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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화와 지구지역화 시 의 도래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현지 시장 진출의 전략으로써 전통문화를 브랜드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다. 서구자본을 기반으로 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타문화 활용은 문화적 차용이라는

문화교류의 방법으로 인정받아왔으나, 최근 비서구권 문화를 오역하는 문화적 전유 문제가 두됨에 따라

마케팅의 상으로 사용하는 전통문화에 해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구찌는 전통문화를

디자인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표적인 브랜드로 문화적 전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

우며 다양성 실행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정책을 진정성 표현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구찌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  패션산업에서

의 전통문화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패션산업에서의

타문화 차용 현황 및 구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파악하였고, Gilmore and Pine Ⅱ의 진정성 인지 구조를 

재구성하여 2012년 이후 구찌의 한국 전통문화 사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구찌와 협업한 국내 브랜드

의 실무자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구찌는 전통문화의 표적 이미지

를 적용한 디자인 개발, 브랜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전통문화 체험,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영향력

을 위한 부가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 전통문화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패션산업의 본질은 상업성에

있으며 문화적 전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차용에 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활용에 한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고,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교류의 방향을 논의하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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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0년 의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와 함께 시

작된 세계화(globalization)는 초국가적 자본, 국제 무

역, 그리고 인관계의 연결을 주도했다(Kawamura 

& De Jong, 2022). 세계화는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소통을 통하여 공존하고자 하는 상호 문화의 시

를 도래하게 하였으나, 현지의 시장 조건에 적합

한 경영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편성의 발

현과 정체성의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구지역

화(glocalization)가 세계질서의 안으로 제시되었

다(Kim, 2020). 이와 같은 시 적 흐름으로 인하여 

비서구권의 문화적 자원 활용은 현  산업의 경영 

전략이 되었고, 특히 글로벌 시장을 상으로 상

품을 판매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현지의 문화

적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의 일환으로써 각국의 전

통문화를 다방면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찌(Gucci)는 전통문화를 디

자인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표적인 

브랜드라 할 수 있다. 구찌는 2009년 중국의 상하

이 매장 오픈을 기념하며 한정 제작한 ‘상하이 드

래곤 백(Shanghai dragon bag)’을 선보였고(Ye, 2009), 

100주년을 기념하는 ‘아리아 컬렉션(Aria collection)’

을 일본 교토의 사찰인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공개한 바 있다(Renemmejia, 2021). 한국에서는 2012

년 서울의 특정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무궁

화 컬렉션’을 발표한 이후, 2021년 한국의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Gucci Gaok)’을 오픈

하면서 색동을 모티프로 한 상품들과 고사(告祀)

상을 활용한 티징 이미지 등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Seo, 

2021). 또한 2022년 11월 경복궁에서 개최될 예정

이었던 ‘코스모고니 컬렉션(Cosmogonie collection)’

은 그 일정이 연기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세계화 및 현지화의 과정과 결

과는 이상적이지만은 않으며, 타문화의 손쉬운 

차용은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와 남용

(misappropriation)을 발생시킨다(Kawamura & De Jong, 

2022). 구찌는 2016년 일본의 주택을 배경으로 한 

화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다미에 올라 서화 등의 

족자를 장식하는 상징적인 공간인 토코노마(床の

間)에 걸터앉는 설정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고(Lee, 2016), 2018년 F/W 컬렉션에서는 백인 

모델이 흑인을 희화한 스웨터를 착용하거나 역시 

백인 모델이 시크교의 터번을 착용하는 등 전통문

화, 인종, 종교에 한 인식을 의심할만한 문화적 

전유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서구자본을 

기반으로 형성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과 

마케팅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으로, 비서구

권의 전통문화가 의도하지 않은 이미지로 표현되

어 상품화되거나 역사와 상징이 부재한 얕은 이해

로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등의 우려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한편, 시장 경제의 핵심 가치가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에서 체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경제

적 산출물은 ‘교감적 동요(sympathetic vibration)’를 

일으키는 ‘진정성(authenticity)’을 갖추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었다(Gilmore & Pine Ⅱ, 2007). 패션산업

에서도 진정성은 새로운 소비자 감성으로 부각되

고 있으며(Seo, 2012), Fionda and Moore(2009)는 럭

셔리 패션 브랜드의 핵심을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

에 반영된 진정성으로 파악하였다. 즉, 고객은 브

랜드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물론 모든 마케팅 행위

에서도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진정성의 

존재를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활용 전략은 브랜드와 전통문

화가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소수의 문화를 오역할 수 있다는 양면성

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 의 패션산업은 소셜 미

디어를 통한 막 한 국제적 파급효과가 수반되므

로, 타문화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진정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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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활용을 다룬 

선행연구는 협업을 통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의 

사례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Kim, 2021b; Shin & 

Chang, 2021; Sun et al., 2019). Cha and Nah(2014)

의 연구에서는 한국적 이미지를 이용한 아트 컬래

버레이션을 분석하면서 한국 전통문화 요소를 적

용하는 방식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최근 Park(2022)은 한국적 문화 요소와 미학을 바

