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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계가 점차 다원화되고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이

중시되면서 오늘날의 패션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다

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Textile View

1999). 이러한 최근 패션 트렌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문화적 흐름의

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트렌드에 지

배적 향을 미쳐온 대표적인 문화의 흐름으로는 포스

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모더니즘(modernism)을

들 수 있으며 이 양대 경향은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순수 예술 역 뿐 아니라 패션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의 트렌드에 지대한 향을 미쳐왔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래의 패션 트렌드에는 모더니

즘과 포스트모더니즘적 향이 복합되고 교차되어 반

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 으며 그 양상은 매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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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복잡하여 규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복합화, 다중화 되어 가는 패션 트렌드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여 패션 트렌드

정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트렌드

의 복합적 교차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관련 선

행 연구들 중에는 최근 트렌드의 복합적 다중화 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패션 트렌드에 문화적 향들이 복합되

고 교차되어 반 되는 현상을 실증적이며 질적인 접

근 방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트렌드에 대한 연구방

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뿐 아니라, 패션의 문화

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1) 패션 트렌드에 반 된 문화

적·시대적 향들을 고찰하고 2) 문화적·시대적

향원들이 패션 트렌드에 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

증적으로 분석하며 3) 패션 트렌드에 문화적·시대적

향들이 반 된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

구의 실증적 고찰 범위는 1995년 이래의 패션 트렌드

로 제한하 으며 분석 방법으로는‘범주분석(Domain

Analysis)’을 수행하 다.

II.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

트렌드에 미친 향

문화와 패션 트렌드는 서로 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패션 트렌드를 이해하고 예측함에 있어 문화적 트

렌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20세기의 문화

적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지배해 온 대표적인 흐름으

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들 수 있다(정현숙

1995; 이주현 1996; 김민자 1998; 박명희 1991 재인용,

박명희 1999).

1) 조형예술에 나타난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1)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산업혁명 이래 발달한 문화사조로서, 인

간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의 논리 위에서 발달하 다. 모더니스

트들은 예술에 있어서의 유토피아는 곧 예술의 순수성

이라는 단일체계의 절대가치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것

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실험정신과 이데올로기적 이원

논리로 시대를 조망하는 태도를 유지하 다(Lynton, N.

1993; 이주현 1996 재인용).

20세기에 들어와 장식예술에서는 모더니즘적 입장

의 기능적인 선과 장식의 단순함이 요구되었으며 과

학적인 접근, 예술의 민주화, 기능화에 따른 일련의 현

대 디자인 운동으로 구성주의(Constructivism), 퓨리즘

(Purism), 데 스틸(De Stijl), 바우하우스(Bauhaus) 운동

등이 전개되었다(박명희 1991). 특히 산업 디자인 분야

에서의 모더니즘의 기본 이념은‘형태는 기능을 따른

다’라는 슬로건 하에‘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기

능에 충실한다’는 데에 있었으며, 이는 기계미, 추상

미, 단순성을 추구하는 당대의 예술사조와 규칙화, 보

편화, 경제성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정신과도 부합되

었다(김경린 1994).

모더니즘의 정신이 나타난 대표적인 조형운동으로

는 구성주의, 미래주의(Futurism)와 미니멀리즘

(Minimalism)등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비디오 작업

을 시도했던 많은 미술가들도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접목하 다는 점에서 모더니스트들로 분류되기도 하

다(London 2000).

