하고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 구축 방식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철학, 미술사학, 

종교학 등의 기반으로 포용적 세계관이라는 의

미의 쓰임과 개념을 수립하고, 연구 대상으로 수

집된 사진 작품의 범위는 하자즈의 전 작품을 포

괄한다. 즉, 모로코 여행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2000년을 기준으로 구글(http://www.google.com), 유

튜브(http://www.youtube.com) 검색을 하고, ‘Hassan 

Hajjaj’와 ‘Photography’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미

지 470개와 기사 220개, 저널, 매거진, 영상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신체 일부 장면만 

촬영한 ‘다카 마라키아(Dakka Marrakchia)’, ‘레그

(legs)’ 시리즈는 패션의 관점에서 포용적 세계관을 

분석하기에 한정적인 이미지로 판단되어 제외하였

고, 하자즈가 인터뷰에서 포용과 소통에 대한 중

요성과 함께 대표작으로 언급하거나 전시 빈도수

가 높은 이미지 위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영역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 포용적 해석에 집중하였다. 

작가의 포용적 세계관이라는 물리적 개념이 시각

화로 투영되는 하자즈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함으

로써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세계관을 연구하여 

새로운 표현 특성으로 조명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Ⅱ. 패션과 포용적 세계관 

1. 포용적 세계관

독일에서 시작된 ‘세계관(weltanschauung)’의 개

념은 19세기 말 서구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에 진

출하여 1858년부터 영어 ‘worldview’로 기록되었다

(Wolters, 1989). 세계관은 주로 철학이나 종교학에

서 의미를 정의하는데, 철학 상담자 란 라하브(Ran 

Lahav)는 세계관 해석(worldview interpretation)이 오

늘날 새롭게 전개되는 철학 상담의 핵심이라고 말하

였고(No, 2016), 이는 최근에 더욱 부각되는 세계관

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세계관은 단지 세계에 대한 지적인 인식으로 

한정되지는 않으며, 근거로 하여금 사람들이 주위 

세계에 대해 작용하는 실천적인 의의도 함께 가진

다. 따라서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인간 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기계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경제학

자 Rifkin(1990/2015)은 어떤 문화가 개발한 특정한 

기술과 제도는 그 문화가 속했던 특정한 에너지 

환경을 비춰주는 거울이라 지칭하면서, 어떤 문화

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삶

의 방식을 택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주변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런 근

본적인 변화를 겪고 나면 그들의 세계관도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고 합리화하고 고무하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고 주장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n.d.)은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

한 통일적인 견해, 민족성, 전통, 교육, 운명 따위

를 기반으로 하며, 낙천주의, 염세주의, 숙명론, 종

교적, 도덕적, 과학적 세계관 따위의 여러 견해가 

있다고 세계관을 정의하였다. 포용적 세계관을 주

요 개념으로 삼는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살펴본 세

계관 개념과 구분에 근거하여 포용을 향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 세계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포용은 어원적으로 라틴어 ‘Tolerare’에서 유래했

다. Oxford Learner’s Dictionaries(n.d.)에 따르면 포

용은 어떤 것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용인하

는 자질이다. Jung(2017)은 포용이란 차이를 인정하

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행위라고 말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 

하였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

는 포용의 정신과 관련하여 뿌리내리기(enrac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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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제시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만

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 정신적 환경에 뿌리를 내려야 하며,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체를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 말했다(Lee, 

2016). 

앞서 세계관에 대한 개념을 보았을 때 사회에 

대한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파악을 의미한다고 하

여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포

용에 대한 개념에서도 나와의 차이를 갖는 어떤 

것의 전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포용적 세계관은 

서로 다른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세계의 기원과 

발전, 삶의 본질, 철학적, 자연과학적, 사회 정치적, 

윤리적, 미적 견해 등에서 서로 다름의 차이에 대

해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사

전에서 볼 때 세계관이 가치, 문화, 전통, 교육 등

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포용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와 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패션 사진과 포용적 세계관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자 Morris(1979)는 모든 옷

은 그 옷을 착용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

였다. Park(2012)은 착장 행위를 통해 자신을 표현

하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인 패션은 개인의 사회 

문화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패션 사

진은 패션을 착장한 대상을 촬영하므로 결국 패션 

사진이 표착하는 의미는 Morris(1979) 및 Park(2012)

의 언급과 연결된다. 또한, Park and Ha(2015)는 패

션 사진이 한 시대의 사회적 이념이나 문화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진은 현실

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패션 사진작가들은 단순

히 패션만을 사진에 담은 재현의 역할을 넘어 그

것을 착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기호, 가치관, 사회

적 지위와 계층 등을 포용하는 메시지를 담아 세

계관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패션 사진은 형식에 따라 연속 사진(photo sequence), 

연작 사진(photo series), 엮음 사진(photo story, photo essay)

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Yang & Han, 2008) 세계관 전달

의 측면으로 볼 때 사진의 연작과 엮음은 작가의 일관

된 세계관 표현과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지각되는 사물의 깊이나 공간의 깊이와는 달리 패션 

사진에서의 깊이는 평면 속에 나타난 색채와 형태,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 구현되며(Jo, 2006), 작가가 의도

적으로 부여한 장치나 연출, 제작과정에서의 조작을 

통해서도 관찰자에게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기도 한다. 

Beom and Yim(2017)은 20세기 중반 예술사진에 나타

난 내러티브(narrative)는 대부분 사진 잡지의 포토 스

토리나 포토 에세이라는 연속물 형태로 발전했으며, 

연출 사진인 타블로 포토그래피(tableau photography)

은 감상자가 그림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문화적 기능

을 발휘해 사진 속 인물과 소품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스토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진이 어떤 내용을 담아내며, 형식과 시각적 

표현 특성을 해석하고 의미가 있는가에 따라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패션 

분야에서도 포용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패션 사진에서의 포용적 세계관이 점차 

눈에 띈다. 

