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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뎀나 바잘리아의 시각적 결과물에 의존한 외적인 분석을 넘어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과 정신

에 부합하는 개념에 근거한 학자들의 이론적 고찰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이너와 그의 작품을 분석하는 관

점을 취했다. 21세기 가장 강력한 패션 아이콘이자 시대정신을 내포한 인물로 부상한 바잘리아에 대한 평

가와 분석은 단시간 내 범람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의 시각적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거나 마틴 마르지엘라의 산물이라는 평가 또는 그가 추구하는 해체주의 면모와 유사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자는 바잘리아의 인터뷰와 그가 표현하는 패션 전반의 활동을 통해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운동 중 하나인 아방가르드 예술을 설명하는 개념에 상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 아

방가르드 정신의 개념적 접근과 근본적 고찰을 시도했고, 이를 근거로 룩북, 캠페인 등을 통해 발현되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관찰하였다.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제로 바잘리아의 패션을 관찰

한 결과, 바잘리아는 패션에 굳어진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저항정신을 토대로 반미학적, 반부르주아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이념을 지닌다. 패션의 일상성을 강조하며 삶과 유리된 예술의 무의미성을 강조했던 아

방가르드 예술가들의 특징에 상응하는 면모를 보이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시대적 사

명감을 토대로 자신의 패션디자인에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반영하며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 했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유사한 수행자의 면모 또한 드러내고 있다. 바잘리아는 인터뷰를 포함한 

패션 행위를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표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의 실천적 수행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세계관과 이념을 공격적이고 공공연하게 선언함으로 활동을 시작한 아

방가르드주의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귀결됐다. 바잘리아는 자신의 패션에 저항적, 정치적, 

휴머니즘적인 사회적 가치의 관점을 표출하고 이를 실행하는 실천적 자세를 취한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

예술의 용어로부터 기인한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되짚고 패션에 대한 연구 관점을 사회학 그리고 미학적 

접근에 기여한 논제를 시사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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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디자이너 그룹 베

트멍(Vetements)과 그들의 중심에 있는 뎀나 바잘리

아(Demna Gvasalia)의 데뷔는 패션계의 판도를 제패

했다고 평가 받는다. 데뷔 직후 2015년 발렌시아가

(Balenciaga)의 수석 디자이너로 간택되어 기존의 

발렌시아가와 패션 종주국에 다양한 변화의 바람을 

환기하며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임명 후 불

황기를 맞이하던 발렌시아가를 매출 두 배 이상의 

실적을 창출하며, BoF(Business of Fashion)의 명단

의 상위권에 발렌시아가를 위치시켰다. 

또한 오트 쿠튀르(haute coutre)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렌시아가의 아트 디렉터가 된 이후 바잘

리아의 디자인은 하이 패션(high fashion) 브랜드뿐

만 아니라 발렌시아가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Menkes, 2016). 바잘리아는 발렌시아가의 

총괄 디렉터로 등단 후, 고급 재단 형식을 필요로 

하는 의상이 주를 이루었던 창립 당시 우아한 여

성상에 모토를 둔 발렌시아가의 이미지에 자신의 

디자인 감성인, 유스 컬쳐(youth culture)를 투영하

여 B급 문화로 치부되던 하위문화를 단숨에 주류 

문화로 전환했다. i-D 잡지는 바잘리아가 전 세계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중 하나라 소개

하였고(Kissick, 2019),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파리 패션쇼 동안의 모든 주요 공연에 
바잘리아의 참석이 이루어진 것을 예로 들며 패션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지휘자임을 언급했

다(Pateon, 2015). 글로벌 매거진(global magazine) 

보그(VOGUE)는 바잘리아가 CFDA(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국제상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며, 그만큼 데뷔 후 단시간 내 패션계를 장악한 

디자이너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Mower, 2017a). 

BoF는 2016년 그 해의 인물로 바잘리아를 선정하였

으며 세계 패션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자신을 차별화함을 그 근거로 들었다(BOF TEAM, 

2016). 이 같은 호평과 함께 패션계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며 21세기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으로 평

가받는 바잘리아는 현재 패션 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에 대한 여러 평이 시간 내 범람하

고 있다. 

그러나 주로 선행연구와 기사의 분석들은 바잘

리아가 보여주는 시각적 디자인에 대한 결과론적 

분석으로,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가 추

구하는 해체주의 면모와 유사한 탐구를 근거로 

마르지엘라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에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다른 

접근으로, 문화 예술사에서 두드러진 아방가르드

(avat-garde) 운동의 정신을 토대로 바잘리아의 패

션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근거로 바잘리아의 인터뷰와 디자인을 통

해서 바잘리아와 문화 예술사에서 보이는 아방가

르드 운동가들과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바잘리아

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신

과 작업을 추구하여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 예

술계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 중요한 연

구 과제로 대두되는 아방가르드 운동과 예술가들

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서 드러난 아방가르드 정신과 의의는 개념적 접근

의 성격이 강하나 이와 달리 패션 사에 전이된 아

방가르드는 물질적 측면의 시각적 변이에 치중한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아방가르드 

역사와 개념을 재정립하여 21세기 아방가르드 정

신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바잘리아의 작품과 

패션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아방가르드 정신 속 패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방가르드 운동의 

정신과 운동의 이론적 고찰을 우선으로 한다. 자

료 수집의 범위는 바잘리아가 데뷔한 2016년 이후

부터 연구 시기인 2020년까지의 인터뷰 내용과 기

사를 필두로 하며 베트멍에 관한 자료의 경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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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아가 베트멍 디렉터의 위치를 내려놓기 전으

로 한정하여, 2019년 9월 이전의 컬렉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특히 인터뷰와 언론 기사의 경우 진

보적인, 아방가르드, 정치적, 반사회주의, 반 부르

주아와 같은 아방가르드 운동을 설명하는 관련 용

어와 동의어를 키워드로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바잘리아의 인터뷰와 그에 대한 평가는 이

러한 키워드가 포함 데이즈드(DAZED), 보그
등을 포함한 글로벌 매거진과 BBC, 타임즈
(TIME) 등의 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바

잘리아의 전위적인 창작의 결과물은 공식 홈페이

지와 컬렉션 이미지들을 참고했다.

Ⅱ. 아방가르드 운동과 아방가르드 
패션 

1. 아방가르드 운동과 정신

혁명적 전위 부대를 지칭하는 군대 용어인 아

방가르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정치 사회적 운동의 맥락에서 광

범위하게 사용되며 예술사에 중요한 논제가 되었

다. 20세기는 아방가르드의 시대였다. 아방가르드

는 동시대 미술의 화두로서 그것을 통해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실천을 혁신하며, 새로의 평가와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Jin, 2013). 아방가르

드 예술 운동은 많은 예술가들의 사회와 삶의 방

식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실천해오고 있었다

(Calinescu, 1977/1993). 아방가르드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인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에 따르

면, 20세기 전반의 중요한 사조인 하나로 분류되

어 미술, 영화, 음악, 패션에 영향을 미친 아방가르

드 운동의 전제를 기존 관습에 대한 도전정신과 

저항정신이다(Poggioli, 1962/1996). 

