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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신해체주의 패션은 타 브랜드를 비롯하여 패션 산업에 큰 영향을 주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주

목하여 학술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주로 제한된 브랜드의 일부 사례 고찰을 통해 전반적인 특성을 논의

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신해체주의 패션의 대표 브랜드인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모든 컬렉션

을 대상으로 디자인 특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신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

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신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 범주를 재분류하였다. 셋째, 미적 가치 범주에 근거해서 두 

브랜드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논의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신해체주

의 패션에 관한 고찰은 관련 자료를 통한 문헌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각 브랜드의 첫 컬렉션부터 2021 

FW까지의 컬렉션 작품 사진을 수집하여 디자인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진 자료는 패션 전문 매

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하였고 분석 시 디자이너의 인터뷰 및 관련 기사, 패션 전문 매체의 리뷰를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두 브랜드는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범주에 따른 표현에 있어 공통점

이 있으나 브랜드의 이념, 디자인 방향,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 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또한 두 브랜드는 

소비자 집단과 함께 동시대 사회의 여러 이슈나 운동에 동참하여 의식 있는 패션 브랜드로 긍정적인 영향

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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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소비자가 중심이 된 시장이 커지고 있다

(University Tomorrow 20 Research Institute, 2019). 

이들은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동시

대 라이프스타일을 접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를 

다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 양식

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유스 컬처(youth culture)와 스

트리트(street) 스타일도 부상하고 있다(Kim, 2019). 

이러한 흐름과 함께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마

르케스 알메이다(Marques’Almeida), 와이/프로젝트

(Y/Project), 베트멍(Vetements) 등은 기존 패션 시

스템의 질서를 흔들면서 새로움을 주고 있으며

(Sohn, 2016), 젊은 세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패션 매체들은 이 브랜드들을 20세기 후반에 등장

한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패션과 관련지어 평

가하면서 대표적인 해체주의 디자이너인 마틴 마

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후예라고 하거나(Lee, 

2016), 해체주의 기법과 하위문화, 유스 컬처를 바

탕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하였다(Nam, 2017). 

최근 등장한 해체주의 경향의 패션에 주목한 학

술적 연구들(Kim 2019; Kim & Ha, 2016; Kim & 

Kim, 2017; Lee, 2019; Park & Kim 2020)도 수행되

었다. 선행연구들은 최근 등장한 해체주의 경향의 

패션이 기존의 의복에 대한 전통과 생각을 거부

하고 성의 해체, 다양한 소재 응용, 의복 형태의 

파괴 등을 표현했던 해체주의 패션(Seo & Choo, 

2005)과 유사한 것 같지만 차별화된 ‘신해체주의

(neo-deconstructivism) 패션’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신해체주의 패션을 일상의 아이템을 바탕으로 대

중적, 유희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해체주의 패션의 

동시대적 해석으로 보면서 표현 특성과 미적 가치

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대표

적인 브랜드들의 일부 사례 고찰을 중심으로 특성

을 논의하였기에 신해체주의 패션 브랜드 간의 차

이점과 공통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연구 범위도 신해체주의 패션이 등장한 초반에 집

중되어 최근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연구 범위를 2021 FW까지로 확장하고 브랜드 

간 디자인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해체주의 패션 브랜드 간의 비교 

고찰을 통해 신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종합적으

로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소비자의 큰 지지

를 받으며 많은 타 브랜드가 참고할 만큼 큰 영향

을 주고 있는 베트멍을 비롯한 신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국내 패션 업계의 발전에 

유용한 자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를 선정하였

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브랜드들은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세계적 기업 

LVMH가 주최한 ‘LVMH PRIZE 2015’에서 모두 8

강에 올랐다. 그리고 마르케스 알메이다가 최종 

우승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베트멍의 

디자이너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는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에서 일한 경력이 있

으며 디자이너 마타 마르케스(Marta Marques)와 파

울로 알메이다(Paulo Almeida)는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를 자신의 영웅으로 언급하여(Barlow, 

2012) 두 브랜드는 모두 해체주의 패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해

체주의 패션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

치를 범주화한다. 셋째,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

다 컬렉션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한다. 넷째, 신해

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두 브랜드 

컬렉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고찰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해체주의 패션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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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관련 서적, 학술 논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로 한다. 두 브랜드의 컬렉션 고찰은 작품 사

진과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테마 및 영감, 장소,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고 작품의 색상, 소재, 실루

엣, 무늬, 디테일을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작품 사

진은 보그(www.vogue.com) 등의 패션 전문 웹사이

트,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브랜드 공식 계정 등

을 통해 수집하며,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패션 전

문 에디터의 리뷰와 디자이너들의 인터뷰를 참고

한다. 분석 범위는 베트멍은 2015 SS부터 2021 

FW까지,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2014 SS부터 2021 

FW까지의 컬렉션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해체주의 패션

해체주의는 1960년대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제시된 후 문학, 예술, 건축 등의 

영역으로 전파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서구를 지배한 

이성주의, 구조주의 및 형이상학의 한계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해체 양식을 통해 비판의 시각을 

드러내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와 함께 전개되었다

(Kim & Kim, 2017). 패션에서 해체주의는 1989년 

패션 비평가인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이 마르

지엘라의 컬렉션을 해체주의자(deconstructivist) 패션

이라고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Granata, 2012). 

이후 비평가들은 이 용어를 마르지엘라와 벨기에

(Belgian) 디자이너들의 작품 설명에 사용하였고, 

1980년대 이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와 

일본 아방가르드(avant-garde) 디자이너의 작품을 

해체주의 관점에서 다루었다(Granata, 2012). 또한 

비평가들은 해체주의 패션이 럭셔리에 대한 거부, 

1980년대의 과도한 패션에 대한 반발을 상징하며 

1990년대 초의 불황에 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Granata, 2012). 해체주의 패션은 기

존의 의복에 대한 생각과 전통에 도전하면서 성의 

해체, 다양한 소재의 응용, 의복 형태의 파괴 등을 

표현했으며 이런 표현들이 공존하였다(Seo & 

Choo, 2005). 이러한 해체주의 패션은 대중의 수용

보다는 기존의 패션 규칙을 해체하려는 디자이너

의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위적인 표현

에 집중했다(Kim & Hah, 2016; Kim & Kim 2017).