에이치엔엠(H&M) 광고 <Figure 1>의 ‘Close the 

loop’는 패션 캠페인 영상을 통해 연령, 성별, 사이

즈, 인종, 문화 및 정체성의 포용적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히잡을 착용하고 모로코의 유산을 가

진 모델을 선정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였다(Komar, 

2015). <Figure 2>는 베르사체(Versace) 캠페인 광

고 사진의 일부분인데 포용성을 상징하는 직업이 

다양한 54명의 모델을 선정하여 역대 최장 광고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의 포용적 세계관을 제시하

였다(Day, 2018). <Figure 3>은 매거진 역사상 최초

의 흑인 사진작가인 타일러 미첼(Tyler Mitchel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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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매거진 커버이다. 패션 사진을 통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그릴 기회가 있으며,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종, 민족, 관

계, 문화적 포용적 메시지를 표현하였다(Goodman, 

2018). <Figure 4>는 ‘#Voguechallenge’를 통해 패션 

매거진이 시도해 보지 못한 표지와 주제, 다양한 국

가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 속에는 성별, 인종, 연령, 

사이즈, 문화 등의 차이가 눈에 띄며, 차이를 갖는 

다양한 대상들이 함께 존중된 화면이 포착된다. 

이렇듯 현재 패션 산업에서 주목하는 포용적 세계

관의 표출은 패션 사진을 통해 다수 드러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하자즈의 연작 

사진 역시 현대 패션의 포용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패션 사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Ⅲ. 하산 하자즈의 연작별 패션 사진 

하자즈는 아랍 사회를 배경으로 화려한 북아프

리카 패션을 강조한 인물 사진을 찍는 아티스트이

다. 국내 전시용 도록 A Taste of Things to Come
에서는 하자즈가 태어난 모로코를 일컬어 서구의 

유명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의 지사들이 자리를 

잡고 패션 산업에 필수적인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

로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교차하는 모로코의 지정학

적 위치처럼 고급 예술과 스트리트 컬처를 자유롭

게 오가는 것이 하자즈의 매력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ch)와 영국 런던을 오가며 

활동하는 하자즈는 대영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The British Museum)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뮤지엄에서 그의 작품 컬렉션을 보유할 정도의 명

성을 떨치고 있다. 한편 그의 사진이 빠르게 진화

하는 하위문화의 시각적 요소를 재구성하는 대중

문화에 뿌리를 두었으므로 ‘모로코의 앤디 워홀

(Andy Warhol)’이라 불리기도 한다(Highet, n.d.). 특

히 패션 사진으로서의 시각적 어휘들을 사용하며

(Tzenkova, n.d.) 패션 전시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진 전반에 나타난 강렬한 패션 요

소들을 중심으로 연작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자즈의 다양한 연작은 다음과 같이 모로코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한 ‘케시 앤젤스(Kesh Angels)’, 

하자즈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캐릭터들의 강인

함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마이 락스타즈(My Rock 

Stars)’, 패션 매거진에서의 문화 표현 방식에 문제

를 제기하는 ‘보그, 더 아랍 이슈(Vogue, the Arab 

Issue)’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자즈는 

주로 인식의 차이나 서로 다른 문화적 양상을 보

이는 것들을 한 프레임 안에서 조화롭게 표현되는 

Figure 1. H&M ‘Close the loop’.
From Komar. (2015).
http://www.bustle.com

Figure 2. Versace fall-winter 
2018 campaign.

From Day. (2018).
http://www.vogue.com

Figure 3. Tyler Mitchell.
From Goodman. (2018).
http://www.vogue.com

Figure 4. The #VogueChallenge 
is more than a hashtag.
From Okwodu. (2020).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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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통해 포용적 세계관을 전달한다. 각 연

작별로 작가가 포용적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작으

로 언급하거나 전시 빈도수가 높은 작품 연도순으

로 정리하여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구도, 시선, 의

상, 컬러, 소품, 프레임 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케시 앤젤스

2000년부터 시작된 케시 앤젤스 연작은 하자즈의 

대표 시리즈로서 손꼽힌다. 작품 시리즈명의 ‘Kesh’

는 ‘Marrakech’의 약자이며, 오토바이 폭주족을 뜻하

는 ‘Hells Angels’에서 영감을 받은 주제이다. 마라케

시의 여성 바이커 하위문화를 패션 사진으로 포착하

고, 종교 때문에 바이크를 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

는 아랍 여성에 대한 서구적 관점의 오해를 다룬 작

업이다. 현재까지도 연작이 이어지고 있으며 2014년 

테이모어 그란 갤러리(Taymour Grahne Gallery), 2018

년 서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 2019년 뉴 아트 

익스체인지(New Art Exchange) 등에서 전시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케시 앤젤스 연작에서 하자즈의 포용

적 세계관이 담긴 패션 사진 선정 기준을 신체의 일

부가 노출된 전통의상을 입고 바이크를 탄 채 당당한 

포즈와 시선을 취하고 있는 모습, 아랍 전통 아이템

과 하이엔드(high-end)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아이템

이 혼재된 모습이 담긴 이미지로 삼았다. 

<Figure 5>, <Figure 6>은 시리즈 중 초창기 작

품에 해당한다. 비교적 차분한 무채색 컬러의 밀

리터리나 도트 무늬의 히잡(Hijab)을 쓴 여인들이 

모로코의 좁은 골목길을 배경 삼아 오토바이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아랍 여성을 떠올릴 때 신체 노출

을 피하는 전통의상을 착용한 모습을 떠올리고 이

에 대해 여성의 자유 억압을 논하곤 하는데, 사진 

속에서는 남성적이라 인식되는 밀리터리 패턴이나 

바이크에 기댄 역동적인 포즈로 아랍 여성의 당당

함을 표현하였다. 하자즈는 아랍 문화와 현대의 

소비주의를 도상학으로 풀어내며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전통 문화적 요소의 의미와 해석은 아랍

의 전통 아이템과 루이비통이나 구찌, 나이키와 

같은 서양 브랜드의 오버레이를 통해 정체성과 내

러티브를 표현한다(Wagenseil, 2020). 구찌 로고가 선

명한 시스루(see through) 스카프 속에 입술이 비치는 

여성(Figure 6), 모로코의 신발 바부쉬(Babouche)에 

나이키 로고를 새기거나(Figure 7) 후드형 젤라바

(Djellaba)에 나이키 로고 스카프를 착용한 여성들

(Figure 8)의 사진 속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모방

한 특정 디테일은 현대 문화 및 소비주의에 대한 

영향과 모로코 전통의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하

자즈는 자신의 사진 속에 있는 히잡과 같은 전통

의상 아이템에 대하여 전통과 패션을 혼합하기 위

함이지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로 두는 것이 

Figure 5. Gang of Kesh part 2, 
2000.