탕으로 한 디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

을 지적하고, 현  패션에서 사용되는 민화에 

한 인식과 의견을 다루었다. 패션 브랜드의 진정

성에 한 선행연구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진정성

의 하위차원 및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

구가 다수였다(Ha, 2020; Seo, 2012; Seo & Lee, 

2013; Youn et al., 2016). 그러나 럭셔리 패션 브랜

드에서 전통문화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진정성 표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와 논의는 부

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 있는 표현 방법으로

서 구찌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  패션산업에서의 

전통문화 활용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가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첫째, 패션산업에서의 전통문화 차용과 진정성 표

현의 현황에 한 고찰, 둘째, 다양성의 존중을 추

구하는 구찌의 정책 조사, 셋째, 진정성 표현의 관

점에서 구찌의 한국 전통문화 사용 분석 및 논의

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

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단

행본,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 패션산업에서의 타문

화 차용 및 진정성 두에 관한 현황과 구찌의 브

랜드 아이덴티티를 파악하였다. 사례연구는 구찌

가 처음 한국의 전통문화를 사용한 상품을 출시한 

2012년부터 2022년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에 발표된 상품, 디스플레이, 행사 등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로서는 Gilmore and Pine Ⅱ(2007)가 제시한 진정성 

인지 구조를 재구성하여 전통문화 사용의 진정성

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재화, 커뮤니케이션, 부가적 활동의 영역을 기

준으로 구찌의 전통문화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한정적인 정보를 보

완하기 위해 실제 구찌와 협업한 국내 브랜드 및 

작가의 인터뷰와 함께 전통문화 활용에 한 구체

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전통문화 분야의 전

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인터뷰의 질문 문항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사용에 한 태도 

및 인터뷰 상의 의견 파악을 기준으로 구성되었

으며, 수집한 자료는 유사한 의견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하고 인과관계에 따라 중심범주와 하위범주

를 도출한 후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활용에 한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고, 실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전

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문화교류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패션산

업에서의 전통문화 사용에 한 기존의 관점을 환

기하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산업에서의 전통문화 차용과 진정성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지

역성이 소외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현지에 적합

한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경영 

활동은 지구지역화를 촉발하였다(Kim, 2020; Lee, 

2009). 현재 패션산업에서 지구지역화는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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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살리면서 국제적인 패션을 따르는 로컬의 

세계화와 글로벌 브랜드에서 로컬의 전통문화 요

소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지역화로서의 양가적인 

의미로 사용된다(Teunissen, 2006). 특히 서구문화

를 기반으로 한 거 자본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아시아와 같은 비서구 문화권을 겨냥한 시장 진출

의 전략으로 현지화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역사, 

복식, 관습, 상징체계 등의 전통문화를 브랜드 마

케팅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화의 상업

적 결합에 한 진정성 유무의 문제는 논란의 

상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모티프들의 조합과 재해석은 조형예술의 방

법론이자 현  패션의 디자인 전개 방법으로 일반

화되었다. 각국의 전통문화는 브랜드의 목적에 따

라 예술화(artification), 문화 마케팅(culture marketing), 

문화적 디자인(cultural design) 등의 다양한 관점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는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결합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해당 문화에 관심을 표

현함과 동시에 잠재적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

가는 효과를 기 한다. 이처럼 타문화를 빌려 사

용하는 이른바 문화적 차용(cultural borrowing)은 

창의적 의도를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의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여러 브랜드에서 현지의 

전통문화를 서구 중심적 관점의 정형화된 이미지

로 소비하는 문화적 전유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더불어 소수의 문화를 잘못된 방법

을 통해 억지로 이해하는 듯한 결과물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토크니

즘(tokenism) 성향은 해당 문화권의 공동체에게 불

편함을 유발하게 되었다. 즉, 현재의 패션산업에서 

소비자는 서양의 취향에 맞게 개조된 이국적인 제

품에서 진정함을 느끼지 않으며(Teunissen, 2006), 타

문화에 접근하는 브랜드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한편, 산업 전반에 걸쳐 거 한 흐름이 된 진정

성의 두는 과장된 광고와 위선적인 마케팅 전략

에 한 소비자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Seo, 2012). 

현 의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인

상적인 체험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경제적 

산출물들을 얼마나 진실한 것으로 수용하는가를 판

단하여 구매를 결정한다(Gilmore & Pine Ⅱ, 2007). 

이에 따라 진정성은 현  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요한 소비자 

가치로 자리 잡았다. 사전적 의미의 진정성은 사

실에 근거하여 믿을만한 것, 거짓이나 모방이 아

닌 것, 고유한 성격의 진실함으로(“Authentic”, n.d.) 