여러 선행연구들(Heo, 2014; Kwon, 2007; Lee, 

2000; Yoon, 2010)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을 패

션에 대입하여 20세기 말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중

심으로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공통적으로 

논의된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은 차연(differance), 

상호텍스트성, 탈중심성, 탈현상, 불확정성의 미적 

가치와 이에 따른 표현으로 분류되었다. 해체주의 

패션에서 차연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양식들을 결

합하고 지역적 특성을 초월하여 재조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Lee, 2018). 또한 디자이너들은 새 옷

을 낡게 만들거나 헌 옷에서 분리한 소재를 재활

용하였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빈티지

(vintage) 스타일, 그런지 룩(grunge look)을 표현하

거나 의복의 제작 과정을 드러냈다(Lee, 2018). 상

호텍스트성은 성, 지위, T.P.O, 소재 등에서 상호 

인용을 통하여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것을 해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0). 대표적인 표현

에는 성의 경계를 허문 유니섹스(unisex)와 젠더리

스(genderless) 디자인, 이질적인 소재와 아이템의 

혼합, 속옷과 겉옷의 위치를 뒤바꾸는 것 등이 있

다. 탈중심성은 서구의 전통 사고를 형성해 온 권

위나 중심이 되는 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기존의 

남성, 백인, 고급문화 중심의 복식에서 벗어나 이

전에는 소외되었던 비주류와 하위문화의 미적 영

역을 표현하였다(Kwon, 2007). 탈현상은 의복의 기

존 체계를 해체하고 전통적인 미학에서 벗어나 불

균형, 비대칭, 부조화, 무질서를 수용하였다(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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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는 주로 파괴, 노출, 미완성 기법과 불규

칙한 디테일의 응용, 탈구조적인 형태와 왜곡, 과

장, 비대칭 실루엣, 부분의 위치 전환이나 변형으

로 나타났다. 불확정성은 복식 구조 및 구성에 대

한 고정 관념을 파괴하면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착장에 의해 완결되는 미완성의 상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매기, 걸치기, 두르기, 레이어링으로 잠

재적인 형태를 추구하여 착용자에 의해 완성되는 

열린 의복이 제시되었다(Kwon, 2007). 

2. 신해체주의 패션에 관한 고찰

1) 신해체주의 패션의 개념

21세기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들이 빠르게 

교류되는 가운데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다원화된 여러 문화를 쉽게 접하고 있다(University 

Tomorrow 20 Research Institute, 2019). 이러한 현상

과 함께 2010년대 중반까지 평범함과 단순함을 지

향하는 놈코어(normcore) 패션이 유행하였다. 청바

지, 티셔츠, 트레이닝 팬츠, 운동화 등 일상 아이템

들로 구성되는 놈코어 스타일은 동일함에 대한 동

조를 멋지다고 여기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Im, 

2014). 한편 2010년대 중반 무렵 등장한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와이/프로젝트 등은 해체와 재

조합을 바탕으로 동시대에 적합한 여러 디자인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Lee, 2016). 선행연구에서

는 이 브랜드들을 20세기 말의 해체주의 패션과 

구분하면서 ‘신해체주의 패션’이라고 정의하였다. 

신해체주의 패션은 놈코어 패션에서의 탈피, 디지

털 환경으로 인한 다양성 수용, 현실의 불안을 흥

미로 전환하는 것을 등장 배경으로 한다(Kim & 

Ha, 2016). 신해체주의 패션은 놈코어 패션의 편안

함과 그 반대인 개성 추구에 대한 대중의 필요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상의 아이템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체, 재조합하여 낯선 아름다움을 

만들며(Kim & Ha, 2016), 긍정적, 유희적, 대중적

인 방향으로 발전한 해체주의 패션의 동시대적 해

석이라 볼 수 있다(Kim, 2019; Kim & Kim, 2017; 

Lee, 2019).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신해

체주의 패션을 ‘2010년대 중반에 등장한, 해체주의 

패션과 유사한 표현 수단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상

성, 대중성, 유희성, 다양성 수용 등 동시대적 가치

를 강조한 패션’으로 정의하겠다. 

2) 신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와 표현 특성

선행연구들은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바탕으

로 신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Kim 

and Ha(2016)의 연구는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중

심성, 탈현상, 불확정성 범주에 대응하는 신해체주

의 패션의 미적 가치를 이질적인 코드를 바탕으로 

한 신선하고 특이한 디자인, 다양한 성의 수용, 니

즈(needs)에 대응하는 추, 개별적 개성 수용, 재미

와 유희의 미의 포용으로 도출하였다. Lee(2019)의 

연구에서는 신해체주의 패션을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긍정성, 유희

성, 대중과의 소통성, 다양성과 다원성 존중, 포용

적 재조합·재창조 지향이라는 관점을 더해 발전했

다고 하였다. 기타 연구들은 신해체주의 패션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특징을 도

출하거나,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욕구

를 반영할 수 있는 유스 컬처의 표현성, 일상성, 

새로운 가치 추구 등을 대표적인 특성으로 논의하

였다(Kim, 2019; Kim & Kim, 2017; Park & Kim, 

2020).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신해체주의 패

션의 미적 가치를 이질적인 새로움 추구, 동시대

의 다양성 수용, 유희성, 개별 개성의 존중으로 정

리하였다(Table 1).

(1) 이질적인 새로움 추구

해체주의 패션은 과거 시대와 복식에서 영감을 

얻어 재조합하거나, 시간의 흔적을 보이는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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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 중고 스타일, 리사이클 스타일로 차연의 미적 

가치를 표현했다(Heo, 2014). 신해체주의 패션은 

차연의 표현 중 시·공간의 재조합에서 차이가 있

다. 해체주의 패션은 대중이 향수(nostalgia)라는 공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알려진 과거의 스타일과 형

식을 이용했다. 신해체주의 패션은 대중에게 낯설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온 요소들을 많이 

사용한다(Kim & Ha, 2016). 특히 신해체주의 패션 

디자이너 중 서구 패션의 중심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본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온 이질

적인 요소를 활용한 독특한 스토리와 스타일로 

대중에게 향수가 아닌 낯섦을 주었다. 예를 들어 

GmbH의 디자이너들은 파키스탄(Pakistan)과 터키

(Turkey) 출신인 조부와 부친이 광산 작업 후 입었

던 점퍼를 영감으로 활용하여(Remsen, 2017a), 이

질적인 스토리와 새로움을 추구하였다(Figure 1). 