From Gang of Kesh part 2. (n.d.).
http://collections.lacma.org

Figure 6. Malicious look, 
2000.

From Malicious Look. (n.d.).
http://www.mutualart.com

Figure 7. Feetball, 
2006.

From Jackman & Kane. (2017).
http://www.dazeddigital.com

Figure 8. Nike rider, 
2007.

From Wender. (2014).
http://www.newyor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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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설명했다(Highet, n.d.). 또한 케시 앤젤스 

시리즈를 작업하면서 문득 아랍 쿠튀르(couture) 인

형이 없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모로코 마라케시의 패

션 디자이너 아민 벤드리우이치(Amine Bendriouich)

와 협력하여 전통의상을 입고 바이크를 타는 모로코 

여성을 모티브로 모로칸 바이커 바비인형(Morocan 

biker Barbie dolls)을 <Figure 9>와 같이 출시하였다. 

<Figure 10>은 모두 나란히 서 있는 여성들은 

비밀스럽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주적이고 대

담한 자세를 취한 채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

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촬영 구도는 당당하고 

활기찬 인물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는 

아랍문화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풍자하기도 한다. 

<Figure 11>은 카사블랑카(Casablanca) 축구팀 위다

드 AC(Wydad AC)의 스카프로 제작한 길고 헐렁

한 로브인 젤라바가 보이며 화이트와 레드의 컬러 

대비와 기하학 패턴이 특징이다. 스포츠의 활기찬 

에너지와 스트리트 패션의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

으며, <Figure 12>는 여성의 당당함을 표현하기 위

해 오토바이에 걸터앉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포즈

를 취하고 있다. 화려한 무늬의 낙낙하고 소매가 

긴 카프탄(caftan) 드레스는 사진 속 인물들 소유의 

의상이다. 카프탄 드레스나 히잡과 같이 아랍 전

통 아이템과 선글라스, 브랜드 로고 패턴을 차용

한 의상 등 서구 아이템이 혼종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문화의 질서와 양식을 생성하는 하자즈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준비한 소품은 전

통 시장 메디나(Medina)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양말과 하트모양의 선글라스였는데, 이는 주로 바

이커들을 연상할 때 가죽 재킷을 입는다는 진부함

을 피하고자 소품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

이다(Sawa, 2018). 작품에서 줄곧 사용되는 화려한 

컬러 매치를 강조하는 프레임은 아랍 현지에서 쉽

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 토마토 스프 캔, 스팸 

캔, 콜라 캔, 자동차 왁스, 치킨 스톡 패키지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적인 오리엔탈 패턴과 피

사체를 강조한다(Smith, 2014). 프레임에 결합된 제

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모로코의 모자이크 

패턴과 타일을 작가 고유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

으로 이 작업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모델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고 반복적인 배열을 

통해 모로코의 모자이크 패턴을 연상시키기도 하

고 유머러스함을 반영하기도 한다. 하자즈는 아랍 

사회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 유럽

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대한 시각적인 반론을 제시

하며, 아프리카의 브랜딩 및 문화적 전유에 대한 

메시지를 컬래버레이션 제품 출시와 패션 사진 전

시를 통해 표현하였다(Jackman & Kane, 2017). 이

처럼 케시 앤젤스 시리즈는 아프리카 및 아랍 여

성에 대한 선입견 탈피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

는 의상과 소품을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문화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

Figure 9. Eastern dalls, 
2006.

From Jackman & Kane. (2017).
http://www.dazeddigital.com

Figure 10. Kesh angels, 
2010.

From Sawa. (2018).
http://www.theguardian.com

Figure 11. Brown eyes, 
2010.

From Brown Eyes. (n.d.).
http://www.artsy.net

Figure 12. Gypzee Bikin, 
2018.

From Gypzee Bikin. (n.d.).
http://www.arts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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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구도를 담은 포용적 세계관을 패션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다.

2. 마이 락스타즈

마이 락스타즈 연작은 마라케시, 런던, 파리, 두

바이 등 세계 각지에서 팝업 사진 스튜디오를 열

면서 만난 사람들을 촬영한 패션 사진이다(Lord, 

2012). 하자즈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타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의 형

상을 담았다. 이 시리즈는 초상화와 패션 사진의 

모호한 경계에 있으며 공식적인 스튜디오를 두지 

않았다. 대신 각 나라를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면

서 자연광이 있는 길거리를 촬영 공간으로 선정한

다. 일반적 락스타의 이미지는 화려한 조명 아래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하자즈는 이러한 편견을 탈피하고 인기, 

지위, 경제력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

할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표현한다. 

이 시리즈는 2012년 더 서드 라인 갤러리(The Third 

Line Gallery) 전시를 시작으로, 2014년 구스포드

(Gusford), 2019년 메종 마호켄느(Maison Marocaine) 

등에서 전시되며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이 

락스타즈 연작에서 포용적 세계관이 담긴 패션 사

진 선정 기준을 타국에서 생활하는 아랍 출신의 

인물들이 아랍 전통 패션 착용한 모습, 인물이 가

진 여러 직업들이 혼재된 의미가 담긴 패션을 착

용한 모습,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인식을 탈피하

고자 한 메시지가 담긴 아이템을 착용한 이미지로 

삼았다.