단순하고 명료하나, 실제 산업에서는 매우 다차원

적인 구조의 개념이며 적용하는 상과 상황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객관적 관점에서의 

진정성은 역사적 기간이나 공간적 기원과 같은 요

소와의 연관성에 따라 객체에 내재된 성질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

성된 주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Bai, 2018). 진정성

의 핵심은 가시적인 물리적 지표가 아닌 경험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에 있으므로(Bai, 2018), 그 속성

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 

Gilmore and Pine Ⅱ(2007)는 무형의 구도로 치부

될 수 있는 상에서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

고와 행동에 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성실하고, 

한결같으며, 자기주도적인 모습의 중요성이며, 두 

번째는 타인에 한 행동에 중점을 둔, 믿을 수 있

고, 정직하며, 배려하는 마음이다. Youn et al.(2016) 

역시 브랜드 진정성이란 브랜드가 가진 정체성 자

체의 명확성과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의 진실성이 포함된 개념이라 정의한 바 있다. 

요컨  현  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진정성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갖는 진정성

과 마케팅을 수행하는 태도에 한 진정성의 두 

가지의 측면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결합했



- 39 -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활용에 나타난 진정성 분석

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

에서 내세우는 판매정책과 마케팅을 위해 활용하

는 상에 접근하는 방법의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지역화의 흐름에 따라 마

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

의 전통문화 활용이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문화

적 전유에 한 위험을 피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브랜

드 마케팅의 핵심 가치를 지역적 요소로 제시한 

Iversan and Ham(as cited in Seo, 2012)의 주장과 같

이 문화적 전통은 모방하기 힘든 유일성을 형성하

여 진정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

통문화를 비롯한 타문화를 차용한다는 것은 문화

적 다양성을 다루는 일이며, 그 결과물에 해당 문

화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신념과 감정이 배제되

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같

은 다국적 기업이 문화적 차용의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폭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수반되어야 한다.

Kawamura and De Jong(2022)은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세계화된 사회에서 중이 혼성문화에 한 문해

력을 습득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

는 고차원의 문화 지능(cultural intelligence)을 개발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Jansen(2020) 역시 탈식민

지화의 관점에서 비서구권의 시스템에 한 경청

과 인정을 강조했다. 즉, 전통문화의 차용은 문화

가 그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문화상

주의(cultural relativism)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타문화에 한 심도 있는 이해와 존중이 바

탕이 되었을 때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현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비롯한 패션산업

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 활용의 전반에 있어 확

장된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2. 구찌의 다양성 전략 

‘구찌스러움(Gucci-ish)’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패

션 키워드가 되었다. 구찌는 2017년 구글에서 가

장 많이 검색된 패션 브랜드이며, 2018년에는 온

라인 판매의 급증으로 모기업인 케링(Kering) 그룹 

매출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Baek et al., 2020). 

2015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

(Alessandro Michele)의 영입은 브랜드 이미지의 혁

신과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져 침체기였던 구찌

를 부활하게 했고, 그 성공에는 시 정신에 입각

하여 자유로운 절충주의를 표방한 미켈레의 철학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Kim & Yim, 2020). 유머와 

혼돈을 통해 지배적인 스타일을 전복시키고 해방

하는 미켈레의 카니발레스크(carnivalesque) 미학은 

서로 다른 스타일 코드를 인용하고 덧붙임으로써 

전통적인 분류를 변형하고 패션과 복식을 통한 자

기 정체성 표현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며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난 사회적 존재의 가능성을 자유롭

게 표현한다(Lezama, 2021).

이러한 구찌의 디자인 철학은 2018년 F/W 시즌

의 ‘사이보그(cyborg)’ 컬렉션에서 단적으로 드러

난다. 미켈레가 컬렉션의 영감을 받은 상이라고 

밝힌 도나 헤러웨이(Donna J. Haraway)의 ｢사이보

그 선언문(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에서의 사이보그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서

는 포스트젠더 세계의 피조물이었듯이(Haraway, 

2016/2019) 미켈레는 인간의 정체성을 고정된 것이 

아닌 재정의되고 발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

체성의 이원적 분류에 도전하는 자신만의 시각적 

선언문을 발표했다(David, 2018). 이에 따라 미켈레

는 디자이너를 외과 의사에 비유하며 재료와 직물

을 자르고, 붙이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인격과 정

체성을 창조하는 작업물을 선보이며 컬렉션 무

를 여러 문화가 조합되는 실험실로 만들었다(Gec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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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minas, 2021). 한편 이러한 문화의 재구성은 

문화적 전유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백인 모델

이 터번을 착용한 것에 해 강한 비판을 받았는

데, 중들은 신에 한 경외와 신앙의 상징인 시

크 터번이 일시적인 패션 액세서리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원형을 변형한 형태로 인하여 종

교에 한 무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Hosie, 2018). 

또한 같은 컬렉션에서 선보인 발라클라바 넥 스웨

터는 흑인의 얼굴을 희화화한 디자인으로 인종차

별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Holcombe, 2019). 