(2) 포스트모더니즘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더니즘이 추구

해 왔던‘새로운 것을 위한 시도’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자, 모더니스트들이 추구하 던 단일가치는 점차 그

절대성을 잃게 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포스트모더니

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말에 순수

미술 분야에서 태동한 포스트모더니즘은 1970년에 이

르러서는 상, 패션, 건축 등 다양한 산업디자인분야

에 파급되었다(Jencks 1993; 이주현 1996; Suzi Gablick

1984; 나채희 1986).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다원주의(pluralism)적 절

충주의(eclecticism)적 경향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다원

주의란 모든 주제와 양식에 대한 열린 태도를 의미하

며 궁극적인 가치개념을 부정하며 수직적 위계질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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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서(Lynton,

N. 1993). 그 예는 1970년대 중반 경부터 여러 지역에

서 각기 자국의 문화, 사회, 역사를 배경으로 각각의

명칭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미술경

향을 들 수 있다(Lynton, N. 1993). 한편 절충주의란 다

양한 이질적 요소들을 한 단위 안에서 절충·혼합하

여 표현하는 것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이미지에 대한

탈피 및 대담한 수용, 상대성, 다원론, 관용주의들의

속성으로 표현된다. 절충주의는 혼합을 통해 그 성격

이나 특징이 변모되는 것과, 이질적인 것들이 단순히

혼합되는 것으로 양분될 수 있으나 후자보다는 전자

적인 경향이 더욱 지배적이어서, 절충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로 재생산되는 경향을 띤다(양희 , 양

숙희 2000).

2) 패션에 반 된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도 모더니즘의 향으로 인해 단순하고 기

능적인 복식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패션에 반 된 모

더니즘의 특징은 단순성, 기능성과 실용성이라 할 수

있다(신현숙 2001). 모더니즘 패션 디자인을 구현한 최

초의 디자이너인 Gabrielle Chanel은 이전까지 여성복

에 사용되지 않았던 저지(jersey), 트위드(tweed) 등의

실용적인 소재를 여성복에 적용하여 디자인하 으며

모더니즘의 비례, 수평, 수직 이론을 디자인에 접목시

켜 단순한 디자인을 전개하 다. 그 외에 모더니즘의

맥락을 이어온 패션 디자이너로서는 Jean Patou,

Halston, Donna Karan 등을 들 수 있다(Milbank 1985).

패션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패션

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욕구를

패션에 표현하 으며 다양한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자 하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1980년대

이래 패션의 조형양식에 지대한 향을 미치게 되었는

데, 그 내용은 소재의 사용이나 착장 방식의 해체, 이

질적인 요소들 간의 절충과 혼합, 시간, 공간, 성에 대

한 해체와 상호 절충주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

분법적 사고의 해체에 의한 양성적(androgynous) 룩,

은유와 상징 기법, 주류 문화의 일방적 지배로부터 벗

어난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과 같은 하위문화 패

션요소의 도입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조규화 1996; 신

현숙 2001 재인용; Kroker & Ather 1986; 박명희 1999).

3) 패션 트렌드에 반 된 문화의 향

국내 의류학 분야에서도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을 현대 패션에도 향을 미쳐 온 문화의 양대 흐름으

로 보는 입장의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왔다.

나채희(1987)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을 받은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장식적 수공예기법과 현대적 감각의

절충, 현대적 액세서리나 착장법에 따른 전통적인 이

미지 변화, 남성복 요소와 여성복 요소의 혼합, 동·서

양 양식의 상호절충 등으로 요약하 다.

박은실(1991)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

적 특성을 비교하고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향을 받은

복식의 특성을 고전주의, 절충주의/복고주의, 감성주의

/관능주의, 양성화 룩, 오리엔탈/민족주의, 원시주의,

아방가르드/초현실주의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현숙(1995)은 문화적 흐름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

과 패션의 입체적인 상호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무질

서하게 보이는 최근 패션의 경향이 일탈적 현상이 아

니라 1980년대 이후의 문화논리의 결과 및 사회경제

적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진술하 다. 포스트모

더니즘 패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저항, 해체, 혼성모

방을 들었고 특히 비주류 하위문화의 패션이 패션 트

렌드의 주류에 도입되는 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향

으로 설명하 다.