시리즈 중 아랍 출신 보컬리스트 마르케스 톨

리버(Marques Toliver)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

도별로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 <Figure 13>은 그라

피티(graffiti)가 화려한 배경과 모로코 패턴의 매트 

위에 대비되는 그린 컬러의 스트라이프 의상을 입

은 톨리버가 길거리에 앉아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이며, 거리에서 연주자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촬영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닥 위에 놓인 

모자 속에 동전 대신 선글라스들이 쌓여있는 모습

을 통해 하자즈의 유머러스한 표현 방식이 돋보인

다. 다음 해 작업 <Figure 14>는 앞서 같은 스타일

의 스트라이프 재킷이지만 컬러의 변화를 주었고, 

벽과 바닥을 카펫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벽면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정자세로 서서 연주에 몰두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2년 뒤 <Figure 15>에서

는 의상과 모자, 양말에서 보이는 화려한 패턴, 모

로코식 카펫 컬러를 일치시켰으며 신발 없이 양말

만 신은 채 다리를 꼬고 있는 포즈가 돋보인다. 앞

의 사진에서는 모로코 카펫의 패턴으로 프레임의 

질감을 표현하였고, 이후에는 화이트 목재 프레임에 

모로코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였다. <Figure 

16>은 폐타이어를 잘라 페인팅한 후 프레임으로 

Figure 13. Marques Toliver, 
2009.

From Marques Toliver. (n.d.).
http://www.artsy.net

Figure 14. Mr. Toliver, 
2010.

From Hassan Hajjaj: My Rock 
Stars. (n.d.).

http://www.worcesterart.org

Figure 15. Mr M. Toliver, 
2013

From Rao. (2017).
http://www.huffpost.com

Figure 16. Keziah Jones, 
2011.

From “Hassan Hajjaj’s rockstar”. 
(2012).

http://www.theguar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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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하자즈가 패션 사진이 돋보일 

수 있는 부조감과 질감의 변화를 주기 위해 작업 

프레임의 형태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 의상들은 촬영하기 전

에 직접 시장에서 원단을 구입한 뒤 재단사를 통

해 모델이 가진 스토리나 콘셉트에 맞게 제작한다

(Mitter, 2019). <Figure 17>은 핑크색 모로코 슬리

퍼와 다즈(Daz) 세제 운반용 자루로 만든 슈트를 

입은 알제리 가수 라시드 타하(Rachid Taha)이다. 

모로코 전통문양 패턴이 새겨진 그린 컬러의 카펫

과 유사 컬러의 통조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프레

임이 슈트와 컬러 대조를 이루며, 타하의 키치

(kitsch)한 표정과 유머러스한 포즈로 인해 활기가 

넘치는 사진이다. <Figure 18>은 가수 비너스 부쉬

파이어스(Venus Bushfires)를 찍은 사진이며, 노래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타악기 행(hang)을 연주한

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지구를 연결하려는 열망

을 헤어스타일로 표현하며 터번을 과장된 형태

로 두른 모습이다. 신체를 드러내는 원피스를 통

해 억압이 아닌 자유로움을 표현하였고, 부르카

(Burka)나 니캅(Niqab)과 같은 아랍 전통의상을 변

형하였고 문양을 넣어 도상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신발은 구찌 문양이 새겨진 바부쉬를 신고 있으며, 

한 손으로 행을 들고, 허리에 손을 얹은 당당한 포

즈를 취하고 있다. <Figure 19>는 아프리카 포토그

래퍼 말릭 시디베(Malik Sidibe)의 사진으로부터 영

감을 받은 사진이다. 아프로 브라질리언 댄서 겸 

무예가 라일린(Rilene)의 역동적 포즈로 표현하였

으며 경쾌한 컬러의 패턴이 담긴 의상과 에너지 

넘치는 포즈를 통해 무한한 낙관주의를 표현한 작

업물이다. 

하자즈는 소문이나 비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

로운 정신을 패션 사진으로 표현하는데(Marszalek, 

2020), 남성 밸리 댄서 사진 <Figue 20>이 여기에 

해당한다. 남성이지만 밸리 댄서 여성들이 착용하

는 드레스와 베일을 쓰고 당당하게 춤을 추는 포

즈를 취하고 있다. <Figure 21>은 The Fall 매거

진에 실렸으며 ‘Dandy Lion: The Black Dandy and 

Street Style’ 기획 전시에도 작품이 전시되었다. 계

급, 갱, 살인, 폭력 등 흑인 남성에 대한 과포화된 

인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블랙 댄디(black 

dandy)의 재탄생과 진화에 대한 메시지를 의상의 

프린트로 표현하였다. 타국가의 지폐가 프린팅된 

바부쉬를 한쪽은 신고, 다른 한쪽은 모로코 패턴

이 프린팅된 스툴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바부쉬 위

에 발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Figure 22>는 모

로코 출신 가수 알로 왈라(Alo Wala)이며, 터번을 

꼬아 두른 듯한 헤어에 모로코의 빛과 색상으로 

담았으며 고개를 들고 앉은 모습에서 여성의 당당

함을 표현한다. 프레임에 반복적으로 배치된 아랍 

통조림 디바 올리바(Diva Oliva)는 뛰어난 여가수 

Figure 17. Rachid Taha, 
2011.

From Mitter. (2019).
http://www.nytimes.com

Figure 18. V.B.F, 
2013.

From Rao. (2017).
http://www.huffpost.com

Figure 19. Rilene, 
2013.

From Mitter. (2019).
http://www.nytimes.com

Figure 20. Man bellydancer, 
2012.