해체주의 패션 신해체주의 패션

미적  
가치

표현 방식 표현 방식
미적 가치

Kim & Ha

(2016)

Kim & Kim

(2017)

Lee

(2019)

Kim

(2019)

Park & Kim

(2020)

차연

시･공간 
재조합

디자이너 개인
경험  반영

특이성
유희적 
재조합,

재창조

이질적인 
새로움 
추구

동시대의 
다양성
 수용

유희성

개별 
개성의
 존중

중고 스타일, 

재활용 의상
중고 의상 재활용

상호 
텍스트성

성 경계
해체

다양한 성적 취향 
수용

다원성 
수용

다양성,

다원성 
존중

유희적 
재조합,

재창조

다양성 
추구

부조화 
코디네이션

⇨

이질적 소재, 

용도, 이미지의 
아이템 혼용

밝은 색상, 

패러디 프린트, 

타이포그래피 활용

긍정성,

유희성

긍정성
유희적 
재조합,

재창조

긍정적 
디자인유스

컬처 
표현성

탈중심성

하위문화, 

비주류
문화 

재조합

유스 컬처 강조
유스

컬처 표현

유스
컬처 

표현성

소통성

다양성,

다원성 
존중

개방적 
소통

새로운 
가치 추구

다양성 
추구

탈현상
복식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무질서, 불규칙 
디테일을 일상복 
디자인에 적용

탈구조적 형태, 

실루엣

밝은 색상  활용

 재미, 

유희의 미 
포용

일상성

긍정성,

유희성

긍정성

유희성

소통성

유희적 
재조합,

재창조

새로운 
변형

불확정성
비확정적 
착장 방식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DIY 형식의 

착장

개인의 
개성 수용

긍정성,

유희성

유희성

포용적 
재조합, 

재창조

새로운 
변형

Adapted from Kim & Ha. (2016), p. 134; Lee. (2019). p. 30.

Table 1. 신해체주의 패션의 표  방식  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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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대의 다양성 수용

신해체주의 패션에서 동시대의 다양성 수용은 

해체주의 패션의 상호텍스트성과 탈중심성을 동시

대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현재 사회･문화의 다양

성을 포용하면서 다원화된 사회 발전에 대한 지지

를 보여준다. 해체주의 패션의 상호 텍스트성은 

성의 경계 및 계층 간 경계의 해체, 이질적인 소재 

혼합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신해체주의 패션은 광

범위한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디자인(Kim & Ha, 

2016)과 성에 대한 중립을 지향하는 젠더 뉴트럴

(gender neutral)까지도 표현한다(Figure 2). 또한 신

해체주의 패션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들

이 원하는 일상의 아이템을 바탕으로 하되 신선한 

디자인으로 일상복과 하이패션의 경계를 무너뜨린

다(Lee 2019).

해체주의 패션의 탈중심성은 서양 중심의 역사

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인종과 집단의 부상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미의식에 반항하는 비주류 

문화의 스타일이 하이패션에 도입되었다. 신해체

주의 패션은 기존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라기보다

는 최근 중요한 소비자인 청년들의 취향을 존중하

고 다원화된 문화를 수용하며, 청년층의 욕구가 

표출된 클럽 문화들이 복합된 스타일을 표현한

다.(Kim & Ha, 2016). 또한 다원화된 사회의 수용

으로 플러스 사이즈, 다양한 인종, 노인, 논-바이너

리(non-binary) 모델들이 이전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다(Kent, 2019). 

(3) 유희성

신해체주의 패션은 해체주의 패션의 복식 구조

나 디자인의 원리를 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밝고 강한 색상, 타이포그래피나 이미지를 패러디

하는 방법을 더하여 재미를 주고, 경쾌한 풍자 및 

사회 비판을 유희적으로 연출하여 긍정적인 메시

지를 전달하였다(Kim & Kim, 2017; Lee, 2016). 예

를 들면, 자크뮈스(Jacquemus)는 컬렉션에서 노란

색의 굵은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

는 재미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선보였다(Figure 3). 

와이/프로젝트는 2017 FW 컬렉션에서 최고 계층

을 상징하는 영국의 왕 헨리 8세(Henry VIII)와 프

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왕비의 

초상을 원색의 머플러에 패러디 식으로 프린트하

고 스트리트 웨어와 착장시켜 사회 계층 구별에 

대한 유희적인 풍자를 반영하였다.

(4) 개별 개성의 존중

해체주의 패션에서 불확정성은 착용자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지는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신

해체주의 패션은 착용자의 의도, 취향, 개성의 수

용에 따른 다양한 의복 착장 방식으로 형태를 완

성하는 것을 지향한다(Kim & Ha, 2016). 즉 의복 착

용법을 해체하여 예술적인 퍼포먼스(performance)

Figure 1. 
GmbH 2018 SS.

From Remsen. (2017b). 
https://www.vogue.com

Figure 2.
Jacquemus 2015 SS.
From Singer. (2014). 

https://www.vogue.com

Figure 3.
Jacquemus 2015 SS.
From Singer. (2014). 

https://www.vogue.com

Figure 4. 
Y/Project 2021 SS.

from Holgate. (2020b).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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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

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DIY(do it 

yourself) 의복을 제안하며(Lee, 2019), 형태 변화에 

의한 다기능성(versatility)까지도 추구한다. 대표적

인 예로 와이/프로젝트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Figure 4), 다

기능성과 옷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였다(Holgate, 

2020a). 