미켈레는 2018년 F/W 컬렉션의 디자인을 분명한 

콘셉트와 서사에 따라 전개하였지만, 차용을 당하

는 문화에 속해 있는 사회집단과의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 전유 문제를 피

해갈 수 없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찌에서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 최초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분야의 

책임자(Global Head of Diversity, Equity & Inclusion) 

직책을 도입하여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 소속이

었던 르네 티라도(Renée Tirado)를 임명하고, 그녀

가 포괄적이고 공평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력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을 감독하도록 했다(Gucci, n.d.). 구찌의 CEO 마르

코 비자리(Marco Bizzari)는 다양성 책임자가 중요 

부서가 아닌 다른 건물에 자리하는 기존의 보편적

인 조직에서 벗어나 CEO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Bobb, 2019).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인 체인지메이커스(changemakers)를 설립했다(Gucci, 

n.d.). 구찌가 패션 업계 최초로 다양성 정책을 시

행한 데 이어 샤넬(Chanel), 버버리(Burberry)와 같

은 브랜드에서 다양성 책임자를 임명하였고, 구찌

는 인종과 문화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

극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적 다양성 실행

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패션산업에서 다양성 책임자는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성에 한 지원은 처

음의 약속보다 감소하는 분위기이다(Butler-Young, 

2022a). 실제로 티라도는 임명 1년 만에 개인 컨설

팅 회사를 설립하며 구찌의 다양성 책임자 직책에

서 사임했고, 구찌는 후임을 따로 뽑지 않고 티라

도에게 컨설팅을 받으며 최고 인력관리 책임자

(Chief People Officer)인 루카 보초(Luca Bozzo)와 

모델이자 활동가 베탄 하디슨(Bethann Hardison)에

게 책임을 나누었다(Turra & Lockwood, 2020). The 

Business of Fashion의 Butler-Young(2022b)은 이러한 

현상이 기업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다양성 책임

자의 역할을 성급하게 설계하고 임명했기 때문이

라고 지적하며, 패션 기업에서의 진정한 다양성 실

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구찌 역시 공교롭게도 티라도의 사임 이후 문

화적 전유에 한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구찌

는 2021년 인도의 전통복식인 쿠르타(kurta)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인

도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고(Mishra, 2021), 

같은 해에 찢어진 눈과 높은 광 를 강조한 화장

의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로 인해 중국에서 서구적 

고정관념의 아시아인의 외모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Anqi, 2021).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수행이 수반되지 못하면 적절한 행동으

로 인정받기 어렵다(Early et al., 2006/2007). 따라

서 중들과 연구자들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문

화적 다양성 실현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

이 처음의 약속과 의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Ⅲ. 구찌의 한국 전통문화 활용 사례 분석

1. 분석 방법

전술하였듯이 진정성은 추상적이고 상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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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브랜드의 속성과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분석의 주체에 따라 그 정의와 하위

차원이 달라진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브

랜드 관리, 소비자 인식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패

션 브랜드와 진정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Seo, 2012). 그러나 브랜드 마케팅에 특정 매개체

를 차용하는 행위에 한 진정성을 파악하는 연구

는 미비하였고,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또한 확

립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진정성 

구도의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럭셔리 패션 브랜드 구찌에

서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진정성 구도의 구조화 

Gilmore and Pine Ⅱ(2007)의 진정성 구도에 

한 구조화는 경제적 산출물의 유형에 따른 상품

(commodities), 제품(goods), 서비스(services), 체험

(experiences), 변용(transformations)의 다섯 가지 영

역에서 핵심적인 진정성 속성을 구분한 것이다. 

Gilmore and Pine Ⅱ는 이 다섯 가지 영역에 응

하는 인지적 진정성을 제시하였는데, 상품에는 사

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가공되거나 합성되지 않은 

자연성의 진정성(natural authenticity), 제품에는 이

제까지 없었던 최초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독창성

의 진정성(original authenticity), 서비스에는 각별한 

봉사 정신이나 배려심을 가진 특별함의 진정성

(exceptional authenticity), 체험에는 과거에서 모두

의 공통된 추억과 소망을 이끌어내는 연관성의 진

정성(referential authenticity), 변용에는 다른 사람들

을 더 높은 목표로 이끌기 위한 방식을 제시하는 

영향력의 진정성(influential authenticity)이 요구된다

고 하였다(Gilmore & Pine Ⅱ, 2007/2010).

이처럼 Gilmore and Pine Ⅱ의 진정성 구도는 다

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산출물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상품과 제품은 브랜드에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를 뜻하는 것

이고, 서비스와 체험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며, 변용은 브랜드의 상업적인 목표에서 벗어난 사

회적 공헌정책과 같은 부가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Gilmore and Pine Ⅱ(2007)는 앞서 

언급한 진정성 구도 모델을 경제적으로 범용화가 

가능한 모든 상업적 산출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의 목표 역시 럭셔리 패션 브랜

드가 제공하는 산출물에 나타난 한국 전통문화 활

용 양상의 분석에 있으므로 Gilmore and Pine Ⅱ의 

구조에 나타난 다섯 가지 영역을 재화, 커뮤니케이

션, 부가적 활동의 세 영역으로 재분류한 이론적 

틀을 기준으로 하여 구찌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구찌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례 13건을 판매를 목적

으로 한 상품군,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체험, 그리

고 비영리적 성격의 활동으로 범주화하여 각 영역

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2) 사례 수집 및 인터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구찌의 한국 전통문화 활

용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문기사 및 구찌의 

공식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는 관련 내용을 수집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구찌와 협업을 진행한 

작가 또는 브랜드의 실무자 4인과 인터뷰를 통하

여 협업의 내용, 진행 과정 등의 정보를 보완하였

다. 이와 동시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

문화 활용에 한 객관적인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

여 한국 전통문화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심도 

있는 답변이 가능한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병행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직업, 구찌와의 협업 

내용 및 주요 경력은 <Table 1>과 같다. 