From “Hassan Hajjaj’s rockstar”. 
(2012).

http://www.theguar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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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를 뜻하기도 하고, 디바 올리바 라는 어휘 

라임의 반복 사용으로 음악의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23>은 화가 르넷 이아돔-보키(Lynette 

Yiadom-Boakye)의 모습이다. 그는 주로 흑인 인물

을 그리며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화가로서 단

조로운 컬러와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지만 하자즈

의 카메라 앞에서는 활기차고 대담한 패턴과 컬러 

앞에 서서 본인의 작품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캐릭터를 보여준다. <Figure 24>는 하자즈가 가장 

즐겨 활용하는 소품인 선글라스를 모아 찍은 사진

이다. 이는 양말 캐비넷, 모자 캐비넷과 함께 전시

하였다. 하자즈는 서구적인 패션 아이템이면서도 

아랍의 전통 시장에서 구입한 다채로운 형태, 컬

러, 크기의 선글라스를 선택하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아랍 출신 모델들이 착용하게 함으로써 문화

의 격차가 없는 포용과 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3. 보그, 더 아랍 이슈

보그, 더 아랍 이슈 시리즈는 타 문화권 사람들

이 갖는 아랍 여성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아랍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에 대한 메시지를 패션 

사진으로 전달한다. 1990년대 마라케시에서 Elle
매거진의 촬영 과정이 이 시리즈에 대한 아이디어

의 시초가 되었다(Sansom, 2019). 하자즈는 매거진 

촬영 당시 마라케시에서 이루어진 촬영임에도 불

구하고 모델, 사진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관련

자 중 북아프리카와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매거진 시리즈로 아랍 지역

의 모델과 함께 디자인, 문화적 맥락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Vogue, The Arab Issue, 2020). 이 시리

즈는 2019년 유럽 사진 미술관(Maison Europeenne 

de la Photographie) 전시에 이어 2020년 스톡홀름

(Stockholm) 사진 미술관(Fotografiska) 등에서 전시

되었다. 본 연구는 보그, 더 아랍 이슈 연작에서 

포용적 세계관이 담긴 패션 사진 선정 기준을 매

거진에서 아랍 여성을 채용하거나 아랍 문화를 표

현하는 방식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모습, 매거진에

서 하자즈와 협업을 통해 아랍 출신 여성 모델을 

메인 커버에 기용하거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

는 모델을 선정하여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미지, 각종 매거진들과 협업을 통해 포용적 세계

관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해서 작업한 이미지로 삼

았다.

<Figure 25>는 마라케시와 카사블랑카의 메디나

에서 백인 여성 모델만을 기용하여 촬영하는 하이

패션 사진에 대해 역설적으로 반응한 사진이다

(“Morocco a-go-go”, 2019). <Figure 26>은 카프탄 드

레스를 입은 두 명의 모로코 여성이 등장한다. 값

싼 플라스틱 재질로 우스꽝스러운 날개가 달린 선

글라스를 쓴 채 펩시(Pepsi)와 코카콜라(Coca Cola) 

병을 사이에 두고 매거진 보그와 엘르를 읽고 있

Figure 21. Blaize, 
2015.

From “Dandy Liom”. (2017).
http://thefallmag.com

Figure 22. Alo Wala, 
2015.

From “Morocco a-go-go”. (2019).
htttp://www.theguardian.com

Figure 23. Lynette Yiadom 
Boakye, 2017.

From Baker. (2019).
http://www.creativeboom.com

Figure 24. Sunglasses cabinet, 
2017.

From “Hassan Hajjaj on Art”. (n.d.).
http://artbreath.weeb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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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ighet, n.d). 하자즈는 이중성과 모호함과 같은 

문제에 대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문화를 자유롭

게 넘나들며 혼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표현한다. 

<Figure 27>은 런던의 엘리트 본드 스트리트(Elite 

Bond Street)에 있는 디올(Dior) 매장 앞에서 아랍 

전통 패션을 입은 채 마네킹 포즈를 모방하며 당

당함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Highet, n.d.). 

하자즈의 보그, 더 아랍 이슈 시리즈의 메시지

가 빛을 발하는 듯 이후 하자즈의 매거진 관련의 

촬영 시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

진다. 2017년 3월, Vogue Arabia가 창간되었고, 

이후 아랍 여성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성의 역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업적과 재능

에 대한 창구 역할도 한다(Gouveia, 2020). 같은 해 

11월에 하자즈는 매거진 Newyork 커버 촬영을 

기점으로 힙합 뮤지션인 카디비(Cardi B)를 촬영하

며 매거진과의 협업 작업을 시작하였다(Figure 28). 

2020년 3월에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하는 Vogue 

Arabia가 영향력이 있으며 긍정적인 삶을 사는 여

성 세 명을 선정하였고, 하자즈가 세 가지 버전으

로 커버를 촬영하였다. 모델 쉐이카 후르(Sheika 

Hoor)는 발렌시아가(Balenciaga) 블라우스 위에 모

로코 시장에서 판매하는 담요를 두르고 하자즈의 

브랜드인 앤디 월루(Andy Wahloo) 모자와 선글라

스를 착용한 모습이며, 전통 스타일과 현대의 스

타일 융합을 패션 사진으로 보여준다(Figure 29). 

Vogue US에서도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를 모

델로 하여 하자즈가 커버 촬영을 진행했다. <Figure 

30>은 앤디 월루 커스텀 재킷과 셔츠, 선글라스, 

하자즈와 아일리시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착용하

였으며, 프레임에는 하자즈의 티 브랜드에서 출시

되는 캔 컬러를 아일리시의 시그니처(signature) 슬

라임 그린(slime dreen) 컬러로 맞추어 아일리시의 

정체성을 하자즈의 표현 방식으로 담았다. 