이주현(1996)은 91년부터 96년까지의 전반적 패션

트렌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원주의, 탈이원논리,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4개의

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네 개의 역 중 다원주의

와 탈이원논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속성과 일치한다

고 하여 박명희(1991), 나채희(1986) 등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민자(1998)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

에 기초하여 패션의 미적 가치를 기술, 해석, 평가한

결과,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예술의

종말에 따른 패션의 민주화, 다원성과 탈 중심화, 혼성

모방(pastiche), 왜곡, 풍자, 패러디, 키치, 절충주의 등

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해방과 자유의 반미학 등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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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1991, 1999)는 현대 건축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과 1980년대 패션의 일반적 경향을 고찰하여 한

시대의 예술 양식의 유사성을 통찰하 고 복식에 나

타난 모더니즘적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을 기

술하 다.

김희균(1999)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재정립하

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단계별 특성을 屑話, 混成,

解體로 규정하 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후반 복식

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석하 는데 설화적 요

소로는 전위성을 띄는 하위문화적 요소와 이국적 요소

를, 혼성적 디자인 요소로는 복고적 요소, 자연주의적

요소를, 해체적 디자인 요소로는 무성별성(asexuality),

양성성(Bisexuality)을 들었다.

신현숙(2001)은 모더니즘의 향이 나타난 대표적

최근 패션 트렌드로 미니멀리즘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이 나타난 대표적 패션 트렌드로 맥시멀리즘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최근 소비자들의 수용현황을 분

석하 다.

금기숙과 남재경(2001)은 1990년대 10년 간의 패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포스

트모더니즘적 경향이 매우 깊고 광범위하게 패션에

반 되었다고 진술하 다.

예컨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

에 향을 가져온 기저의 문화적 양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패션에 반 된 모더니즘의 특징은 단순성, 기

능성과 실용성이라 할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소재의 사용이나 착장 방식의 해체,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절충과 혼합, 양성적(androgynous) 룩, 은

유와 상징 기법, 주류 문화의 일방적 지배로부터 벗어

난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과 같은 하위문화 패

션요소의 도입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또한 이러한 현

상은 20세기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2. 1990년대 이래의 패션 트렌드 동향

199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패션 트렌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을 받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공존, 복합, 다중화 되거나 또는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다(정홍숙 외 1998; 이선재 1998; 정삼호,

김 숙 1996).

1990년대 전반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리사이클 패션(recycle fashion), 에콜로지 테마(ecology

theme)가 1980년대에 이어 더욱 확산되었다. 또한 물

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 으며, 에스닉

(ethnic), 네오 히피 스타일(neo-hippie style), 네오 클래

식 스타일(neo-classic style)등은 페미니즘적 표현과 함

께 1990년대 전반 패션의 지배적인 테마가 되었다. 또

한 20세기 후반의 다원주의에 힘입어 젊은이들을 중

심으로 한 하위 문화가 두드러지게 부상하 다(김숙현

2001). 1990년대 전반의 패션 트렌드의 또 하나의 특징

은, 건강과 여가를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부상하 으며

스포츠웨어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기도 하 고 1991년

에는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도 스포츠웨어가 등장

하기 시작하 다(월간 멋 1990∼1991).

모더니즘은 1970년대이래 포스트모더니즘에 압도되

었다가 1990년대 중반이래 다시 패션 트렌드의 주된

흐름으로 등장하 고(박선형 2000) 이에 따라 1990년

대 후반에는 미니멀리즘, 미래주의 등의 향이 반

된 트렌드가 부상하 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포스트모

더니즘의 향을 받은 패션 트렌드들도 꾸준히 나타

났는데,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으며 전통과

현재, 자연과 기술 등 이질적인 테마들을 조합하고 지

나간 패션들을 부활시키는 트렌드가 꾸준히 나타났다

(Interfashion Planning 96/97 A/W∼01/02 A/W;

Samsung Fashion Institute 96 S/S).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스포츠웨어가 세분화되었으며 스트리트

패션이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 트렌드와 결

합되는 현상도 나타났다(Fashionbiz 2000; 섬유저널

1997; Texjournal 1998).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패션 트렌드의 여러

향원들 간의 복합적 교차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패션 트렌드의 대표적인 향원들이 하나

이상의 다른 패션 트렌드의 향원들과 혼합되어 패

션 트렌드의 하나의 테마 안에 공존하거나, 포스트모

더니즘 계열의 향원들이 모더니즘의 향이 반 된

패션 트렌드 향원들과도 혼합·교차되는 현상들이

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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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 연구문제

제 II 장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

정하 다.