인터뷰는 약 30분 이내의 개별 면접법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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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응

답자의 선택에 따라 전화 및 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질문 문항은 구찌와 협업한 작가 및 

브랜드 실무자를 상으로는 7개, 전통문화 전문

가를 상으로는 8개로 구성하였다. 구찌와 협업

한 작가 및 브랜드 실무자와의 면접에서는 구찌와

의 협업 내용과 구찌 측의 한국 전통문화에 한 

이해도 및 작가의 의견 반영 정도를 질문하였고, 

전통문화산업 전문가에게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활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그

러한 활동에 앞서 자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의 럭셔

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활용에 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의 타문화 사용

에 있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존중의 태도가 

존재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럭셔

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사용에 한 영향력 

및 현  패션산업에서 전통문화산업 종사자와 전

문가의 역할과 의견을 공통적으로 질문하여 전통

문화 활용의 방향성에 한 논의에 객관적인 근거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질문의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분석 결과

1) 전통문화의 대표적 이미지를 적용한 디자인 

개발

럭셔리는 보편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희소성, 아

름다움, 그리고 문화가 내포된 것으로(Serdari, 2020), 

럭셔리 제품의 희소성은 브랜드 이미지에 권위를 

Table 1. 인터뷰 참여자 정보.

구분 참여자 직업 협업 내용 및 주요 경력 

구찌와의 
협업 진행 

업체 관계자

A 민화 작가 2017년 백화점 매장 인테리어

B 화문석 브랜드 표 2021년 추석 백화점 매장 인테리어 

C 규방공예 기반 브랜드 표 2022년 설날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

D 전통문화체험장 브랜드 실장 2022년 설날 VIP 상 전통 연, 얼레 제작

한국 
전통문화산
업 전문가

E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2014년 침선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F 문화재청 실무관 국립고궁박물관 10년 이상 재직

G 갤러리 관장 2018년 갤러리 개관, 다수의 민화 전시 진행 

Table 2. 인터뷰 질문 문항. 

질문의 목적 구찌 협업 작가 및 브랜드 실무자 한국 전통문화 전문가

구찌와의 협업 내용 및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사용 이해

- 구찌와 어떠한 경로로 협업을 진행하게 되
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구찌를 포함한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한
국 전통문화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알
고 있는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존중 태도 파악 

- 구찌의 담당자는 진행하는 내용의 전통문
화에 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 구찌 측에서는 한국 전통문화를 브랜드에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작가의 의견을 반영
하고 존중하였는가.

-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전통문화를 활용
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는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사용 영향

-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사용의 긍정적인 면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
는가.

-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한국 전통문화 사용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라고 생각하는가. 

현  패션산업에서의 
역할 및 의견 

- 한국 전통문화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작가와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패션산업에서의 전통문화 표현에 한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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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여 소비자의 프리미엄 가격 지불에 정당성

을 부여한다. 이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는 특

정 장소 또는 일정한 기간에만 판매하는 한정판 

상품의 기획을 통해 브랜드의 아우라를 생성하며,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특정 집단의 호

응을 유도한다. 구찌 역시 기존의 인기 상품에 판

매 상 국가를 표하는 이미지를 패턴으로 적용

하는 방식의 한정판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2012년 구찌는 서울 청담동에 소재한 한국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재개장하면서 민화를 활

용한 한정판 상품군인 ‘무궁화 컬렉션’을 출시하였

다. 무궁화 컬렉션은 한국을 표하는 꽃인 무궁화

와 나비, 호랑이 등이 어우러진 이미지를 조이 보

스턴백, 실크 스카프, 발레리나 슈즈 등의 상품에 

디지털 프린팅하여 전개하였다(Jeong, 2012)(Figure 

1). 당시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프리다 

지아니니(Frida Giannini)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재

개장에 한국의 정서가 반영된 아이콘을 사용하고

자 하였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표하는 소재와 

화법인 무궁화와 민화를 선택함으로써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Choi, 2012). 