Ⅲ.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컬렉션 고찰

1.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연혁

베트멍은 조지아(Georgia) 출신의 바잘리아가 남

동생과 함께 2014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한 브랜드

이다. 바잘리아는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

(Royal Academy of Fine Arts Antwerp)를 졸업 후, 

2009∼2014년에 메종 마르지엘라와 루이 비통

(Louis Vuitton)에서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았다. 베

트멍의 디자인은 바잘리아와 동료들이 함께 이끌

었다([BOF]. "VETEMENTS". n.d.). 베트멍은 미니

멀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한 특수 효과 없이도 멋

있다고 평가받았고([BOF]. "Demna Gvasalia". n.d.), 

2019년에는 글로벌 패션 리서치 플랫폼, 리스트 

인덱스(The Lyst Index)의 1분기 가장 인기 있는 10

대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BOF Career Team, 

2019). 2019년 바잘리아가 베트멍에서 퇴임한 이후

부터는 디자이너 팀이 브랜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보그(Vogue)는 “베트멍의 천재성은 대중문화의 

차용과 정제를 통해 의복을 유희로 바꾼 데 있다”

고 평가했다([BOF], "VETEMENTS". n.d.). 

포르투갈(Portugal) 출신의 마르케스와 알메이다

가 2011년 런던에서 창립한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역대 LVMH PRIZE 수상자 중 가장 성공한 브랜드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Zhang, 2019). 두 디자이너

는 포르투갈 시텍스(CITEX) 패션 학교를 졸업한 

뒤 각자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프린(Preen)에서 일했고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

스(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

의 석사 과정을 거쳤다(LVMH PRIZE, n.d.). 이들

은 2013년 영국 패션 어워드에서 최우수 신진 디

자이너 상(British Fashion Award for Best Emerging 

Designer)과 LVMH PRIZE 2015에서 대상을 수상했

다(MARQUES' ALMEIDA, n.d.). 이 브랜드는 헬무

트 랭(Helmut Lang)의 영향을 받은 해체주의적 테

일러링과 올이 풀리고 찢긴 데님으로 1990년대 스

트리트 감성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는데 디자

이너들은 유스 컬처를 추구함에 있어서 적합한 소

재가 데님이라고 하였다(Nam, 2017). ｢WWD』에 

의하면, 이 브랜드는 창조적인 성장을 돕는 젊은

이들을 성공적으로 모았고, 고객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소비자 지향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디자이

너들은 이 브랜드는 옷이 아닌 태도에 관한 것이

라고 하였다(Zhang, 2019).

2.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컬렉션 

고찰 

베트멍은 무채색과 톤 다운(toned-down) 색상을 

많이 활용했고 채도가 높은 색상을 서브(sub) 또는 

포인트로 사용했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다양한 

유채색과 데님 블루 계열 색상으로 베트멍보다 경

쾌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재질의 경우 베트멍은 

일상적인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실용성을 중시하

였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초기에는 데님, 실크, 

시폰, 인조 모피를 사용하였고 이후 실용적인 소

재에 집중했으며 2020년부터 친환경 및 재활용 소

재를 적극 사용하였다. 베트멍은 스트레이트 실루

엣과 오버사이즈를 중심으로 스트리트 웨어의 자

유분방함과 유스 컬처를 강조했다. 마르케스 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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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는 스트레이트 실루엣, 아워글래스 실루엣과 

오버사이즈를 사용하여 세련된 여성 이미지와 활

동적인 유스 컬처 정신을 함께 보여주었다. 무늬

의 경우 베트멍은 2018 SS 컬렉션까지는 주로 단

색과 사회 이슈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레터링, 프

린트를 사용하였다. 이후 바잘리아는 직접 경험했

던 전쟁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더욱 

강조했고 이를 레터링, 로고 플레이, 프린트를 통

해 표현했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초기에는 단색

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후 과장된 기하학적인 무

늬를 많이 활용하였다. 2018 SS 이후로는 여성 및 

흑인 인권을 지지하는 슬로건과 민족적인 무늬로 

다양성을 수용하고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태

도를 보여주었다. 시즌에 따라 다양한 예술적인 

무늬도 사용하였다.

베트멍은 성과 나이의 경계가 없는 일상적인 스

트리트 웨어를 중심으로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제시하였고, 이질적 스타일의 아이템끼

리의 부조화 코디네이션, 패러디 표현도 적극 도입

하였다. 또한 베트멍은 사회 안전 요원의 유니폼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 스타일을 연

출하고, 유명 브랜드들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재해

석하였다. 옷 위에 다른 옷을 늘어뜨린 것 같은 레

이어링, 안감을 겉으로 노출하기, 업사이클링 등 

마르지엘라와 유사한 표현 방법도 사용하였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초기에는 심플한 그런지 

룩을 선보였고, 이후 1990년대 풍의 낭만주의, 펑

크, 바로크(baroque) 등 다양한 스타일을 재해석하

여 트렌디한 스트리트 웨어를 제시하였다. 2018 

SS와 FW 컬렉션에서는 여성스러움과 강인함을 함

께 강조한 스타일로 여성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고, 

이후로는 실용적인 스트리트 스타일을 제시했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과거 시대의 디자인 요소 활

용, 새 옷을 낡게 만들기, 이질적인 부조화 코디네

이션 등 해체주의 패션과 유사한 기법을 많이 사

용하였다. 또한 여러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서 영

감을 받고, 유희적인 문양으로 예술적인 감성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두 브랜드는 디자이너의 창

조성,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사회적 신념을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Ⅳ.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 
컬렉션의 신해체주의 디자인 특성 

비교

본 연구는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를 이질적인 새로움 

추구, 동시대의 다양성 수용, 유희성, 개별 개성의 

존중으로 도출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 두 브

랜드의 컬렉션을 분석하면서 고찰한 적극적인 사

회 참여라는 가치를 포함시켜 총 5개의 범주에서 

두 브랜드를 비교하였다.

1. 이질적인 새로움 추구

신해체주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대중에게는 낯

설 수 있는, 자신의 경험 속의 요소들을 도입하여 

새로움을 창조한다(Kim & Ha, 2016). 베트멍은 이

를 무늬와 아이템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바잘리아는 할머니가 입었던 꽃무늬 앞치마를 재

해석하거나(Figure 5), 동유럽 소작농의 드레스와 같

은 비주류 요소를 신선한 코디네이션으로 보여주

었다(Figure 6). 또한 그는 <Figure 7>처럼 조지아 

범죄자의 문신, 기호, 반항적인 내용의 레터링으

로 자신이 경험한 스토리를 재현하는 동시에 창

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었다. <Figure 8>의 원피스는 

1990년대 초 조지아-압하지야 내전(Georgian-Abkhazian 

conflict) 당시 그의 가족이 저격수의 공격을 받으

며 도망갈 때 쥐고 있던 침대 시트를 연상시켰다

(Mower, 2018c). 이처럼 바잘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독특한 기호로 변환시켰고 그의 컬렉션은 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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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잊을 수 없거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전달하

여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바잘리아도 자신을 괴롭

혔던 기억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를 직시하고 치

유한다고 밝혔다(Foreman, 2018).