연구문제 1 : 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2 : 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향을

미치는가?

부가적 연구문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외 다른

향원이 패션 트렌드에 향을 미치는가?

2. 자료원 및 자료 분석 방법

1) 자료원

본 연구의 실증적 고찰 범위는 1995년 이래의 패션

트렌드로 제한하 다. 본 연구의 실증적 고찰을 위하

여, 1995년이래 매 시즌의 패션 트렌드를 기술하는 어

휘와 어구들을 수집하 으며, 이들을 (주)Interfashion

Planning社 및 삼성 패션 연구소가 발간한, 95 S/S부

터 01/02 A/W까지의 트렌드 정보지(Interfashion

Planning 95 S/S∼01/02 A/W, Samsung Fashion

Institute 96 S/S)들로부터 추출하 다.

2) 자료의 분석 방법

전문 트렌드 정보지들로부터 추출한 어휘 및 어구

들을 논리적으로 상위의 범주로 계열화시키는‘범주

분석(Domain Analysis)’을 수행하 다. 범주분석이란,

民族誌학자인 James Spradley (1979a, 1979b)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비수량적인 자료들이 내포하는 공통

적인 코드(code)들을 분석하여, 연구문제의 심층적 배

경에 접근하는 체계화된 질적 연구방법이다(Lawrence

2000). 범주분석에는 주제어(cover term), 의미관계

(semantic relationship), 포함된 어휘(included terms)의

3개 부분이 포함되는데, 주제어는 각 범주(domain)의

명칭이며, 포함된 어휘는 각 범주의 특수형 또는 부분

을 의미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포함된 어휘’

는 트렌드를 기술하는 어휘들이었다.

의미관계분석이란, 포함된 의미들이 각 범주 안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

석 대상인‘X’와 그 심층적 배경‘Y’에 접근하기 위

하여, 먼저 X와 Y간에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논리적 근

거 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된‘X’들을‘Y’에 수렴되도

록 범주화시키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의미관계분석의

예는 <표 1>과 같으며, 범주분석 과정은 범주분석 작

업표(worksheet)를 만들어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되었다<표 1>(Lawrence 2000).

3) 자료 분석의 기준

보다 체계적인 범주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분

석에 앞서 예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의 범주분석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

립하 다.

복합 어휘의 처리: 복합어는 단일 의미 어휘로 분해

한 후 이를 대상으로 범주분석을 실시하기로 하 다.

다중의미의 비복합 어휘의 처리: 다중의미(multi-

vocal)를 가진 어휘의 경우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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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범주분석의 작업표의 예

포함된 어휘(included term) *의미관계(semantic relationship) 주제어(cover term)

기능성 ∼의 방법(is a way of)이다

기하학적인 ∼의 특성(is a characteristic of)이다

minimal ∼의 종류(is a kind of)이다 Modernism

미래적인 ∼의 부분(is a part of/is a place in)이다

*의미관계의 예: ‘기능’은 모더니즘의 특성이다. ‘function’(is a characteristic of)Modernism

포함된 어휘(included term) *의미관계(semantic relationship) 주제어(cover term)



않을 경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해당되는 트렌드 테마에서

이러한 어휘가 사용된 문맥을 고려하기로 하 고 각

주에 사전적 의미와 문맥에서 이것이 사용된 의미를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하 다.

기타 기준: 위에서 언급된 기준 외에 기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① 트렌드 어휘에는 트렌드를 기술하는 고유명사,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단어와 어구를 포함한다.