포지올리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예술적 급진주

의의 결합과 동맹의 형태인 아방가르드의 흐름을 

정치적 아방가르드와 예술, 문학적 아방가르드로 

분류한다(Poggioli, 1962/1996). 아방가르드 용어의 

생성에서도 사회 저변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 정신

을 토대로 예술 활동을 펼치는 선진적인 예술가들

을 총칭하는 단어로 명명한다. 아방가르드 이론의 

또 다른 대가인 페터 뷔르거(Peter Burger)에 따르

면, 아방가르드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한다. 뷔르거는 삶과 유리된 예술의 

의미를 부정하며, 예술과 유리된 삶 또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단순히 새롭기만 한 것은 

아방가르드가 아니며 도전정신과 저항 정신이라는 

상위 두 가지 전제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아방

가르드 운동의 정신이라 주장한다(Choi, 2008). 

또한, 미술사에서 첫 번째 아방가르드 운동인, 

미래주의를 중심으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특징

을 연구한 Kim(2014)의 경우, 현대 예술이 이전까

지의 예술과 크게 구분되는 것이 20세기 초 아방

가르드 예술운동 때문이다. 아방가르드 예술로 분

류되는 미래주의, 다다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예술

가들은 본들의 세계관과 이념을 공격적이고 공공

연하게 세상에 선언함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였

는데, 이러한 성질을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의 성격

을 규정짓는 핵심적 특징이라 설명하며 마니페스

트(manifes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Kim, 2014). 예술

가의 마니페스트는 기존의 사회, 문화 나아가 정

치적 질서와의 단절을 지향하는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의 맥락에서 등장하였다(Kim, 2014). 마니페스

트는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text)로 이것은 일기

나 공공적으로 발화 또는 발표되며 사적인 일기나 

편지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즉, 마니페스트는 

공공으로부터 사회적 승인을 요구하고 새로운 집

합적 주체를 호출해 냄으로써 기존의 사회, 정치, 

정신적 질서의 극복과 변혁을 지향하는 텍스트로, 

텍스트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속에서 행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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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방가르드 패션

기존 아방가르드 연구와 패션에서의 아방가르드

를 나타내는 용어는 패션에서 아방가르드 용어의 

사용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패션계에서

는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은 의상을 표현하는 기

술적인 요소의 평가로 기술된다. Eom and Kim(2000)

의 저서 ｢현대 복식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패션 

사에서 아방가르드는 기교적인 수법에 현대 복식

이 나타내고 있는 아방가르드적 표현 기법이 이미 

20세기 초 역사적 아방가르드에 의해 실험되었던 

수법들에 기인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며, 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드의 조형성 및 

내적 의미를 밝혀 주게 될 것이라 언급한다. 그리

고 패션의 역사 속 아방가르드 패션이 곧 아방가

르드적 표현 기법과 직결됨을 설명한다. Kim and 

Park(2010)은 현대에는 패션에 있어서 해체적이고 

퇴폐적이며, 조형적이고, 강한 개성과 함께 파격적

인 조형성을 지닌 아방가르드 특성이 강한 작품들

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을 언급한다. 이러한 

예술적 특성은 해체주의 디자인과 실루엣의 기형

적인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디자이너의 소개로 이

어지는데, 그 예로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비비안 웨스트우

드(Vivienne Westwood), 존 갈리아노(John Ga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빅터앤롤프(Viktor 

& Rolf) 등을 소개한다(Kim & Park, 2010). 아방가

르드 패션의 대표 디자이너를 위와 같이 언급하며, 

이들의 의상을 접할 때 패션계와 뷰어(viewer)는 

아방가르드 의상이라 인식한다. 즉, 오트 쿠튀르적 

요소가 강한 패션으로 과장된 실루엣이나 의상의 

과한 해체 등 의복의 외형에 관한 분석이 곧 아방

가르드 패션으로 설명된다. 

또 다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

로, Eom and Kim(2000)은 벨 에포크(The Belle Epoque, 

1180-1905)를 기점으로 패션은 기존의 전통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합리성에 도전하기 

시작하였고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대중문화 혼재 

양상은 20세기 후반의 패션을 더욱 다각화하고 있

음을 소개하는데, 아방가르드 의상을 설명하면서 

실용적 의상이 아닌 보이기 위한 의상으로 뒷받침

하며, 이를 두고 전위적 패션이라 정의한다. 또한, 

낯설게 하기의 미학을 바탕으로 추의 형식적 원리

인 무형식 성, 부 정확성, 기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현대 복식에 파격적이고 애매모호한 미를 보여주

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현대 복식이 나타내고 

있는 아방가르드적 표현 기법이 이미 20세기 초 

역사적 아방가르드에 의해 실험되었던 수법들이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기법들이 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드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기술한다

(Eom & Kim, 2000). 즉, 패션학에서 아방가르드 

패션을 설명하는 문헌들은 패션에서의 아방가르드

의 용어를 바라보는데 있어, 아방가르드적 표현 

기법이라 칭하며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주장을 뒷

Figure 1. The paradigm of modern clothes. 
Photographed by the author from Eom and Kim. (2000). p.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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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한다(Figure 1). 

이처럼 패션에서 아방가르드란 용어의 근본적

인 접근과 사회적 변이를 통해 활용된 예술 문화

계에 전파된 개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패션 

분야에서 아방가르드의 설명은 실루엣, 소재 등과 

같은 외형의 시각적 형태의 변이와 관련된 기술적 

접근에 집중되어 발전하였다. 대중의 인식 속에서 

아방가르드 패션 이미지 역시 과장되고 부풀려진 

실루엣이나 면의 부피감 확대와 선의 변형, 의상 

원단 이외의 소재를 사용할 경우 전위적인 패션이

라 알려져 있다.