마르케스와 알메이다는 본인들의 경험도 반영

하였지만 주로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

고 상상을 더해 디자인을 한 차이가 있다. 디자이

너들은 과거의 패션 스타일과 예술 작품, 청년 문

화,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착장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하였다. 또한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 

소비자들의 과거 사진과 인스타그램 사진을 통해 

특정 인물을 상상하여 개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었

다. 예로 <Figure 9>는 모델이 촬영한 옛날 사진에

서 영감을 얻어 1990년대 그런지 풍 낭만주의 느

낌으로 디자인한 것이다(Mower, 2015a). <Figure 10>

은 디자이너 주변의 젊은 여성들을 창작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런던 이스트 엔드(East End) 지역 사

람들의 착장을 주제로 한 디자인이다(Nnadi, 2016a).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주요 표현 
방식

∙디자이너의 직접 경험에 기반
∙반항 정신이 담긴 문양, 레터링
∙조형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반영

∙주변인, 소비자로부터 영감을 얻어 특정 인물, 주제를 상상
∙베트멍보다 경쾌한 분위기
∙과거 스타일 응용(해체주의 경향)

∙테마, 영감으로 간접적 반영

대표 사례

Figure 5. 
Vetements
2016 SS.

From Mower. (2015c). 
 https://www.vogue.com 

  

Figure 6. 
Vetements 
2019 FW.

From Mower. (2019b). 
https://www.vogue.com 

Figure 9. 
Marques’Almeida

2016 SS.
From Mower. (2015b). 
https://www.vogue.com 

 

Figure 10. 
Marques’Almeida

2016 FW.
From Nnadi. (2016d). 
https://www.vogue.com 

Figure 7. 
Vetements
2019 SS.

From Mower. (2018f). 
https://www.vogue.com 

Figure 8. 
Vetements
2019 SS.

From Mower. (2018h). 
https://www.vogue.com 

Figure 11. 
Marques’Almeida

2018 FW.
From Mower. (2018c). 
https://www.vogue.com 

Figure 12.
Marques’Almeida

2018 FW.
From Mower. (2018b).  
https://www.vogue.com 

차이점 직접적 / 경험 / 반항 간접적 / 가상 / 경쾌

공통점 해체주의 패션의 시·공간의 재조합 경향의 동시대적 해석

Table 2. 두 랜드 컬 션에 나타난 이질 인 새로움 추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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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과 <Figure 12>는 소비자들의 인스타그

램을 참조하여 1980년대 말 쿠튀르(couture) 스타일

을 연상시키는 스커트와 브로케이드(brocade) 소재

의 고전적인 코르셋에 모터사이클 재킷과 캐주얼 

팬츠를 매치시켜 복고풍과 모던함이 섞인 스타일

을 보여주었다(Mower, 2018a). 이처럼 두 브랜드는 

해체주의 패션의 시·공간의 재조합을 동시대적으

로 계승하면서 이질적인 새로움을 더하였다. 베트

멍은 주로 바잘리아의 경험을 직접적이고 반항적

으로 표현하였고,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주변인, 과

거 양식에서 가상 인물 및 주제를 선정하여 간접

적으로 반영하면서 경쾌한 이미지의 디자인을 제

시하였다(Table 2). 

2. 동시대의 다양성 수용

두 브랜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쇼의 테마, 장

소, 모델 선정에서도 동시대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베트멍은 초기부터 성소수자 및 성

별이 모호한 일반인 모델들을 선택했고(Figure 13), 

계속해서 인종, 나이, 체형, 직업이 다양한 일반인

을 모델로 기용했다. 2018 SS 컬렉션에서는 스위스 

거리의 행인들을 모델로 할 만큼 브랜드가 대중과 

일상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을 드러냈

다(Figure 14). 베트멍의 디자인은 일상적인 스트리

트 웨어와 실용적인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여 해체

주의 패션보다 심플하고 캐주얼했다. 베트멍은 

2017 FW를 비롯한 여러 컬렉션에서 회사원, 여행

객, 경비원 등 다양한 인물을 연출한 디자인을 제

시했고, <Figure 15>처럼 고급스러운 드레스에 후

드 티와 체인처럼 활용한 진주 목걸이를 매치하여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웨어, 하위문화 요소를 결합

한 디자인도 많이 선보였다. 2019 SS 컬렉션에서는 

테크노(techno), 고스(goth), 펑크 등의 하위문화 스

타일이 혼합된 디자인을 제시했다(Figure 16).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시하

여 패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젊은 세대를 응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MARQUES' ALMEIDA, 

n.d.). 컬렉션 모델은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젊

은 여성들과 디자이너의 친구들이었다. 이들은 브

랜드에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디자이너들은 현실

의 다양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제시하려고 하였으

며 피부색, 체형과 사이즈가 다양한 모델뿐만 아

니라(Figure 17),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까지도 반영

하였다. 2017 SS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들은 모델들

이 원하는 대로 의상을 수정해주었고, 모델이 원

하는 스타일링을 수용했다(Figure 18). 이 브랜드는 

고대의 복식, 1970∼90년대 예술가의 작품과 패션 

디자이너, 패션 스타일, 청년 문화, 인기 드라마까

지 넓은 영역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성이 핵심임

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양의 용 문양과 만다린 칼

라(Mandarin collar) 등을 재해석하거나(Figure 19), 

바로크 시대를 연상시키는 레그 오브 머튼(leg of 

mutton) 소매를 비치는 소재로 만들고 올을 푼 광

택 소재 상의와 결합시켜 해체주의 패션의 이질적 

조합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특유의 디자인으로 발

전시켰다(Figure 20).