② 트렌드 어휘에는‘아름답다’, ‘예쁘다’등의 평

가적 어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어휘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물리적 특성 외

관련 감성을 포괄하는 어휘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

기로 한다.

3. 연구 수행의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범주분석의 실행 순서도(flow

chart)는 <그림 1>과 같다.

1) 제 1, 2 단계 : 어휘간 상호 유사성 비교에

의한 의미관계분석

이 단계에서는 트렌드 기술 어휘들간의 사전적 의

미의 상호 유사성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휘들

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주제어를 부여하 다. 이러

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상호 유사하지 않

은 범주들만 남은 제 2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2) 제 3, 4 단계 :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의미

관계분석

앞 단계에서 도출된 범주들의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의미관계분석을 실시하 다. 각

주제어들을‘X’라 하고, 앞서 제 II 장에서 고찰된 문

헌들로부터 패션트렌드의 향원(Y)-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추출한 후 이

들을 기반으로, ‘X는 Y의 특징이다’, ‘X는 Y의 부분이

다’, ‘X는 Y의 방법이다’등의 의미관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 4단계까지 진행되었다.

IV.

1. 어휘간 상호 유사성에 기초한 의미관계의

분석

제 1, 2 단계의 분석에서 어휘간 사전적 의미의 상

호유사성에 기초하여 의미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

1 단계에서 총 1029개의 주제어가 추출되었고 이들은

제 2 단계에서 총 673개의 주제어로 수렴될 수 있었

다. 이 때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들과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 않아 다음 분석 단계에서 삭제되어 중요한 의

미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 1 단계에서 다

른 어휘와 묶이지 않은 어휘들은 제 2 단계의 분석에

도 계속 포함시켰다(윤수정 2002). 이상의 내용을 예를

들어 기술하면 <표 2>와 같이, 제 1 단계 주제어인

‘glamour’, ‘과시적’과‘decadence’, ‘도발적인’은 제

2 단계에서 각각‘glamour/과시적’, ‘decadence/도발

적’인 주제어로 묶 다.

2. 패션에 반 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

즘의 향

전술한 바와 같이, 제 1, 2 단계까지 어휘의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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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를 위한 범주분석의 실행 순서도

연구문제

↓

트렌드 정보지로부터 트렌드 기술 어휘 추출

어휘간 상호 유사성 비교에 의한 의미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1, 2단계까지 진행됨)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한 의미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3, 4단계까지 진행됨)

결과의 해석 및 논의

↓

↓

↓



의미에 기초한 상호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어휘들을

범주화해 나아간 결과, 제 2 단계의 결과로 얻은 주제

어들은 더 이상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띠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되었으므로, 제 3 단계부터는 2 단계까지 도출

한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범주

분석을 수행하 으며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 다.

1) 이론적 근거에 의한 분석 기준의 수립

건축, 미술, 문학, 음악 등의 일반 예술에 관한 몇

가지 문헌들과 의류학 분야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모더

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기술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 어휘들을 제 3, 4 단계의 범주 분석을 위

한 논리적 동질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자료

로는 총 9개의 문헌(김민자 1998; 김욱동 1993, 1997;

박명희 1991, 1999; 박은실 1991; 이주현 1996; 정지현

1994; Brandon Tayler 1993)들을 고찰하 는데 그 중 6

개는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각각의 특성을 패

션과 관련하여 서술한 문헌들이었으며 나머지 3개는

미술, 건축, 문학, 음악 등의 일반 예술에 걸쳐 모더니

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서술한 문헌들이었다.

2) 제 3 단계 범주분석

이론적 배경에 근거를 둔 논리적 동질성 기준에 의

해, 제 2 단계까지 도출된 주제어들을 보다 상위 수준

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범주들을 묶어 나아가는 방식

으로, 제 3 단계 범주분석을 실시하 다. 제 3 단계의

범주 분석에서는 상호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휘들을

범주화 한 것이 아니므로, 주어진 주제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경우 각각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의 선정이 어려우며 주제어를 선정한 후에도

선정된 주제어의 특성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될 수 있

으므로 각 범주에 새로운 주제어를 부여하지 않고 이

들을 덴드로그램(dendrogram)으로 묶어 하나의 범주

임을 표시하 다(윤수정 2002).