Ⅲ. 바잘리아가 전개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의 반영

2014년 베트멍을 통해 패션계에 데뷔한 바잘리

아는 줄곧 자신의 아방가르드 정신에 근거한 가치

와 사고의 저변을 패션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바

잘리아가 전개하고 있는 베트멍과 발렌시아가를 분

석해 볼 때, 아방가르드 정신이 반영된 경향은 쇼 

케이스(showcase), 캠페인(campaign), 디자인의 세 가

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1. 쇼 케이스

기존의 아방가르드 이론과 그 정신을 토대로 

바잘리아가 보여주는 패션을 분석한 결과 쇼 케이

스에서 그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잘리아가 보여주는 전위적인 발상은 패션계의 

관습과 낡은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

다. 그는 자신의 패션을 통해 인종, 나이, 직업을 

뛰어넘는 캐스팅(casting) 방식과 룩북(lookbook)에 

변화를 주며 정형화된 쇼 케이스 유형에 저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첫째, 컬렉션 방식, 고정화된 

쇼 장소와 일정에 반기를 들며 그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표출한다. Lee(2010)에 따르면, 시즌별 패

션쇼의 분류는 년 2회, 3월 초와 10월 말에 정기적

으로 열리는 컬렉션이 있으며, 패션쇼는 살아 있

는 모델에게 작품을 입혀 무대 위에서 작품을 소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잘리아는 파리 여성복 패션 

위크와 파리 쿠튀르 위크에서 컬렉션을 개최한 후, 

2016년에는 패션쇼를 실시하지 않았다. 2018년 S/S 

컬렉션의 경우, 전통적인 쇼 스케줄이 비효율적이

며 소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노 쇼(no show)의 형

태를 취했다. 또한, 바잘리아는 지속해서 패션쇼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컬렉

션 장소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쇼 시즌을 앞당겼

다. 실제로 바잘리아는 자신의 베트멍 브랜드의 

쇼를 화려한 조명과 연출의 합으로 이루어진 인공

적인 무대에서 벗어나 정형화된 쇼 케이스 형식에 

저항정신을 표출했는데, 실제로 그는 2015년 3월 

15일에는 클럽 ‘Le Depot’에서 베트멍 쇼를 개최했

으며(Figure 2), 2016년 S/S는 중국 식당 ‘Le pro resident’

에서(Figure 3) 2018년 F/W는 파리 생투앵(Saint-ouen)

의 폴 베르 벼룩시장(Paul Bert Serpette)에서 쇼 케

Figure 2. Vetements 15 F/W at 
Le Depot in Paris. 

From Williams. (2015). 
https://purple.fr

Figure 3. Vetements 16 S/S at 
Le pro resident in Paris.

From Ferris. (2015). 
http://www.thewolfofhighstreet.com

Figure 4. Vetements 18 F/W at 
Paul Bert Serpette in Paris. 

From “Defilé VETEMENTS”. (2018).
https://www.paulbert-serpe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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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펼치며(Figure 4) 본래 존재하는 일상의 공

간에서 패션쇼를 전개했다. 성별에 따른 컬렉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대항적인 컬렉션을 보이며, 

남성복과 여성복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 등(Yoo, 

2017) 기존의 패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또 

다른 변화를 줄 것을 선언하며 실천하고 있다.

둘째, 규정된 모델 고용 방식에 반기를 들어 일반

인을 모델로 캐스팅하며 대항적 자세를 드러낸다. 바

잘리아는 꾸준히 기존 패션쇼에 대항하여 베트멍의 

2018년 S/S는 쇼 대신 스위스 취리히(Zurich)의 현지 

주민들에게 베트멍 컬렉션 의상을 입혀 촬영한 사진

들을 프랑스 생 라자르(Saint-lazzare) 역 근처 주차장

에서 실제 크기로 프린트한 전시를 선보였다(Figure 

5). 또한 상대 브랜드 디자이너 및 일반인 모델을 캐

스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2016년 베트멍은 

디에이치엘(DHL)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반인 모델 

기용과 경쟁 브랜드의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

(Gosha Rubchinskiy)를 모델로 세우는 등 전문적인 모

델 캐스팅에 대항하여 정형화된 모델의 틀에 저항하

는 자세를 보였다(Figure 6).

셋째, 룩북 촬영에서 역시 일반적인 스튜디오 

촬영에서 벗어나 일상의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

고 있다. 룩북은 본래 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진집으로 브랜드의 이미지

를 가장 잘 전달하는 수단이다. 바잘리아는 밝은 

조명과 소품으로 잘 꾸며진 인공적인 스튜디오를 

벗어나 자연스러운 길거리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Figure 7). 이는 런웨이(runway)에서만 볼 수 있는 

옷이 아닌 지금, 바로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을 추구

하는 바잘리아의 패션 철학이 잘 투영된 사례이다. 

2018 S/S 발렌시아가 남성복 컬렉션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집단 모델로 등장한다. 야외에서 

진행한 촬영 역시 이 같은 형식을 유지하며, 화려

한 패션 화보의 이미지보다 자연스러운 가족의 추

억을 담았다(Figure 8). 이는 일상 속 마주하는 보

통의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과 같은 사진 

콘셉트를 여주며 전통적인 룩북의 형태에서 탈피

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델 한 명당 할당

된 옷을 부각하는 형태가 아닌 가족 증명사진을 

모티브로 하여 사진집과 컬렉션을 구성하는 새로

운 방식을 선보였다.

2. 캠페인

바잘리아는 캠페인에서 역시 전통적인 방식을 

파괴하는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며 타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둔다. 2016년에는 한국의 경기도 남양주

시에서 오피셜 페이크(official fake) 캠페인을 개최

Figure 5. Vetements 
18 S/S R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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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Vetements 
16 S/S RTW.

From Satenstein. (2015).
https://www.vogue.com

Figure 7. Vetements 
18 S/S R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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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Balneciaga 
18 S/S menswear.

From Mower. (2017c).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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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 행사에는 수백 명의 베트멍의 팬들이 결

집하였고 레인코트는 12분 만에, 빨간 후디(hoody) 

700여 벌은 1시간 만에 모두 품절되는 등 10개의 품

목 1,000개의 상품 대부분이 판매됐다(Hong, 2016). 

이에 대해 바잘리아는 ‘한국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카피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베트멍의 제품을 

신선하게 재해석한 제품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래

서 베트멍의 카피 상품을 응용한 새로운 캡슐 컬

렉션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 설명하며(Kim, 2017), 

단순한 비난과 비판을 넘어 한국에서 생산된 베트

멍의 카피 디자인을 재해석하는 재치 있는 대응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카피 문화를 재해석하는 쇼 케

이스를 공개하였다. 

또한 바잘리아는 컬렉션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방가르

드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바잘리아의 행보는 열두 

살의 어린 나이에 내전으로 인해 강제로 집을 떠나 

가족들과 부랑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시절, 유

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으로

부터 받은 원조를 받은 경험에 기인한다. 이 같은 경

험은 그가 사회적 부르주아로 자리 잡은 이후, 패션

을 통한 사회 공헌적 태도를 진행하는데 큰 영향을 

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WFP는 1963년에 출범한 비

영리 단체로, 세계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이다. 그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아 퇴치의 

목적인 제로 헝거(zero hunger)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잘리아는 발렌시아가를 통해 2018년 ‘Saving 

lives, Changing lives’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WFP와 

대대적인 협업을 진행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reative director)로 바잘리아는 기아 문제를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알리고자 한 실천적인 행위의 결과로, 

발렌시아가는 2018년 첫 협업 후 판매 수익인 한화 

약 3억 원을 기부했다. 이후에도 바잘리아는 세계자

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는 협

업을 진행했는데, 동물 보호를 주제로 제작된 컬렉션

은 흰 코뿔소, 아시아 코끼리, 푸른 고래 등 실제 멸종 

위기 동물 삽화가 그려진 제품으로 구성됐다. 발렌시

아가의 CEO인 세드릭 샤르비트(Cedrin Charbit)는 발

렌시아가의 이러한 협업에 대해 세계자연보전연맹

을 지지하는 동시에 멸종 위기종 인식 개선과 보호가 

자신들의 비전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컬렉션의 취지

를 밝혔다(Kim, 2019).