무궁화 컬렉션이 이태리 모던을 콘셉트로 한 플

래그십 스토어 내의 일부 상품에 적용된 전통문화

의 사례였다면, 2021년 서울 한남동에 오픈한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인 ‘구찌 가옥’에는 상품은 

물론 인테리어와 마케팅에도 한국 전통문화의 요

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활용 범위를 확장하였

다. ‘가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찌에

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플래그십 스토어의 메인 

테마로 사용하였다. 티징 이미지에 새로운 일을 시

작하면서 순탄한 진행을 기원하는 한국의 고사상

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Figure 2), 국악 밴드와 

민속 예술 그룹이 협업한 공연이 오프닝 프로그램

으로 이루어졌다(Kim, 2021c). 또한 기존의 바이아

데라(Baiadera) 라인에 한국의 색동 문양을 적용한 ‘가

옥 익스클루시브 컬렉션(Gaok exclusive collection)’

을 전개하는 등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에 비해 의

류, 액세서리, 가죽 제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확장된 품목을 선보이며, 구찌의 정

체성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하

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Seo, 2021)(Figure 3).

소비자는 복제나 모방이 아닌 독창성을 갖춘 

제품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Gilmore & Pine 

Ⅱ, 2007).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현지

의 문화를 적용한 한정판 상품은 기존의 라인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디자인을 이용하여 해당 문화

에 한 관심을 보여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찌는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상징적인 장

소에 한국 전통문화를 차용한 문화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한국 시장 진출에 한 진정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1. 2012 Gucci 
mugunghwa collection.

From Yoo. (2012).
https://n.news.naver.com

Figure 2. Gucci Gaok 
teasing image.

From Seo. (2021).
https://www.joongang.co.kr

Figure 3. Gucci Gaok 
exclusive collection.
From Kim. (2021c).

https://econ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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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전통문화 체험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패션쇼, 광고, 홍보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도구를 사용하며, 특히 고객과의 직접적인 교

류를 통하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이렉트 

마케팅을 실행한다(Fionda & Moore, 2009). 구찌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고객과 면할 수 있는 공

간인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에 한국의 전

통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테리어, 윈도우 디스플레이, VIP 특별 

행사 등을 통하여 고객이 전통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작가 및 브랜드와 협업하였는데 그 결과물에는 반

드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찌의 아이덴티

티가 반영되었다.

구찌는 2018년 S/S 컬렉션 디자인에 한국의 민

화를 모티프로 사용하면서 매장의 디스플레이에 

민화를 적용하여 서울 갤러리아 백화점의 구찌 매

장에 화조도 병풍을 배치하였다(Figure 4). 협업을 

진행한 민화 작가 A에 따르면, 작품을 진행하기 전 

구찌 코리아의 담당자와 구찌의 이미지에 어울리

는 색감과 구도를 의논하였고 협업의 모든 과정은 

이탈리아의 구찌 본사와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구찌 코리아의 담당자는 민화에 등장하

는 석류, 매화 등의 사물이 내포하는 구체적인 의

미를 파악하고 있어 브랜드의 이미지와 부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작가의 의견

을 존중하여 전통문화의 원형과 작가만의 독창성

을 고려한 원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찌는 한국의 명절을 기념한 이벤트를 

다수 기획하였다. 2022년에는 새해를 기념한 ‘설날 

캡슐 컬렉션’을 선보이며, 스테디셀러인 뱀부 클래

식 탑 핸들 백 등 구찌의 시그니처 라인에 승마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 패턴을 적용한 

제품들을 한국에서만 구입 가능한 한정판으로 출

시하였다(Kang, 2022). 이와 연계하여 기하학 패턴

이 유사한 한국의 전통 조각보를 해당 제품이 판

매되는 10개의 백화점 매장에 윈도우 디스플레이

로 활용하였다(Figure 5). 협업을 진행한 규방공예 

기반 브랜드의 표 C는 디스플레이되는 조각보

의 디자인과 제작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C에게 

일임되었지만 판매하는 상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조각보의 색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찌 측과 협

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구찌 가옥에서는 

전통문화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와 협업하여 

VIP 고객을 상으로 전통 육각 얼레와 연 모양의 

종이에 새해 소원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써주는 이

벤트를 진행하였다(Figure 6). 얼레에 감긴 실은 구

찌를 상징하는 색인 레드와 그린을 조합하였고, 

연에도 구찌의 인테리어, 소품 등과 일치하는 색

을 사용하여 구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냈다. 

Figure 4. Gucci store interior.
From Moon. (2017).

https://blog.naver.com

Figure 5. Gucci store window display.
From Hanjiheeclassic_designer. (2022). 

https://instagram.com

Figure 6. Gucci Gaok VIP event.
From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Center. (2022).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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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을 통해 문화적 공동체가 갖는 관습을 

상기하고 공통된 추억을 이끌어내는 참신함은 진

정성을 발현하며(Gilmore & Pine Ⅱ, 2007) 문화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브랜드에 적용하여 고객의 소

비행위를 동등하게 격상하는 효과가 있다. 가장 

쉬운 종류의 진정성 작업은 특정 상에게 해당 

그룹을 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Peterson, 2005). 즉, 구찌는 한국 전통문화산업 공

동체를 표할 수 있는 작가 및 브랜드와의 협업

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활용에 한 진정성을 표현

했다고 할 수 있다. 