예를 들어, 97 S/S와 97/98 A/W에서‘구조적인’,

‘모던한’, ‘기하학적인’, ‘단순화된’, ‘geometric’은

‘미니멀리즘’이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와 선을 사

용하여 극도의 엄 성을 지니며, 최소한의 조형 수단

을 이용해서 소극적이고 구조적인 화면을 구성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을 제 3 단계에서‘미니멀리즘’이라

는 하나의 범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3) 제 4 단계 범주분석

제 4 단계 범주분석에서는 3단계까지 도출한 주제

어들을 최종적으로‘모더니즘’또는‘포스트모더니

즘’, ‘기타’의 세 개의 범주 중 하나에 수렴시키는 분

석 작업을 수행하 으며, 예를 들어‘“minimal”은 모더

니즘의 특성이다.’등과 같이 이론에 기초한 의미관계

분석을 거쳐‘모더니즘’과‘포스트모더니즘’으로 범주

화하 다(윤수정 2002). 제 4 단계까지 범주분석한 후

제 4 단계의 어떤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 중

에서 제 1, 2 단계에서 다른 어휘들과 묶이지 않고 제

4 단계까지 원자료의 형태로 올라온 어휘들은 그 중

요도가 떨어진다고 간주하고 삭제하 다. 한편, 제1, 2,

3단계에서는 범주로 묶 으나 제 4 단계의 모더니즘

과 포스트모더니즘 두 범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은‘기타’범주로 분류하 다.

제 4 단계까지 분석한 결과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중 어느 한 쪽의 내용만으로 구성된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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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 1, 2 단계의 의미관계 분석의 예

2단계 1단계 원자료(raw data)

glamour/ glamour glamour, 관능적, 매혹, 섹시, 신비, 에로틱, seduction, 선정적

과시적 과시적 과시적

decadence/ decadence decadence, 퇴폐적인, 타락, 병적인, 세기말적인, 허무주의

도발적 도발적인 도발적인, 대담한, provocative, 비비안 웨스트우드, 충동적인

rebellious rebellious rebellious, 반항적인, 거부

2단계 1단계 원자료(raw data)



테마는 전체 시즌의 54개 테마 중 총 6개(95 S/S,

95/96 A/W, 96 S/S, 01 S/S) 다. 즉 분석 대상 시즌

의 전반부(95 S/S∼96 S/S)에는 모더니즘 또는 포스

트모더니즘 중 어느 한 쪽에만 대응되는 내용의 테마

들이 주로 나타난 데 비해, 최근으로 근접할수록 대부

분의 트렌드 테마들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테마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

었는데, 이는 패션 트렌드에서 점차 모더니즘과 포스

트모더니즘간의 교차현상이 더욱 확산되어 온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으로 근접할수록 트렌드

를 설명하는 트렌드 어휘의 수와 주제어의 수가 급격

하게 늘어나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 포함되

는 어휘의 수가 급증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금기숙과 남재경(2001)이

시즌별 패션 트렌드 테마의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

여 연구한 것과는, 분석 방법과 트렌드를 보는 관점

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 테마의

제목에 사용된 어휘 뿐 아니라 패션 트렌드 테마를

기술하는 트렌드 어휘를 범주분석함으로써 하나의 테

마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트렌드의 향원들로 구성되

어 있는지를 고찰하여 패션 트렌드에 대해 보다 심층

적이며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여러 번 출현하는 어휘들

에 가중치를 부여하 으므로, 이는 트렌드를 기술하

는 중요한 어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

다. 한편 금기숙과 남재경(2001)의 연구의 결과는,

1990년대 패션 트렌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을

매우 깊고 광범위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 시기의 패

션 트렌드는 크게 자연주의, 세계주의, 미래주의, 복고

주의로 분류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에서는 1995 S/S부터 01/02 A/W까지의 패션 트렌드

에는 포스트모더니즘 뿐 아니라 모더니즘도 지배적인

향을 미치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차이는 금기숙 등의 거시적 접근 방법과 본

연구의 미시적 접근 방법의 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

로 사료된다.