Vanity fair 매거진 2020년 4월호를 위해서는 

Figure 25. LV Posse, 2000.
From “Morocco a-go-go”. (2019).
http://www.theguardian.com

Figure 26. Time out, 2007.
From Mitter. (2019).

http://www.nytimes.com

Figure 27. Dior X, 2012 .
From “Hassan Hajjaj Dior”. (2020).

http://news.cision.com

Figure 28. Newyork magazine cover.
From Hammoudi. (2017).
http://news.artnet.com

Figure 29. Sheikha Hoor.
From Gouveia. (2020).
http://en.vogue.me

Figure 30. Living color.
From Haskell. (2020).
http://www.vogue.com

Figure 31. Mashmello.
From Reginato. (2020).

http://www.vanityfair.com

Figure 32. Imaan Hammam.
From Farah. (2020).

http://www.vanityf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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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 Doctor’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

하고 있는 DJ 10인을 선정하여 작업하였다(Reginato, 

2020). <Figure 31>은 Forbes선정 DJ 마시멜로우

(Marshmello)이다. 사진 속 마시멜로우의 소매에 

루이비통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고, 소매의 레드 

줄무늬와 모로코 카펫의 레드 줄무늬가 통일감을 

보인다. 크고 작은 도트 문양이 찍힌 팬츠의 컬러

가 대조를 이루며 DJ의 리듬감 있는 경쾌한 분위

기를 자아낸다. 프레임에는 하자즈 브랜드 패키지

를 사용하여 마시멜로우의 헬멧에 새겨진 표정과 

유사한 모양의 형태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 

<Figure 32>는 Vanity fair 2020년 10월호에서 아

랍계 슈퍼모델 이만 함만(Imaan Hammam)과 하자

즈의 패턴 플레이를 작업한 사진의 일부이다. 이

렇듯 하자즈는 젠더(gender), 문화, 인종, 민족, 자

본, 다문화 현상 등을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

창조하며,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작업을 통해 

정체성,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함축하여 하자즈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Ⅳ. 하산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

1. 의미의 중첩

하자즈는 패션 사진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옛것

과 새것, 유럽과 아프리카, 인물과 사물 등 대조적 

의미를 중첩해 새로운 차원을 포용하는 세계를 만

Table 1. 하산 하자즈의 연작별 패션 사진에 나타난 특징과 포용  세계 .

연작 사진 패션 사진의 특징 포용적 세계관이 표현된 도구

케시 
앤젤스

∙유럽과 북아프리카 문화가 공존하는 모로코 마라케시 
여성들의 바이커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한 패션 사진 시
리즈
∙아랍 여성에 대한 서구적 관점의 오해를 다루며 비밀
스럽고 수동적일 것 같은 시선에 대한 편견을 풍자
∙아랍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반복적으
로 배치하여 모로코의 모자이크 패턴을 연상시키고 
모델과 연관된 상품명을 통해 유머러스함 반영
∙아랍 사회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 유럽과 아프
리카 관계에 대한 시각적인 반론 제시

∙구도: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한 모델을 아래에서 
위로 촬영
∙시선: 바이크를 타는 아랍 여성들을 촬영
∙의상: 아랍 전통 아이템에 서구 패션 브랜드의 패턴
을 차용하여 현대의 소비주의를 도상학으로 표현
∙컬러: 화려한 무늬와 다채로운 컬러 사용
∙소품: 밀리터리 패턴이 그려진 히잡, 브랜드 로고가 
프린트된 시스루 스카프와 바부쉬
∙프레임: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제품 패키
지를 반복적으로 배열

마이 
락스타즈

∙기존의 락스타 이미지에 대한 편견 탈피하며, 타지에
서 개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로코 출신의 인물들
의 형상을 기록한 시리즈
∙소문이나 비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을 패
션 사진으로 표현
∙흑인 남성에 대한 과포화된 인식에 대한 편견을 해소
하고자 메시지가 프린트된 의상을 하자즈가 직접 제
작하여 촬영
∙아랍 전통 아이템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랍 출신의 
모델들이 착용함으로써 문화의 격차가 없는 포용과 
융합의 메시지 전달

∙구도: 역동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포즈 촬영
∙시선: 타지에서 살고 있는 모로코 출신 인물들을 촬영
∙의상: 여성복을 입은 남성, 신체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여성, 메시지를 담은 의상
∙컬러: 대담한 패턴과 컬러 사용
∙소품: 과장된 형태로 두른 터번, 전통 시장에서 구입
한 선글라스와 양말 착용
∙프레임: 모델과 연관된 제품의 상표를 반복적으로 배열

보그, 

더 아랍 이슈

∙아랍 여성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고유 전통과 아
랍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 메시지를 패션 사진으로 
전달하는 시리즈
∙백인 여성 모델만을 기용하여 촬영하는 하이패션 사
진에 대해 역설적으로 반응한 사진 촬영
∙젠더, 문화, 인종, 민족, 자본, 다문화 현상 등을 현대
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한 촬영을 지속적으로 진행

∙구도: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한 모델을 아래에서 
위로 촬영
∙시선: 아랍 여성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하이패션 
사진에 대해 역설적으로 촬영
∙의상: 아랍 전통의상과 하이패션 브랜드 의상을 혼재
∙컬러: 화려하고 다채로운 패턴과 컬러 사용
∙소품: 펩시와 코카콜라, 보그와 엘르, 하이패션 브랜
드 의상과 전통 시장에서 판매하는 소품
∙프레임: 소품을 반복적으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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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이 공간 안에서는 국가, 국경, 민족, 문화, 젠

더, 직업 등의 여러 차원들에서 경계가 허물어지

고 삶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하자즈는 가장 기본이 될 만한 본연의 

의미 이외의 의미를 쌓아가는 중첩의 방식을 사용

하며 그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으로서 의미의 중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자즈는 옛것과 새것의 의미를 중첩한

다. 모로코를 여행하면서 오래된 책 표지, 포스터, 

성냥, 비누, 깡통, 통조림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일상적인 물건들을 강박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

고 사진 속 패션이나 프레임에 사용하였다. 브랜

드 로고가 찍힌 제품은 꾸준하게 이어온 브랜드의 

고유 이미지로 인해 옛것과 새것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로고나 타이포그래피

를 통해 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제품

이 가진 의미와 쓰임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

(Hammoudi, 2017). 이러한 의미의 중첩을 활용하여 

전통 스타일과 현대 스타일의 융합이 포용을 통해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패션 사진을 통해 보여준다.