바잘리아는 그의 선행이 단발성이 아님을 증명

하듯 2019년에는 WFP와 두 번째 협업 캡슐 컬렉

션을 진행했는데, 발렌시아가 의상에 들어간 WFP

의 로고는 세계를 뜻하는 월계수 안에 농작물을 

뜻하는 옥수수와 벼를 넣은 이미지를 디자인에 활

용했다(Figure 9). 또 손을 내미는 형상도 넣어 세

Figure 9. 2019 Balenciaga x WFP.
From Kim. (2020). 
http://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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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식량 지원 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으며 주요 

제품의 전면에 커다란 유엔 로고를 새겨 넣은 발

렌시아가는 브랜드의 추구 방향으로 유엔 지속 가

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 도입했고, 지속해서 빈곤퇴치와 기아 종식의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Kim, 2020). 

3. 디자인

바잘리아는 자신의 아이템에서도 그의 아방가

르드 정신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으

며, 신발, 가방, 의류 디자인에서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신발 디자인을 통해서 그의 추의 

미학과 하위문화의 활용이 돋보인다. 바잘리아는 

데뷔 이후부터 꾸준히 그가 이끌던 브랜드 베트멍

을 통해서 미국의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제

조 회사인 리복(Reebok)과 협업하여 신발 디자인

을 선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발렌시아가와 리복

의 협업을 통해 새 신발이 아닌 것 같은 깨끗하지 

못한 신발 디자인을 선보였다. 2019년에는 그라피

티(graffiti)를 적용한 리복의 대표 디자인인 퓨리

(Fury)를 재해석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처럼 바

잘리아는 하이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의 결합을 

통해 브랜드의 상하 관계를 허물어트림과 동시에 

과거와 다른 미적 기준을 현대에 맞게 새로이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특히 그가 발렌시

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발됨과 동시에 

발렌시아가가 하이 패션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

된 이유가 되었다. 고프 코어(gorpcore)인 하위문화

를 발렌시아가의 명품 스니커즈 라인을 선보인 후,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어 유럽, 아시아 등 지역적 

경계를 허물어 명품 스니커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스니커즈 시장의 판도를 바꾼, 트리플 

S(Triple S)가 대표적이다(Figure 10). 바잘리아는 자

신의 디자인 창작물에 지속해서 하위문화를 반영한

다. 2018 F/W 베트멍과 스웨어(Swear)의 합작으로 

스웨이드 플랫폼 트레이너(suede platform trainer)의 

상품명으로 제작된 청키(chunky)한 스니커즈를 선

보였다(Figure 11). 이는 거친 실루엣부터 밑창의 두

께까지, 청키 스니커즈의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

추었다. 같은 해 발렌시아가의 S/S 쇼를 통해서는 

대표적인 중저가의 슬리퍼 브랜드 크록스(Crocs)와 

협업을 선보이며 명품에서 추구하는 부드럽고 우

아한 디자인과 상반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함

과 동시에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자세를 보여줬다(Figure 12).

둘째, 바잘리아의 아방가르드 정신은 의상 디자

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베트멍의 S/S 컬

렉션에서 선보인 DHL 로고가 찍힌 330달러의 티

셔츠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품귀현상을 이루었

다. 국내 대표적인 수입 명품 편집 매장인 분더샵

(BOONTHESHOP)의 수석 바이어 조준우는 2015년 

가을, 베트멍 제품을 선보인 이후 2년 만에 매출 5

배 이상이 상승했다고 언급하며(Bae, 2017) 국내에

서 역시 베트멍의 인기를 매출로 증명했다. 

Figure 10. Triple S  
From Balenciaga. (n.d.).

http://www.balenciaga.com

Figure 11. Vetements x Swear 2018 F/W. 
From Kim. (2018).
https://hypebeast.kr

Figure 12. Balenciaga x Crocs 2018 S/S.
From “Shock as”. (2017).

https://www.strait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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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잘리아는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

신의 정치적 성향을 피력하고 있다. 2017년 발렌시아

가의 F/W 파리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의 로고를 디자인 소재로 활용하며 발렌시아가의 소

비층에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입혔다(Figure 13). 또

한 의상 디자인에서도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의 

문화인 그라피티와 청년 문화의 대표적인 트랙 재킷

(track jacket) 그리고 노스 페이스(The North Face) 브

랜드의 빈티지 의상을 구매 후 그것을 해체 재조합하

여 판매하는 등(Figure 14)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와 

하이 패션 브랜드 베트멍을 통해 하위문화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아방가르드 성향을 보인다. 2017년 베

트멍의 무지개 티셔츠를 필두로(Figure 15), 2018년 

F/W 발렌시아가의 의상으로 성 소수자의 무지개 깃

발 자수로 활용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며 성 소수자

들에 대해 지지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국기와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모티프를 가득 채운 클래식한 화이트 톱을 선보

이며 인권 포용의 자세에 있어 국가의 경계는 무의미

함을 강조한다.

셋째, 가방 디자인에서 역시 그의 아방가르드 

정신이 드러난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발렌시아

가의 컬렉션에 등장한 이케아(IKEA)의 로고와 장

바구니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프락타(FRAKTA) 

백을 통해 패션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을 

출발점으로(Figure 16), 발렌시아가를 대표하는 모

터 백(motor bag)에 하위문화인 그라피티를 활용한 

클래식 시티(classic city) 가방 선보였다. 바잘리아

는 이러한 발상을 통해 주류 문화 중에도 상류층

을 대변하는 명품 브랜드에 하위문화를 투영시켜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해체했다.

Ⅳ. 바잘리아의 아방가르드 정신에 
내재한 패션의 의미

역사 속 아방가르드 운동과 그 정신을 설명하

는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개념과 특성의 범주화를 

토대로 바잘리아가 전개하는 패션을 분석한 결과 

바잘리아의 아방가르드 정신에 내재한 패션의 의

Figure 13. Balenciaga 17 F/W.
From Fisher. (2017).

https://www.harpersbazaar.com

Figure 14. Vetements 15 
F/W reworked puffer coat.

From Sheena. (n.d.).
https://hausofrihanna.com

Figure 15. Vetements 17 S/S.
From Mower. (2016a).
https://www.vogue.com

Figure 16. Ikea’s Frakta bag of Balenciaga.
From Cain. (2019).

http://www.businessins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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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로 귀결된다.