두 브랜드는 컬렉션 장소로 박물관과 같은 권

위 있는 곳 외에도 백화점, 체육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과 폐기된 주차장, 고속도로 다리 아래, 

고속 열차 터미널의 지하처럼 비전형적인 장소도 

선택하여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였다. 두 브

랜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베트멍은 바잘리아가 

컬렉션의 테마, 모델, 장소, 발표 형식 등을 선정할 

때 즉흥적이고 불확정적인 사고방식, 행위로 나타

낸 즉흥성(Bang et al., 2018), 대중적 아이템과 스

트리트 스타일을 활용한 실용성이 특성이다. 마르

케스 알메이다는 젊은 여성과 다문화주의를 중심

으로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계획성과 넓은 

영역에 있는 영감의 원천을 활용하면서 제약 없는 

상상을 더해 임의적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점이 차

이가 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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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희성

신해체주의 패션은 밝은 색상과 패러디 풍의 유

희적인 표현으로 해체주의 패션보다 긍정적인 메시

지를 전달한다(Kim & Kim 2017; Lee 2019). 본 연

구의 결과, 두 브랜드는 과장된 실루엣과 왜곡된 

형태를 활용하여 해체주의 패션에 비해 단순하고 

착용성이 좋은 경향을 보이며, 밝고 채도가 높은 

색상을 많이 활용하였다. 그 예로 베트멍의 과장

된 싸이 하이(thigh-high) 부츠(Figure 21)와 마르케

스 알메이다의 과장된 크기의 벨트(Figure 25)는 

인형 옷과 같은 느낌을 준다. 

두 브랜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베트멍은 

패러디 기법의 고수로 불릴 만큼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Figure 22), 유명 패션 브랜드의 로고나 시

그니처 아이템, 조지아의 전통 패턴 등을 변형하

고 재해석하였다. 또한 경비원과 같은 사회 안전 

요원들의 유니폼을 활용한 디자인(Figure 23)을 비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주요 표현 
방식

∙고정된 성의 경계 없음, 개인 취향 존중
∙남녀노소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
∙여러 하위문화 스타일의 반영
∙디자이너의 즉흥적 사고방식에 의한 다양한 컬렉션 발

표 형식

∙다양한 직업, 체형, 인종의 여성 표현, 개인 취향 존중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패션 스타일, 예술 작품, 청년 

문화를 기반으로 제한 없이 임의적으로 디자인
∙여성과 다문화주의를 핵심으로 디자이너들이 컬렉션

을 계획

대표 사례

Figure 13.
Vetements 2016 SS.
From Mower. (2015d).  
https://www.vogue.com 

 

Figure 14.
Vetements 2018 SS.
From Mower. (2017b). 
https://www.vogue.com 

Figure 17.
Marques’Almeida

2021 SS.
From Mower. (2020c).  
https://www.vogue.com 

Figure 18.
Marques’Almeida

2017 SS.
From Nnadi. (2016f). 

https://www.vogue.com 

Figure 15.
Vetements 
2017 FW.

From Mower. (2017a).  
https://www.vogue.com 

Figure 16.
Vetements 
2019 SS.

From Mower. (2018i).  
https://www.vogue.com 

Figure 19.
Marques’Almeida

2018 SS.
From Nnadi. (2017b). 
https://www.vogue.com 

Figure 20.
Marques’Almeida

2017 SS.
From Nnadi. (2016g). 
https://www.vogue.com 

차이점 즉흥성 / 실용성 계획성 / 임의성

공통점 다양한 일반인 모델/ 대중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쇼 장소/ 다문화적 디자인 요소 활용

Table 3. 두 랜드 컬 션에 나타난 동시 의 다양성 수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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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회사원, 여행자 등의 사회 구성원, 유명한 

셀러브리티(celebrity)를 모방한 모델(Figure 24)을 

등장시켜 다양한 측면에서 유희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진짜와 가짜의 모호함에 대한 생각 

(Anaya, 2016), 소셜 미디어 시대의 반사회성(Mower, 

2019a),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Mower, 

2019d), 바잘리아 본인의 잠재의식에 있는 안전에 

대한 갈망과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대중에게 친숙

한 상징으로 패러디하여 표출한 것이었다. 마르케

스 알메이다는 주로 무늬나 원단의 처리 기법에서 

유희성을 표현했다. 과장된 크기의 무늬로 시각적 

흥미를 이끌거나(Figure 26), 브랜드의 시그니처 소

재인 데님을 여러 색으로 물들이고, 데님 의상의 

전형적인 올 풀림, 패치 포켓(patch pocket), 탑 스

티치 디테일을 벨벳 등 이질적인 원단에 적용하여 

재미있는 느낌을 주었다(Figure 27). 또한 1980년대 

쿠튀르 스타일 코르셋에 스트리트 풍의 넉넉한 팬

츠를 매치시켜 색다른 부조화 코디네이션을 보여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주요 표현 
방식

∙과장된 비례와 극단적 비대칭 형태 활용
∙패러디식 레터링, 프린트 적극 사용
∙대중에게 친숙한 상징적 기호 활용 및 재해석

∙과장된 비례와 형태 활용 
∙과장된 크기의 무늬 사용
∙데님 아이템의 고유 기법을 다른 원단에 적용
∙극단적인 부조화 코디네이션

대표 사례

Figure 21.
Vetements 
2017 SS.

From Mower. (2016).  
https://www.vogue.com 

 

Figure 22.
Vetements
2016 SS.

From Mower. (2015f). 
https://www.vogue.com 

Figure 25.
Marques’Almeida

2016 FW.
From Nnadi. (2016b).
https://www.vogue.com 

 

Figure 26.
Marques’Almeida

2017 FW. 
From Nnadi. (2017a). 
https://www.vogue.com 

Figure 23.
Vetements 
2020 SS.

From Mower. (2019e).  
https://www.vogue.com 

 

Figure 24.
Vetements 
2020 FW.

From Mower. (2020b).  
https://www.vogue.com 

Figure 27.
Marques’Almeida

2014 FW.
From Verner. (2014). 

https://www.vogue.com 

 

Figure 28.
Marques’Almeida

2018 FW.
From Mower. (2018e).   
https://www.vogue.com 

차이점 복합성 / 풍자적 / 비판적 단순성 / 창의적 / 예술적

공통점 해체주의 패션과 유사한 표현/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로 직접적인 표현 

Table 4. 두 랜드 컬 션에 나타난 유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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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Figure 28).