둘째, 유럽과 아프리카의 의미를 중첩한다. 하

자즈의 패션 사진에서 모델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

는 신발인 바부쉬는 현지 시장에서 쉽게 수급할 

수 있는 모로코의 전통 신발이다. 바부쉬에 서양 

브랜드인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 로고를 결합한 

형태는 모로코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유럽과 아

프리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서양 패션 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북아

프리카 문화와 유럽 문화가 혼종적으로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모로코 전

통 상품에 타 국가의 상품이나 이미지를 중첩해 

국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

키며 여러 문화와 소비를 포용하는 연결 고리 역

할을 하기도 한다. 

셋째, 인물과 사물의 고유 역할이 가진 의미를 

중첩한다. 패션 사진과 초상화의 경계에 있는 작

업들은 북아프리카의 강렬하고 리드미컬한 색채와 

패턴이 새겨진 의상과 액세서리, 개성 있는 포즈

를 취하고 있는 모로코 출신의 모델의 에너지, 표

정, 태도, 모로코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음료, 

통조림, 장난감, 재활용 타이어, 비누, 성냥갑 등 

소품들을 사진 프레임 위에 배치하여 작품의 질감

을 쌓아간다. 이는 모로코의 전통적인 모자이크 

패턴과 타일을 작가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자즈의 스타일링으로 착장한 모델들

은 자신의 캐릭터 위에 새로운 의미의 캐릭터를 

중첩하고 각종 사물들이 또한 중첩하며 새로운 공

간의 창조된다. 경계를 넘고 뒤섞이는 포용의 공

간이다.

2. 스테레오타입의 파괴 

하자즈는 오랜 경험을 통해 모로코 내의 사진

계가 자국의 인물과 장소를 서구적인 시선으로 다

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시선에서 탈피

하고자 북아프리카인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고유

의 아랍 전통 패션을 활용한 패션 사진을 찍기 시

작했다. 서구의 시선이 서구에서만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니며 자국에서 적극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한 하자즈는 이에 대한 극복을 포용적 패션 

사진으로 제안한다. 특히 서구에서 단편적으로 규

정하는 전형적 단순 유형의 규정을 벗어나고자 하

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이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데에 결

정적 역할을 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의 파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랍 여성들이 착용하는 전통 패션에 대

한 스테레오타입의 파괴이다. 하자즈의 사진에서 

북아프리카 지역 여성 모델들이 착용하고 있는 베

일 아이템들은 아랍 국가에서만 착용하는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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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이템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채로운 

컬러와 다양한 직물을 반영하여 미적인 요소인 패

션 아이템으로 작용한다(Amri, 2020). 나아가 마이 

락스타즈 시리즈에서 남성 벨리 댄서가 베일을 착

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하자즈는 베일이 아랍의 여

성들만이 착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파괴하고 젠더, 

문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달

한다.

둘째, 전통 패션에 갇혀 억압된 소극적인 이미

지의 아랍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파괴이다. 

대표작인 케시 앤젤스에 등장하는 여성 모델들은 

히잡을 쓴 채 팔과 다리가 노출되는 대담한 포즈

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오토바이에 걸

터앉아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는 캐릭터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제각기 서로 다

른 자유를 누리는 여성들 그대로를 표현하였다. 

하자즈는 이 여성들을 보통의 패션 매거진이나 힙

합 공연처럼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는 사진 구도를 

적용하여 카메라 속 여성 인물들의 당당함을 극대

화해 표현한다. 마이 락스타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화려한 모습에서도 이러한 스테레오타입

의 파괴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셋째, 인간 및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괴이

다. 하자즈는 여성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남성

에 대한 편견을 인식하고 인간 전체에 드리워진 

유형 구분을 거부한다. 흑인 남성을 향한 과포화

된 인식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자 블랙 댄디의 

재탄생과 진화에 대한 메시지를 의상의 프린트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패션을 통해 이러한 고정관

념의 파괴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정된 스튜디오

가 아닌 아랍 출신 모델들이 거주하는 각 나라의 

길거리에서 자연광을 기반하여 촬영함으로써 공간

에 대한 고정관념도 파괴하고 있다. 패턴이 화려

한 모로코 카펫을 인물의 배경으로 두어 컬러와 

질감 대비의 강렬함을 표현한다. 이렇듯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는 국가, 국경, 민족, 문화, 젠더, 직업 

등의 경계가 없고 현대 아랍 문화의 시각적 내러

티브를 제시하며 북아프리카의 서양적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3. 오브제의 재탄생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노출된 오브제들은 작가

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탄생된 것들이 주

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오브제들은 하자즈가 

표현하는 포용적 세계관을 물리적 세계에서 시각

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포용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오브제의 재탄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을 중심으로 한 오브제의 재탄생이

다.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 등과 같은 패션 브랜드

의 로고 패턴 플레이를 아랍 전통의상에 접목해 

새로운 오브제로 재탄생하거나, 사진 프레임에는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반복적인 

배치를 통해 모로코의 전통 패턴과 문화 고유 컬

러로 표현하며 재탄생된 이미지를 오브제로 사용

한다. 그의 의도에 의해 배치되는 패턴은 적극적

으로 의미를 담아 오브제를 재탄생시키고 새롭게 

태어난 오브제는 이전의 경계를 무시하며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포용의 메시지를 전한다.

둘째, 사물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 오브제의 재

탄생이다. 앞서 많은 연작을 통해서 모로코 현지

의 사물들이 사진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을 

보았다. MEP 전시회의 일부는 업사이클 소재를 

사용하여 메디나의 장인과 공동으로 제작한 신발, 

에코백, 수제로 만든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 등이

었다(Tudor, n.d.). 형편이 넉넉지 못해 오래된 물건

을 재활용하는 모로코의 관행을 작품으로 만들며 

모로코 장인, 수공예인, 아프리카 난민과의 협업으

로 만들어지며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렇게 

재탄생된 제품들은 사진 촬영에 사용되거나 전시

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고 앤디 월루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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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음료수병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에 루이비통 로고가 찍힌 방석을 얹어 의자로 

재탄생되며, 전시장에서는 패션 사진을 관람하기 

위한 소품으로 활용한다. 이전 사물로서의 속성을 

벗어나 보다 관용적인 용도로 태어난다. 