1. 저항의 도구로서 패션

아방가르드 이론의 대가 뷔르거에 의하면 아방

가르드 정신의 요소 중 하나는 부르주아의 가치 

체계에 대한 전면적 거부와 도전을 통해 기존의 

모든 전통이나 인습에 급진적으로 단절하고자 하

는 것이다. 바잘리아는 소위 패션계를 주도하는 

주류 패션에 대한 대항적 자세와 진취적인 자세를 

통해 고착화된 패션 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을 환기

한다. Lee(2004)는 명품 브랜드가 제시하는 브랜드

의 절대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고급스러움과 격조 

높은 상류층 사회를 표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명품 브랜드들의 콘셉트는 하나같이 클래

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절제된 우아미와 세련미 등

을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0년대부

터 국내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럭셔리(luxury), 노

블레스(noblesse), 프레스티지(prestige) 등과 같은 이

른바 명품 브랜드의 제품만을 광고하는 잡지들이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하이 클래스(high 

class)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잘리아는 부르주아에 의해 굳어진 위와 

같은 ‘명품 패션’의 고전적 이미지와 기존의 가치 

체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도전적인 자세로 주

류 문화나 고급 이미지에 속하지 않는 B급 문화를 

여실히 활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첫째, 바잘리

아는 고정적인 미에 대한 반기로 패션을 통해 추

의 미학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도 미를 논할 

때, 비례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황금 분할은 고

대 그리스 이후 가장 아름다운 균형을 만드는 비

율로써 회화나 건축 등에 사용되었는데 복식디자

인에서도 이 황금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혹은 부

분과의 비례에 적용한다. 이러한 미적 의미는 패

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Tatarkiewicz, 

1999/2017). 그러나 아방가르드 운동의 정신 속 미

의 의미는 전통적인 미에 의문을 제시한다. 다다

이즘(dadaism)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인, 쿠르

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는 버려진 사물의 물성

을 확대하여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분을 파괴하였

으며, 리우센 버그(Robert Rauschenbe)는 아름다움을 

위한 요소를 고의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바잘리아 역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미적 개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발렌

시아가의 수장으로 등용 후 출시하여 전 세계에 

선풍적인 스니커즈 바람을 가져온 트리플 S는 어

글리 뷰티(ugly beauty)를 전면화한 디자인으로 전

통적인 미에 대한 의문을 그의 신발 디자인을 통

해 드러냈다. 리복과 협업을 통해서는 새것이 아

닌 듯한 더티 슈즈(dirty shoes)를 선보이며 고정적

인 미에 반기를 표현했다. 또한, 깨끗하고 숭고

한 이미지와 반대되는 빈티지 의상을 리사이클링

(recycling)하여 자신이 이끌던 하이 패션 브랜드 

베트멍을 통해 재판매하여 옷의 물성을 확대하여 

하이 브랜드로 재해석하는 전위적인 정신을 드러

냈다.

둘째, 바잘리아는 기존 패션 시스템 자체에 대

한 저항으로 물리적 시간과 캐스팅 방법, 룩북 촬

영 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다. Jin(2002)은 아방

가르드 미술의 한 장르이자, 강력한 모더니즘에서 

출발한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에 대한 설명

으로, 개념적이고 독립적인 미술의 제작, 수용, 유

통의 모든 과정을 해체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를 보

였다고 설명한다. 바잘리아 역시 전통적 런웨이가 

갖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패션쇼의 일정과 시스

템에 저항하며 혁명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는 실제로 게이 클럽, 중국 식당, 파리 벼룩시장, 

주차장, 취리히 거리 등에서 패션쇼를 전개하거나 

2018년 S/S 시즌에 정식 스케줄이 아닌 오프 스케

줄(off schedule)을 실행하였다. 과거 뚜렷이 성별의 

구분에 따라 전개되어 온 쇼 방식에도 변화의 방

향성을 제시했는데, 젠더(gender)의 구분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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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패션쇼를 통해 시대의 정신을 드러냈다. 취

리히 거리에서 포착한 스위스 패션 피플(fashion 

people)들을 바잘리아가 직접 촬영한 화보를 선보

이는 것으로 패션쇼를 대체했다. 또한 바잘리아는 

쇼 이후 6개월 뒤 판매를 하는 시스템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1개월 후 바로 쇼 의상을 판매하는 체계 

전환 시스템을 선보였다.

셋째, 기존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고정적 이미

지에 대한 반기로 자극적 이미지를 활용해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화의 발전

을 보여줬다. Yoon(2018)에 따르면, 독일의 화가 

지그마 폴케(Sigmar Polke)의 미술은 다양한 관점

에서 통념에 대한 위반과 탈 안정화를 지향하며 

정적인 완성 형태로서 이미지 안정성을 부정하고 

고정된 의미를 흔들며 통일된 양식의 개념도 부정

한다고 설명한다. 다매체적 작업을 통해 매체의 

순수성을 위반한 작업을 이어가며 폴케의 작품은 

이러한 반 예술적 실행은 모더니즘 미학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당시 재조명을 받았던 20세기 초의 

다다이즘과 당시 뒤셀도르프(Dusseldorf)를 중심으

로 전개된 플럭서스(Fluxus) 미술과 여러 가지 면

에서 많은 연관을 보여주며 아방가르드 미술에 속

하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통해 미술을 평가하는 

관습적 기준 자체가 사라지면서 고급과 저급의 서

열이 붕괴한다고 설명하였다(Yoon, 2018). 

바잘리아 역시도 그의 의상, 가방, 신발 디자인

에서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의 경계를 전복하는 

상품을 선보이며 전통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의문

을 표출하며 저급과 고급을 상징을 혼재하거나 붕

괴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고프코

어, 그라피티, 유스 컬처(youth culture), 완성되지 

않은 듯한 B급 감성의 하위문화를 하이 브랜드 디

자인이나 명품 브랜드 디자인에 활용한다. 대표적

인 예로 발렌시아가의 19 F/W 패션 필름을 통해서 

매트릭스를 오마주(homage)하여 고급스럽지 않은 

저품질의 B급 감성을 투영해 소비자에게 자신만

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제시했으며(Figure 17), DHL

의 로고와 이케아의 디자인을 차용함에 따라 하이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 자체에 변화를 주도했으

며, 소셜 사이트인 이바이트(Evite)에 자극적인 비

디오 이미지인 성 기구와 파퍼(Popper)영상을 게재

하며 저급하다고 평가되는 이미지들을 하이 패션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며 하이 브

랜드와 명품 브랜드에 굳어진 시스템에 저항적 자

세를 취하고 있다.

2. 정치적 도구로서 패션

첫째, 바잘리아는 패션을 통해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 아웃(meaning out) 특성을 표출한다. 