이와 같이 베트멍은 디자이너와 연관된 경험을 

반영하는 이질적인 요소, 사회적 사건과 이슈가 

담긴 메시지, 침울한 분위기에 유머를 더하려는 

태도 등을 혼합하면서 풍자와 비판적인 표현으로 

브랜드의 관점을 반영하는 복합성을 보였다. 마르

케스 알메이다는 관념과 생각의 전달보다는 디자

이너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해 재미와 유희를 추구하는 단순성을 보였다

(Table 4).

4. 개별 개성의 존중

다른 신해체주의 패션 브랜드와 같이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 또한 개성이 독특한 개인과 각

자의 스타일링을 존중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면서 

그들을 위한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바잘리아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남과 다른 개별적인 것을 원하

며, 자신이 좋아하고 입고 싶은 옷이야말로 현재

의 패션이라고 하였다(Jung, 2016). 

차이점을 보면, 베트멍은 성의 경계 없이 누구

나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주로 디자인하는데 

이는 바잘리아의 성 정체성과도 연관된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베트멍은 컬렉션에서 런웨이 연출 

방식을 구속하지 않고 개성 있는 모델들이 자유롭

게 공연하도록 하였다(Figure 29). 2018 SS 컬렉션

에서는 무작위로 선정한 행인들에게 과거에 유행

했던 모델 포즈를 보여준 뒤 원하는 옷을 입고 각

자의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Figure 30).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베트멍에 비해 모델들의 런

웨이 연출 방식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디

자이너들은 지인, 모델, 소비자와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을 브랜드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컬렉션의 테마 선정이나 코디네이션 방식 등에서 

직접적으로 함께 작업한 차이가 있다. 예로 디자

이너들은 2017 SS 컬렉션 발표 며칠 전에 모델들

을 초청해 컬렉션을 함께 준비했는데, 모델마다 

몇 벌씩 의복을 준비해주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수선해주었다(Figure 31). 다른 컬렉션에서도 모델

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착장하도록 하였다(Figure 32).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주요 표현 
방식

∙성의 경계 없이 소비자 집단 수용
∙모델의 런웨이 연출 방식까지 존중
∙일상의 장소에서 무작위로 모델 선정, 사진 촬영

∙브랜드의 젊은 여성 고객 집단 수용
∙모델 개인 취향, 코디네이션 방식 존중
∙주변 여성들과 함께 컬렉션 준비

대표 사례

Figure 29.
Vetements 
2019 FW.

From Mower. (2019c), 
https://www.vogue.com 

Figure 30.
Vetements 
2018 SS.

From Mower. (2017c).  
https://www.vogue.com 

Figure 31.
Marques’Almeida

2017 SS.
From Nnadi. (2016e). 
https://www.vogue.com 

Figure 32.
Marques’Almeida

2016 FW.
From Nnadi. (2016c). 
https://www.vogue.com 

차이점  개별적 수용/간접적 브랜드 공동체로 발전/직접적

공통점 소비자의 개성을 중시하고 소통함

Table 5. 두 랜드 컬 션에 나타난 개별 개성의 존  비교.



- 52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2권 1호 (2022.3)

두 브랜드 모두 소비자의 개성과 선택, 이들과

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가운데 베트멍은 성

소수자 집단, 반항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을 비롯하

여 같은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집단들을 옹호하면

서 개인의 특성을 수용하는 간접적인 관계를 맺었

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브랜드와 연관된 모든 

젊은 여성들을 브랜드의 일원으로 생각할 만큼 함

께 컬렉션을 준비하고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로 발

전하여(Zhang, 2019),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Table 5). 

5.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환경오염, 감염병, 인종 차별, 테러 등 여러 부

정적인 이슈와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패션 브랜

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하며 다양한 단체 

및 활동가와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다(Singer, 

2021).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도 고객 집단과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베트멍은 주로 패턴, 프린트, 레터링으로 정치·

사회적 사건이나 관념을 표출하였다. 2019 SS 컬

렉션에서는 전쟁에 관한 정보 사이트에 연결되는 

QR 코드를 옷에 프린트했고 총알 프린트로 전쟁

을 반대하는 입장을 반영하였다(Figure 33). 2021 

FW 컬렉션에서는 국제 연합의 국기 프린트로 평

화를 지지했다(Figure 34). 또한 범죄자의 상징을 

모방한 프린트, 기업의 로고 플레이, 사회 비판 및 

패러디의 표현으로 후기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 붕

괴를 비판하고, 무정부주의 정신과 같은 반항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Mower, 2019a; Mower, 2019d).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여성을 지지해 왔는데, 2018

년에는 미투(Me Too) 운동에 맞춰 예술가와 협업

한 슬로건을 사용하여 전 세계 여성의 힘을 지지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Figure 35). 또한 이 브랜

드는 2020년 5월 공식 인스타그램에 온라인 매

출 수입의 20%를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에 기부한다고 게시하여 사회문제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었고(Marques’Almeida, 2020),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주요 표현 
방식

∙국기, 특수 문양, 슬로건 등 상징적인 프린트, 레터링 
및 패러디 활용

∙슬로건 활용 
∙다양한 친환경 소재 사용
∙다양한 지속 가능한 방법 적용

대표 사례

Figure 33.
Vetements 
2019 SS.

From Mower. (2018g). 
https://www.vogue.com 

Figure 34.
Vetements 
2021 FW.

From Mower. (2021).
https://www.vogue.com 

Figure 35.
Marques’Almeida

2018 FW.
From Mower. (2018d). 
https://www.vogue.com 

 

Figure 36. 
Black Lives Matter.

From Marques’Almeida. 
(2020).

https://instagram.com

차이점 직접적/정치･사회 치중 직·간접적/지속 가능성 치중

공통점 브랜드와 소비자 모두 가치 소비 중시

Table 6. 두 랜드 컬 션에 나타난 극 인 사회 참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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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호응을 받았다(Figure 36). 