셋째, 패션 오브제의 재탄생이다. 하자즈는 히

잡, 부르카, 니캅, 카프탄, 젤라바, 바부쉬 등과 같

은 아랍 전통의상이나 소품에 서양 브랜드 로고를 

인쇄하거나, 서구 유명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직

물을 사용하여 아랍 전통의상을 재해석하기도 한

다. 반대로 비즈니스 슈트나 서양에서 디자인된 

패션 아이템에 북아프리카의 고유 이미지로 가득 

찬 컬러와 아랍어를 도상학적으로 인쇄하여 의미

를 부각하며 새로운 오브제로 재탄생시킨다. 재탄

생한 패션 오브제들은 북아프리카 패션으로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유럽 패션으로만 존재하지

도 않는다.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적 속성들을 포

괄하면서 보다 풍성한 대상을 품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문화가 혼종적으로 공존하는 현시대에 

문화적 취향을 함께 공유하며 패션, 디자인, 예술, 

사진, 상업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33).

Ⅴ. 결 론

현재 인류가 맞이한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점

에서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에 대해 다양성을 인

정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하자

즈의 패션 사진을 대상으로 그의 작품 속에 투영

된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표현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중시되는 세계관과 포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결과 포용적 세계관은 서로 다른 

다양함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세계의 

기원과 발전, 인간 삶의 본질, 철학적, 자연과학적, 

사회 정치적, 윤리적, 미적 견해 등에서 서로 다름

의 차이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라 정리하

였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패션 사진에서의 포용

적 세계관을 구분하고 읽어내는 연구 과정의 기반

이 되었다. 

시 앤젤스 마이 락스타즈 보그, 더 아랍 이슈

바이크를 타는 모로코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 

하자즈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캐릭터들의 강인함을 

패션 사진으로 공유하는 시리즈

패션 매거진에서의 문화 표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리즈

                                                               

의미의 첩 스테 오타입의 괴 오 제의 재탄생

∙옛것과 새것의 의미 중첩
∙유럽과 아프리카의 의미 중첩
∙인물과 사물의 고유 역할이 가지
는 의미 중첩

∙아랍 지역 전통 패션에 대한 스테
레오타입 파괴
∙전통 패션에 갇힌 소극적 이미지
의 아랍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
입 파괴
∙인간 및 공간에 대한 스테레오타
입 파괴

∙패턴을 중심으로 한 오브제의 재
탄생
∙사물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 오브
제의 재탄생
∙패션 오브제의 재탄생

Figure 33. 하산 하자즈의 연작별 패션 사진과 포용  세계 의 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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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패션 사진은 형식에 따라 연속 사진, 연작 

사진, 엮음 사진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세계관 전

달의 측면으로 볼 때 사진의 연작과 엮음은 작가

의 일관된 세계관 표현과 직결될 수 있으며, 따라

서 하자즈도 연작 사진을 통해 현대 패션의 포용

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2000년부터 연작을 이어오고 있는 하자즈

의 패션 사진 중에서 특히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한 케시 앤젤스, 예술적 영감을 주는 캐릭터들의 

강인함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마이 락스타즈, 패션 

매거진에서의 문화 표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그, 더 아랍 이슈 등 세 가지가 포용적 세계관 

표현의 대표 시리즈로 구분되었다. 하자즈는 시대

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구도, 시선, 의상, 컬러, 소

품, 프레임 등을 통해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메시

지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사회 문화적 편견으로 가득 찬 현실을 비

틀면서도 그 속에 해학과 유머를 담아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포용의 관점을 패션 사진

으로 표현한 하자즈의 이미지에 집중한 결과, 하

자즈의 패션 사진 연작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은 의미의 중첩, 스테레오타입의 파괴, 

오브제의 재탄생 등으로 도출되었다. 하자즈의 패

션 사진은 패셔너블한 캐릭터, 사물들이 중첩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경계를 넘고 뒤섞이는 포용의 공

간이며, 경계가 없고 현대 아랍 문화의 시각적 내

러티브를 제시하며 패션, 인간, 공간에 대한 고정

관념의 파괴를 보여준다. 또한 패션 사진에 노출

된 오브제들은 작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탄생된 것들이 주를 이루며, 포용적 세계관을 

물리적 세계에서 시각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하자즈는 다양한 문화가 혼종하는 시대에 문화

적 취향을 공유하며 포용적 세계관을 패션 사진으

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

획을 밝혔으므로 그의 포용적 세계관을 담은 메시

지는 새로운 대상을 품으며 끊임없는 담론을 창출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패션 분야에서 패

션 이미지들이 겉핥기식의 가벼운 이슈로 표현되

는 현상을 넘어 작가의 세계관을 깊게 다루는 후

속 연구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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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ashion photography for the series of Hajajj and analyzes the stories related to subjects, 

expression modes. Hence, this research concretely derives the building plans of inclusive world view that can be figured 

out through the fashion photography in Hajajj.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gagement can 

express the world view with messages such as the culture, preference, value, social position, class of people in fashion 

beyond the role of reenactment in fashion photography. Additionally, several expressions with the inclusive world 

views have been captured. Second, Hajajj’s photography in terms of effective series to express the photographer’s 

consistent worldview would be distinguished to representative 3 series such as ‘Kesh angels’, ‘my rockstars’ and ‘vogue, 

the Arab issue’. Thir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for the inclusive world view in Hajajj’s fashion photography 

had been derived as the overlay of meanings, destruction of stereotype, the rebirth of the object, etc. Hajjaj’s fashion 

photography is the inclusive spaces where fashionable characters, objects had been overlapped, crossing boundaries, 

and mixed in new spaces. In addition, these borderless photos also suggest visual narratives of modern Arab cultures 

and show destruction of stereotypes for fashion, human beings, spaces. 

Key words : Hassan Hajjaj, inclusive world view, fashion photography, fashion 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