3)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위한 부가적 

활동 

소비자는 그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행

위가 일시적인 유희가 아닌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

으로 변화하게 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영향력

이 존재할 때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Gilmore 

& Pine Ⅱ, 2007). 이러한 측면에서 럭셔리 패션 브

랜드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을 추구하

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임과 동시에 브랜드의 이미

지를 쇄신하고 차별화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

된다(Yi et al., 2021). 실제로 펜디(Fendi), 프라다

(Prada), 토즈(Tod’s) 등의 브랜드에서는 문화재 복

원사업을 후원하여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유적 재

건에 기여하였고(Yi et al., 2021), 에르메스 코리아

(Hermès Korea)는 2015년 한국 문화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문화 보존단체 아름지기와 협업하여 

덕수궁의 황제 집무실을 복원하는 등(Baek, 2022)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구찌 역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써 201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를 후원하며 유실될 위험에 있

는 한국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기부하였다(Figure 7).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진행되

었던 특별 아카이브 ‘변하지 않는 장인의 손길

(Timeless touch of craftsmanship)’ 전시에서 당시의 

구찌 CEO였던 파트리지오 디마르코(Patrizio di 

Marco)는 구찌가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장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에 

공감한다고 발언하며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구찌

가 전통문화를 중요시하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

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Kim, 2012). 구찌는 이와 

연계된 프로젝트 ‘나의사랑 문화유산’ 캠페인을 

발족하고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보수관리 비용

을 전달한 바 있다(Kim, 2013). 

한편, 구찌는 서울의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인 

구찌 가옥을 오픈하면서 포장에 필요한 부자재에 

한국 전통문화의 요소를 적용하였다. 가옥에서 구

매하는 상품은 보자기를 사용하여 포장되며, 쇼핑

백을 장식하는 액세서리는 노리개를 응용한 디자

Figure 7. Patrizio di Marco, 
CEO of Gucci and Hongnam Kim, 

CEO of The National Trust of Korea. 
From Kim. (2012).

https://www.etoday.co.kr

Figure 8. Gucci Gaok special package 
service.

From Seo. (2021).
https://www.joongang.co.kr

Figure 9. Bojagi gift wrapping for 
Gucci VIP.

From Chobie_0502. (2021).
http://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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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화제가 되었다(Figure 8). 또한 구찌는 VIP 

고객에게 구찌 가옥의 초  선물로 제공되는 시루

떡을 색동 보자기로 포장하는 등(Figure 9) 판매의 

목적이 아닌 부가적인 소모품에 전통문화를 지속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공헌의 

성격을 가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소셜 미디어에서 럭

셔리 패션 브랜드의 상품과 이에 뒤따르는 부속품

들을 함께 소개하고 평가하는 콘텐츠가 활발하게 

게시됨에 따라 구찌 가옥의 보자기 포장과 노리개

는 소비자들에게 회자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통

문화 원형의 정보를 알리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타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중에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평가 받는

다(Yi et al., 2021). 구찌는 2012년 ‘나의사랑 문화

유산’ 캠페인으로 인연을 맺은 배우 이영애와 최

근까지도 협업하며 다이애나 백의 판매 수익금 일

부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등 꾸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Kim, 2021a). 또한 한국 전

통문화를 활용한 부속품의 사용은 다양성의 실현

이라는 구찌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의 콘셉트와 연속되는 내러티브

를 중에게 전달한다. 이처럼 구찌는 상품의 판

매 이외에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전통문화 요소의 지속적인 

노출 등 비영리적 성격의 문화 보존과 전파의 방

법으로 영향력의 진정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3. 논의

진정성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Peterson, 2005). 

따라서 진정성은 판매와 구매 사이의 과정에 속해 

있는 다양한 입장의 참여자들과 이를 위해 소모되

는 객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양상에 나타난 

진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타문화를 활발하

게 사용하는 표적 브랜드인 구찌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전통문화의 표적 이미지를 적용한 디

자인의 개발, 브랜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반영

한 전통문화 체험 제공,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영

향력을 위한 부가적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

국 전통문화 활용에 한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구찌는 다수의 협업을 기획하여 한국 전

통문화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구찌와 협업을 진행한 브랜드 표 C는 구찌의 담

당자가 협업의 과정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소재의 선택과 전통적

인 조각보 설치 방법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모습

에서 전통문화 한 높은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

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작가 A는 구찌가 한국 

전통문화의 여러 분야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현 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적극적

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다문화의 융합이

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

며, 전통문화의 활용에 있어 피상성을 지양하는 

정책으로 타 브랜드의 마케팅과 차별화되어 문화

적 전유의 위험을 피하고 해당 문화에 한 존중

을 나타낸다. 한편 구찌와 같은 럭셔리 패션 브랜

드가 전통문화를 그들의 브랜드 내러티브에 적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홍보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패션산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아우라가 있으며, 중에게도 큰 파급