20세기 아방가르드 운동을 정신으로 한 문학의 역

사에 선구적인 인물인 세사르 바예호(Cesar Vallejo)

Figure 17. Balenciaga summer 19 campaign. 
Edited by the author from Balenciaga. (2019a).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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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지막 작품인 뜨릴세(Trilc)는 스페인 내전에
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이다. 바예호는 창조주

의 주창했던 비센떼 우이도브로(Vicente Huidobro)

와는 반대로 현실 참여적인 문학을 지향했다. 실

제 삶에서도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여 공

산당에 가입하였고 소련(Soviet Union) 여행을 하

며 투옥된 경험을 지녔다(Jung et al., 2000). Kim 

(2014)에 따르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마니페스

트는 현실 개입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는 비판적

인 사회, 정치 논쟁에 참여하는 성격으로 부합한

다. 즉, 문화 예술 분야에서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

을 이끌었던 선구자들은 모두 현실 참여적인 자세

를 취하며 그것은 곧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바잘리아의 경우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스스로

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표

출하고 있다. 아방가르드 본성과 가치에 대해 포

지올리와 뷔르거는 아방가르드라는 용어가 본래는 

혁명적인 사회, 정치적 경향과 예술적 목표의 결

합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바잘리아는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지속해

서 자신의 신념을 담은 선언문 형식의 기사를 발

표하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단순히 후

드와 티셔츠를 팔고 싶지 않다. 물론 우리는 물건

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지만 나는 그 안에 메시지

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Mower, 2017d) 한 시대의 패션을 이끌어가는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자신의 사명감을 표출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사회학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패션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연구를 참고하는 

것을 언급하며(Heller, 2020), 그의 패션이 늘 사회

에 대한 관심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증명한다. 실

제로, 발렌시아가의 2017 F/W 남성복 컬렉션에서 

버니 샌더스의 선거 캠프의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

을 선보였다. 바잘리아는 자신의 패션을 통해 그

의 정치적 편향을 표출하는 동시에 이를 소비자에

게 입힘으로써 대중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투

영했다. 이에 CNN은 샌더스를 초청한 인터뷰에서 

바잘리아의 디자인을 보도하며 이를 중요하게 다

루었다(“Bernie Sanders”, n.d.)(Figure 18).

둘째, 바잘리아는 자신의 패션에 금기시되는 공

산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991년 12

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소련의 해체 선언과 동시에 공산주의 자멸 후, 세계

는 자유시장 경제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중심으

로 회전됐다. 패션계의 패권 역시 이러한 정치, 경

제 체제를 추구하는 서구사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정치 체제의 침묵 현상을 불

러일으켰다. 그러나 포스트 소비에트(Post-Soviet) 

시절을 겪은 바잘리아는 끊임없이 자신이 주장한 

미학적 요소를 패션에 표현하는데, 그중 하나가 암

묵적으로 금기시된 공산주의의 상징물을 적극적으

Figure 18. Bernie Sanders interview with CNN.
Captured by the author from “Bernie Sanders”. (n.d.).

https://edition.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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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것이다. 2019년 S/S 베트멍 쇼에서는 

조지아(Georgia)의 프리즌 타투(prison tattoo)에 착안

해 여러 모티프가 혼합된 디자인을 통해 유년 시절 

조국 조지아에서 겪은 전쟁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

를 테마로 한 시즌을 보여주었다(Figure 19). 소비에

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공산주의

를 대표하는 낫과 망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련

을 드러냈다(Figure 20). 또한 조지아 소련 연방 국

장 등을 그래픽 이미지로 활용하고 조지아 의회의 

평화 협상에서 언급한 ‘우리는 함께 춤을 춥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자유 지역’이라는 조

지아어를 의상의 레터링으로 활용하는 등의 디자

인을 통해 정치적 도구로 패션을 활용하고 있다

(Figure 21).

셋째, 바잘리아는 자신의 패션을 통해 국제 정

치의 힘의 논리에 의문을 표한다. 2019 S/S 현대 

사회의 시민 불복종을 주제로 한 쇼는 2008년 러

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발생한 남오세티아(South 

Ossetia) 전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으로 설명되는 컬렉션을 선보였다(Figure 22). 더 

나아가 바잘리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

로 자신의 패션쇼를 조국 조지아를 침공했던 러시

아가 2018년 월드컵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페인과 

축구 경기를 하는 순간 자신의 최근 쇼를 무대에 

올렸다. 이러한 행위는 조국에 대한 애정을 담은 

헌정 쇼로 평가된다. 바잘리아는 거대 브랜드를 대

표하는 디자이너이자,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 문화 

창작자인 자신의 위치를 단순히 디자인한 옷을 판

매하는 것을 넘은 쇼 구성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의 기억을 회상하여 자신의 디자인을 전개하며, 약

소국의 입장에서 희생당한 조국의 역사를 자신의 

디자인으로 해석했다. 바잘리아는 이처럼 자신의 

Figure 19. Vetements 19 S/S menswear.
From Mower. (2018).

https://www.vogue.com

Figure 20. St. Basil’s Cathedral and Soviet 
embelm in Vetements 19 S/S mens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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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1.
Vetements 19 S/S 

menswear.
From Mower. (2018).

https://www.vogue.com

Figure 22. A show that contains communism symbolic elements and patriotism in Vetements 19 S/S.  
Edited by the author form croft. (n.d.). 

https://www.10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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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통해 국제 정치의 힘의 논리에 의문을 

표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고 있다. 

3. 휴머니즘 도구로서 패션

첫째, 자신의 휴머니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로 

패션을 활용하여 동성애 포용적 자세를 취한다. 

현대 인류사 중 가장 큰 역사적인 두 번의 전쟁을 

거친 후 시작한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점은 인간성 회복에 있다. 특히, 바잘리아

는 지속해서 평등에 가치를 둔 인간성 회복에 관

한 주장을 컬렉션에 보여준다. 바잘리아가 이끄는 

두 개의 브랜드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에는 무지개 

색상과 무지개 깃발이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다. 

바잘리아가 전통적인 보수의 기독교적 사회 출신

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떤 다른 디자이너보다 중

요한 해석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발렌시아가는 

F/W 시즌에서 프랑스 파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

는 콘셉트로 사랑과 사랑에 대한 자유를 주제로 

광고를 진행하였다. 광고에 등장한 이들은 직업 

모델이 아닌 실제 연인들을 캐스팅하여 진행하였

는데 이들 중에는 실제 여러 동성 커플도 함께 등

장하며 사랑에 대한 차별을 뛰어넘은 광고라는 극

찬을 받았다(Patron, 2015)(Figure 23).

바잘리아의 휴머니즘적 가치는 지역의 문화적 

보수성을 뛰어넘는다. 바잘리아의 고향 조지아는 

정통의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로 LGBTQIA(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asexual)의 

문화를 지역 사회의 대부분이 허용하지 않는 분위

기가 형성된 사회에서 성장했다. 실제로 이 지역

의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고 있을 만큼 보수적인 사회이다. 바

잘리아는 자신의 조국 조지아에 영감을 받아 진행

한 19년 베트멍 쇼에서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동

성애 포용적 자세를 쇼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며 이 시대의 젠더 감수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또 다른 사례로 2019년 바잘리아는 이러한 자

신의 가치관을 확장하는 행보로 그가 참여하는 트

빌리시(Tbilisi)지역 디자인은 그 가치가 상당히 보

수적이며 동성애 공포증이 역사적으로 거리에서 

격동해 온 조지아의 퀴어 커뮤니티(queer community)

를 개선하고 있다(Davidson, 2019).