두 브랜드는 지속 가능성 이슈에도 적극 호응

하고 있다. 베트멍은 브랜드 초기에 친환경 추구

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리즈에서 재활

용된 옷을 선보였고, 2020 FW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쇼로 개최했다고 하였다(Mower, 

2020a). 마르케스 알메이다도 이전 컬렉션에서 남

았던 옷을 활용한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한 바가 

있다. 또한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2020 SS 컬렉션

부터 친환경 공법으로 생산된 데님, 바다에서 수

집한 플라스틱 및 쓰레기를 리사이클한 소재를 사

용하였고 예술가와 협업한 친환경 관련 문구를 프

린트하였다. 그리고 천연염료로 염색한 제품을 선

보여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적극 참

여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브

랜드가 사용하는 다양한 지속 가능 방법을 공개하

였다.

이와 같이 두 브랜드는 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베트멍은 주로 상징적인 프린트, 레터

링 및 패러디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정치적 입장

을 반영하는 직접적인 접근을 보여주었다. 마르케

스 알메이다는 직접적인 접근도 있지만 친환경 소

재의 사용이나 기부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

인 접근도 보여주었다(Table 6). 

Ⅴ.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패션 산업에 큰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해체주의 패션을 심

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

다의 초기부터 2021 FW까지의 모든 컬렉션을 살

펴본 뒤 신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 범주에 따

라 두 브랜드 디자인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브랜드는 모두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면서 스트리트 웨어의 자유로움과 

유스 컬처를 강조했는데 조형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베트멍은 무채색과 톤 다운 색상 위주로 

하면서 밝은 색상을 더하였고 사회를 비판하는 문

구와 프린트를 사용했다. 또한 일상적 소재를 사

용하고,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오버사이즈, 평범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스타일을 제시했다. 마르케

스 알메이다는 유채색과 데님 블루 색상을 주로 

사용하면서 데님과 기타 소재, 친환경 소재를 적

극 사용하였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베트멍보다 

다양한 패턴과 예술적 프린트, 슬로건을 활용하였

고 스트레이트, 아워글래스 실루엣과 오버사이즈 

위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한 복고풍, 그런지 룩 등 

다양한 스타일을 혼합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신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

를 이질적인 새로움 추구, 동시대의 다양성 수용, 

유희성, 개별 개성의 존중,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5개 범주로 도출하여 두 브랜드를 비교하였다. 이

질적인 새로움 추구의 경우, 두 브랜드는 모두 시·

공간의 재조합을 동시대적으로 표현했다. 차이점

은 베트멍은 주로 디자이너의 경험을 반영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주

로 타인에게서 영감을 얻어 간접적으로 표현하였

고 베트멍에 비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동시대의 다양성 수용의 경우 두 브랜드는 다양한 

일반인 모델과 대중적 또는 비전형적인 패션쇼 장

소를 선정하였고 다문화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

했다. 베트멍은 컬렉션에 관련된 디자이너의 즉흥

성과 일상 스타일을 활용하는 실용성을 보여주었

고,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컬렉션에 관련해서 디자

이너가 보여준 계획성과 광범위한 영역의 영감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전개하는 임의성에 차이가 있

었다. 

유희성의 경우 두 브랜드는 과장된 실루엣과 

왜곡된 형태에 밝고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였

다. 베트멍은 디자이너와 연관된 이질적인 요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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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에 대한 메시지에 유머를 더하는 등 여

러 요소를 혼합하여 풍자적으로 전하는 복합성을 

보였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디자이너들의 예술

적 감수성을 반영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단순성을 

보였다. 개별 개성의 존중에 있어서 두 브랜드는 

소비자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

하였다. 베트멍은 소비자들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

었고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브랜드와 관련된 여성

들과 공동체로서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두 브랜드는 고객 집단과 함

께 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였다. 베트멍은 비판

적, 패러디풍의 요소들로 정치·사회적 입장을 직

접적으로 보여주었고,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여성

과 소외된 인종에 대한 지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에 대한 동참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0세기 말의 해체주의 패션은 당시 패션의 

전통을 해체하려는 디자이너 개인의 관념에서 출

발하여 새로운 예술 양식을 일방향으로 제시하였

다. 이에 비해 신해체주의 패션의 대표 브랜드 베

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해체주의 패션의 예

술적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면서, 주로 일상적인 

아이템과 소재를 활용하고 고객 집단의 취향과 이

념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반영함으로써 브랜드가 

전하려는 정신을 소비자와 잘 소통하고 있다. 한

편 두 브랜드는 브랜드의 이념,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미적 가치를 내포

하더라도 표현에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두 브

랜드는 고객 집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시대 사회

의 각종 사건, 이슈나 운동,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참하여 의식과 책임감 있는 패션 브랜드로 긍정

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신해체주의 

패션은 앞으로도 디자이너 특유의 창의적인 예술

성과 정체성에 의한 일방향의 디자인 제시가 아니

라 동시대의 소비자 집단, 사회 발전 동향 등 광범

위한 영역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사회 변

화를 이끌며 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신해체주의 패션의 대표 브랜드인 

베트멍과 마르케스 알메이다에 집중해서 디자인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신해체

주의 패션 브랜드의 컬렉션 및 기타 활동을 포함

한 깊이 있는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신해체주의 패션의 특수성을 체계

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다

른 신해체주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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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o-deconstructivism fashion is growing, with a great influence on the fashion industry as well as 

on other brands. Academic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neo-deconstructivism fashion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discussing the overall characteristics mainly through the review of some cases of limited brands. This study aims 

to help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neo-deconstructivism fashion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Vetements and Marques'Almeida, the representative brands of neo-deconstructivism fashion. The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a general review of the neo-deconstructivism fashion was conducted. Second, the aesthetic value 

category of neo-deconstructivism fashion was reclassified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Third, based on the aesthetic 

value category,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two brand collections were derived 

and discussed. As a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neo-deconstructivism fashion.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were empirically analyzed with photos of the collections from the first collection of 

each brand to the 2021 FW. Photos were collected from internet sites and interviews with designers, related articles 

and reviews of fashion media were referred to in the analysis. As a result, both brands had similarities in expression 

according to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esign and aesthetic value categori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brand ideology, design direction, and a communication method with consumers. In addition, both brands were 

exerting a positive influence as a conscious brand by participating in issues and movement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with consumer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n-depth information about the neo-deconstructivism fashion 

and can be helpful in the design planning of domestic fashion brands.

Key words : neo-deconstructivism, deconstructivism, comparative study, Vetements, Marques'Almei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