력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구찌와 협업을 진행하

였던 작가 또는 브랜드는 협업 이후 인지도가 높

아졌으며,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좋

은 기회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타문화 사용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물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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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적 전유 문제의 방지를 위해

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향후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사용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전통문화에 한 고정관념의 탈피

와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문화재청 실무관 F

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사용은 한국의 

전통문화라기보다 동양권 국가에 경계를 갖지 않

고 여러 문화의 이미지를 접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 국가를 특정하여 디자인 요소를 추

출하기에는 조사와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

했다. 전통문화체험장의 실무자 D 역시 럭셔리 패

션 브랜드에서 한국의 사상과 철학보다는 일부 국

한된 부분만 사용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무

형의 사상까지 제 로 알고 사용한다면 문화가 변

화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라 언급했다. 민족적 스타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는 지식, 경험, 교육이 필요하다(Kawamura & De 

Jong, 2022).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활용

은 단순히 유려한 문양을 차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상, 철학, 역사적 배경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문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를 담아내야 하며, 전통문화에 해 조예가 깊은 

기관이나 전문가와의 협의와 조언을 통하여 반복

되는 고정적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둘째, 전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적용 범위를 재구성

해야 한다. 아시아의 전통문화는 오래전부터 서구

의 거 자본을 기반으로 한 패션 브랜드에 의해 

컬렉션의 주제로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현상은 해

당 문화에 한 관심이 아닌 이국적인 이미지에 

한 일회성 소비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E는 유행에 치우치는 생산에 현재 패션산업

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

가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자 한다면, 

전통문화를 적용한 콘셉트가 일시적인 유행의 흐

름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야 한다. 따라서 규방공예 기반 브랜드 표 C의 

주장과 같이 한국 전통문화를 접목한 제품이나 디

스플레이를 현지 공략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

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세계에 소개될 수 있도록 

사용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셋째, 전통문화의 

재해석은 시 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전통은 유

물에 한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어울리도록 전통과 현재성을 해체하고 재

조합과 융합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2009). 갤러리 관장 G는 외부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인을 상

으로 하는 보편성을 찾는 것이므로, 시 의 요구

를 담은 현 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전통문화를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유

산이 아닌 현 화와 세계화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재해석이 요구된다. 

요컨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차용은 

소통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존중의 맥락에서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현  패션

에 요구되는 문화 지능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정책을 진정성 표현의 관점에서 살

펴보기 위하여 구찌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 활용 방향

을 논의하였다. 

구찌는 전통문화의 표적 이미지를 적용한 디

자인 개발, 브랜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전통문화 체험, 그리고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영향

력을 위한 부가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 전통문화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부합하

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통문화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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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구찌

의 행보는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타 브랜드와 차별

화되는 이미지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되어 구찌와 한국 전

통문화산업 커뮤니티가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러나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본질은 상업

성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문화적 전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럭셔리 패션 브랜드

의 전통문화 차용에 한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럭셔리 패션 브

랜드는 전통문화 활용에 있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스테레오 타입 이미지 사용의 탈피, 

지속적인 사용과 적용 범위의 재설정, 그리고 시

정신을 담은 재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디자인과 마케팅에 있어 진정성 있는 접근 방법을 

논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진정성을 인

증하는 상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소비자임에

도 불구하고(Peterson, 2005) 한국 전통문화가 접목

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체험한 실제 소비자

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현  패션의 

전통문화 활용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참가

자들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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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glocalization, multinational companies are applying traditional cultures to brand 

marketing and using them as strategies for entering the market. The utilization of other cultures by luxury fashion 

brands based on Western capital has been recognized as cultural borrowing or cultural exchange. However, as the 

problem of cultural appropriation that misinterprets non-Western cultures has emerged, authentic approach to traditional 

culture employed as a marketing tool is being required. Gucci is a representative brand that actively utilizes other 

traditional cultures in design and marketing; building a pioneering image of d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Gucci's cases to examine the strategies of luxury fashion brands in utiliz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uthenticity expression, then to discuss a direction of using traditional culture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borrowing in the fashion industry and 

analyzed the cases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utilized by Gucci since 2012 by restructuring framework of authenticity 

by Gilmore and Pine Ⅱ. Moreover,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domestic companies that collaborated with 

Gucci as well as the experts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s a result, Gucci could be considered to have an authentic 

approach to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rough developing products which incorporate typical traditional images, offering 

experiences of the traditional culture combined with the brand identity, and additional practices for constant influence 

of traditional culture. These characteristics are parallel to the diversity strategies of Gucci. Nevertheless, guidelines 

for borrowing traditional culture are urgently needed to prevent the harm caused by cultural appropriation. Therefore, 

the authentic util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by luxury fashion brands requires breaking away from stereotypes through 

in-depth understanding and restructuring of the scope with continuous interest, and reinterpretation of the culture in 

the spirit of the tim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d a frame for understanding the authenticity in 

utiliz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discussing a direction of cultural exchange which reflected expert opinions 

in the related field. 

Key words : luxury fashion brand, Gucci, authenticity, cultural diversity, traditional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