둘째, 자신의 휴머니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로

서 패션을 활용하여 정형화된 모델의 성별, 나이, 

몸에 대한 적대적 의견을 드러낸다. 바잘리아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보여주는 새로운 행보가 기

존의 패션 동향과 충돌한 것이 아닌 모델의 옷, 연

령, 민족성 및 크기의 실루엣, 비율 및 질감의 다

Figure 23. Balenciaga winter 19 campaign. 
Edited by the author from Balenciaga. (2019b).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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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을 표현한 것이라 주장하며, 일반적인 모델 

구성에서 벗어난 패션을 선보인다. 성별과 나이의 

정형화를 탈피하며 바디 포지티브(body positive)까

지 주장하는 바잘리아는 자신의 쇼에 적극적으로 

나이, 성별, 직업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휴머니즘 

관점을 패션쇼에 보인다. 실제로 그는 타 브랜드

의 디자이너인 루브친스키와 현재 그의 배우자이

자 뮤지션인 로익 고메즈(Loik Gomez)를 자신의 

쇼 모델로 세우고, 다양한 인종과 성 소수자 모델

을 적극적으로 런웨이에 등장시켰다. 실제로 케랄

루(Kheralu) 출신으로 인도의 포토그래퍼 라디카 

네어(Radhhika Nair)는 발렌시아가 역사상 처음으

로 바잘리아에 의해 인도 모델로 런웨이에 올랐다

(Figure 24). 마른 사람, 그리고 몸의 정렬이 바르지 

않은 사람, 과체중의 모델을 통해 다양한 몸의 형

태를 보여주거나 다양한 연령을 쇼에 내세우며

(Figure 25) 일상 속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2017년 F/W 컬렉션에서는 멋진 런웨이를 펼친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와 비현실적인 비율을 가진 

전문 모델이 아니라 노멀(normal)하지만 고유한 개

성을 지닌 노델(NODEL: No Model)을 기용했다. 

바잘리아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델 신청을 받는 특별한 방

식을 취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다 일반인을 자신

의 쇼 모델로 캐스팅하는 등 톱 클래스(top class)

의 모델이 아닌 우리 일상 속 존재하는 인물들을 

무대에 올렸다. 바잘리아는 자신의 의상이 단순히 

전문 모델을 위한 쇼 의상이 아닌 평범한 일반

인들이 입는다는 생각을 실현하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각 모델은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며

(Goodman, 2019), 개인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

의 패션 철학을 공공연하게 세상에 알리며 그의 

철학을 패션을 통해 세상에 증명하고 있다.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기에, 

기존 패션계의 틀을 부수고 남/여 통합 컬렉션을 

진행할 것이라는 공지와 함께 성별의 경계를 없애

는 컬렉션을 진행하는 이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를 따라 런웨이를 통해 젠더리스(genderless) 개

념을 강화하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영향력을 미치

는 바잘리아를 통해 패션 속 젠더의 장벽을 허무

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신의 휴머니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로 

패션을 활용하여 가족애를 보여준다. 2019년 F/W 

발렌시아가의 컬렉션은 가족 증명사진의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같은 해 자신의 지휘하는 브랜드 베

트멍의 2019년 S/S 컬렉션에서 조국 조지아에서 

남북전쟁을 겪으며 살아온 아픈 기억과 두려움에 

직면하기로 했다. 그는 가족과 전쟁이라는 키워드

를 앞세워 컬렉션을 만들었고, 어렸을 때 입은 후

드 셔츠 등을 바잘리아의 사촌들을 직접 의상 제

작에 참여시켜 런웨이에 올리는 이색적인 컬렉션 

Figure 24. Balenciaga 17 S/S.
From Mower. (2016b).
https://www.vogue.com

Figure 25. Vetements 17 F/W.
Edited by the author from Fall 2017 Vetements collection. (n.d.).

https://demnagvasal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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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보였다.

4. 사회적 가치의 실천적 도구로서 패션 

첫째, 인류에 대한 사회 공헌적 도구로 패션을 

활용한다. 2019년 5월 9일 W Korea 기사에 따르
면 패션계의 인종차별 이슈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오르면서, 바잘리아는 뉴욕(New York)의 프랫(Pratt)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스프리트 어워

드(Creative spirit award)에서 수상과 동시에 학교 

내 흑인 학생 단체에 2명의 학생에게 4년의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Jin, 2019). 이처

럼 바잘리아는 자신의 재능과 영광을 의미 있는 

일에 환원하며 휴머니즘적 가치관을 드러내며 사

회 운동적 측면에서 범지구적인 문제에 영감을 받

은 디자인을 통해 기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WFP의 기근 구호 운동에 동참하

는 협업 캠페인을 통해 사회 연대적 도구로 패션

을 활용한다. 2018 F/W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발렌

시아가의 협업 캡슐 컬렉션에서 발렌시아가의 볼

드 로고(bold logo)와 함께 ‘Saving lives, Changing 

lives’의 슬로건을 디자인에 활용하는 협업을 통해 

10%를 기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컬렉션을 만들

었으며, 실제로 쇼 당일 WFP에 25만 달러를 기부

했다. 나아가 2020 S/S에서 WFP와 두 번째 협업을 

진행하였다. 기부금 역시 두 배를 증량한 매출의 

20%를 공헌할 것이라 밝히며, 패션 사업에서 사회

적인 협업을 추진하며 발렌시아가와 바잘리아를 

소비하는 고객층에게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인도

주의적 면모를 발휘했다. 일부에서는 기아와 식량, 

산불 등의 재난을 활용하는 마케팅이라고 비난하

지만 실제로 12살 때 조지아 내전을 겪은 시기에 

WFP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은 경험을 가진 바잘리

아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기아 문제를 발렌시

아가의 브랜드 힘으로 알리고 지원하고 싶었다’고 

언급하며(Kim, 2020) 자신의 신념을 공공연하게 

선언 후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바잘리아는 자신의 의상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실행을 가하며,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공고화한다. 자신과 본인의 의상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부에 참여하는 수신자이자 

수행적 행위자로 변화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미래

주의 예술가 집단이 마니페스트를 통해 표명되는 

이념을 실현할 주체로 호명함을 통해 수신자로서

의 자신의 행위자를 수행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Kim, 2014)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둘째, 바잘리아는 자연 전체에 대한 사회 공헌적 

도구로 패션을 활용하는데, 2019 F/W는 인류를 넘

어 멸종 위기 동물로 관심을 확장해 이콜로지 운동

(ecological movement)을 주도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2019년 럭셔리 패션 플랫폼 파페치(Farfetch)와 진

행한 프로젝트로 멸종 위기 동물인 복부 흰 코뿔

소, 인도코끼리, 대왕고래, 자이언트 판다의 동물 

일러스트를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판매 수익

금을 세계자연보전연맹에 기부하는 자세를 통해 

패션의 사회적 공진화를 위한 행동주의적 자세를 

취했다. 또한 2020년에 코알라의 일러스트를 활용

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호주 최악의 산불의 기부금

을 위한 캠페인으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캠페

인을 진행하였는데(Figure 26), 지속가능성 전문가

들이 선정한 호주 지역 보호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

라 하였다(Kim, 2020). 마니페스트들의 행위의 결

과가 문화, 정치, 역사 전체 장의 변화를 환기하는 

Figure 26. Balenciaga 20 F/W. 
From Kim. (2020).
http://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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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전환되는 것처럼(Kim, 2014) 바잘리아는 범

지구적인 문제인 자연과 인류 기근에 대한 논제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넘어 집단적 유대감을 환기하

는 자세를 선보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수행

자로서 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Ⅴ. 결 론

패션계의 하이엔드 스트리트(high end street)를 

대변하는 인물로 새로운 발렌시아가의 역사를 이

끄는 뎀나 바잘리아는 유스 퀘이크(youth quake) 

시대가 낳은 산물이자 21세기 새로운 미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1960년부

터 시작되어 급진적인 문화, 예술 운동을 이끈 아

방가르드 예술 운동과 그 정신을 설명하는 개념으

로 삼아 바잘리아가 보여주는 패션을 분석한 결과 

바잘리아는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을 이끌었던 예

술가들과 대등한 정신을 토대로 그의 브랜드를 이

끌고 있었다. 첫째, 아방가르드 운동의 정신을 살

펴본 결과 패션에서 보이는 아방가르드는 여타 다

른 문화, 예술 분야에서 드러나는 양상과 달리 상

대적으로 물질적,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여 향후 

패션디자인학에서 아방가르드 이론에 대한 근본적

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현대 예술의 정착에 공헌한 아방가르드 

예술과 그렇지 않은 예술을 구분하는 근저가 되는 

아방가르드 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아방가르

드 예술 이론의 두 대가인 페터 뷔르거, 레나토 포

지올레 그리고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특성을 규정

한 마니페스트의 개념을 근저로 삼았다. 이는 아

방가르드 예술의 근본적 개념과 정신을 이해하고 

연구 대상으로서 바잘리아의 아방가르드 패션의 

의미를 관철하는 해석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었

다.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잘리아가 

패션을 통해 보여주는 아방가르드 정신은 쇼 케이

스, 캠페인,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드

러났다. 이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패션 시스템에 대항하는 저항적 자세를 전제로 패

션계의 변화 방향을 환기했으며, 모든 컬렉션에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피력하며 글로벌 이슈에 

관한 관심을 디자인으로 또는 사회적 행보로 표출

하며 아방가르드 정신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특히 바잘리아는 지속해서 자신의 사회

적, 정치적 행위의 행보를 공공연히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발언한 후 그것

을 실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바잘리아의 

선언문과 같은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

의 세계관과 이념을 공격적이고 공공연하게 선언

함으로 활동을 시작한 아방가르디스트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인 예술가들이 마니페스트를 발표하

는 수행적 포에지 성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바잘리아의 행보는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의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 특징 중 하나인 마니페스트

를 가지는 것에 부합한다.

넷째, 아방가르드 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제

로 바잘리아의 패션을 관철한 결과, 바잘리아의 

아방가르드 정신 속 내재한 패션의 의미는 저항적 

도구로서의 패션, 정치적 도구로서의 패션, 휴머니

즘의 도구로서의 패션, 사회적 가치의 실천적 도

구로서의 패션이라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이것의 수행성을 지향하는 실행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세기 문화 예술 사조의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은 당시의 사

회적, 정치적 관심을 토대로 저항정신을 근저로 

둔 급진적이고 진취적인 아티스트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러한 개념의 출현은 단순히 소재 그 이상의 의미

를 중요시하는 현대 미술의 개념을 증폭시키며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었다. 특히, 패션사가 미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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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 단순히 가시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넘어 

패션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재적 상징

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기반으로 삼을 필요성

이 있다. 사회학적으로 패션을 살펴볼 때, 이러한 

바잘리아의 행보는 사회 속 암암리에 존재하는 차

별과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으로 여겨지며, ‘당신이 

입는 옷이 태도를 만든다(Basically when you wear 

it, it creates an attitude)’는 바잘리아의 명언처럼 패

션은 이제 단순히 옷 만으로의 역할이 아닌 그 이

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Foreman, 2017). 현시점에

서 패션 디자이너에게 패션디자인은 자신을 탐구

하는 소재를 넘어 사회･정치적 언변을 강화하는 
도구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가 패션

이라는 매개체를 테크닉에 편중한 시각적 결과물

에 대한 분석을 넘어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인문

학적 식견과 패션이 사회학 그리고 미학적 범위로 

확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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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designers and their works by focusing on the theoretical contemplation by scholars based on 

concepts consistent with the avant-garde movement and spirit, beyond the external analysis relying on the visual 

achievements of Demna Gvasalia. Assessments and analyses poured out in a short time, as he emerged as the most 

powerful fashion icon of the 21st century and a person who reflects the spirit of the age. Until now the studies regarding 

him focused on his visual achievements or evaluated him as the product of Martin Margiela, assessing him based 

on the aspect of deconstructivism. In regard with Gvasalia’s interviews and his overall fashion activities, this study 

identifies that Gvasalia corresponds to the concept that explains the avant-garde move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t movements of the 20th century. This study attempts a conceptual approach and fundamental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vant-garde spirit, while observing the avant-garde spirit expressed through showcases, lookbooks, 

and campaigns. As a result of observing Gvasalia’s fashion on the premise of the fundamental spirit of the avant-garde 

movement, Gvasalia expresses an ideology that conforms to anti-aesthetic and anti-bourgeois values based on the spirit 

of resistance to change the system that was solidified in fashion. He displays the characteristics of avant-garde artists 

who emphasized the everydayness of fashion and the insignificance of art isolated from life, and also shows disciplinant 

characteristics of avant-garde artists in reflecting social and political interests in his fashion with the intend to make 

society better based on the sense of duty as a contemporary artist. Gvasalia expresses his political bias by means 

of fashion, including interviews, and at the same time expresses his opinion as a practical performer for social values. 

This results in an aggressive and open declaration of his view of the world similar to that of the avant-garde artists. 

Gvasalia expresses the perspective of defiant, political, and humanistic social values in his fashion and takes a practical 

attitude to implement them.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concept of avant-garde derived 

from the terminology of culture and arts, and to suggest a thesis that contributes to sociological and aesthetic approaches 

on fashion.

Key words : Demna Gvasalia, avantgarde, avantgarde fashion, Vetements, Balencia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