범주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모더니

즘의 범주에 포함된 주제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범

주에 포함된 주제어들에 비해서 더 적은 개수의 주제

어로 구성된 듯한 양상을 보 는데, 그 이유는 모더

니즘 자체의 속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속성들에 비해

더욱 응집적이고 집약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

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관련해 Taylor(1987)는, ‘포스

트모더니즘’은 새로운 인식론적 조건이 아니라 모더

니즘 자체의 보다 복잡한 형태라고 하 으며,

Hassan은‘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형식을 파

괴하는 것이며 그 문화 정신에 있어서 무질서의 상태

이다.’라고 기술하 는데(Jencks 1989), 이와 같은 내

용에서 엿볼 수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의 특성에 비해 더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술하는

어휘, 주제어에는 모더니즘에 비해 덜 집약되고 더욱

다양한 내용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시 말해 양대 문화적 향원의 내용의 규모에 차이

가 있는 것은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불균형

하게 수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이 갖는 속성의 차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

할 수 있다.

3. 패션 트렌드에 반 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향의 주요 경향

4단계까지의 범주분석 결과로 얻은 주제어들을 대

상으로, 종적 분석인 각 주제어의 시즌별 출현 빈도

분포분석과 횡적 분석인 각 주제어간의 교차 경향 분

석을 실시하 다.

1) 종적 분석 결과

출현 빈도는 트렌드의 각 시즌에 출현하는 빈도지

수(해당 주제어가 출현한 트렌드 테마의 개수를 의미.

하나의 트렌드 테마 내에서 동일한 어휘가 여러 번 나

타나면 1로 집계함)를 계산하 다. 예를 들어 00 S/S

에서‘elegance’는 트렌드 테마 1, 2, 3에 모두 출현하

으므로 이는 총 빈도지수에 3만큼 기여하게 된다.

<표 3>은 전체 시즌별 출현 빈도 지수가 10 이상인 주

제어들만 요약 제시한 것으로 여기서 음 의 농도가

짙을수록 해당 주제어가 출현한 테마의 개수가 여러

개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각 시즌에서 중요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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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주제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즌별로 이

들의 중요도의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출현 빈

도 지수가 높은 주제어들은 트렌드 전반에 지속적이

며 중요한 향을 미치는 내용을 기술한 주제어라 볼

수 있었다.

95 S/S∼01/02 A/W의 시기 중, 98 S/S는 패션 트

렌드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는 98 S/S 이

후부터 한 시즌에 16개 주제어의 대부분이 여러 테마

에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는 범위와 강도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편으로 한 시즌 내에서 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트렌드에 공통적으로 반

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시사한다.

2) 횡적 분석 결과

제 3 단계까지의 범주분석 결과 주제어들간의 전반

적인 교차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표 4>를 작성하

다. <표 4>는 출현빈도지수가 5회 이상인 주제어들의

교차 출현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며, 세로축과 가로축

은 각각 총 32개의 주제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95 S/S

부터 01/02 A/W까지에서 각 시즌의 트렌드 테마 안

에서 각 주제어들이 복합적으로 출현하는 빈도를 나

타낸 것이다. <표 4>에서 기호‘0’은 10회 출현, 기호

‘l’는 1회 출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로축과 세로

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가‘0l’이면 95 S/S부터 01/02

까지 두 주제어가 복합되어 나타난 회수는 총 12회라

는 뜻이다.

<표 4>의 분석 결과, ‘미래적인/하이테크/인공적인/

일렉트릭’, ‘기능적인/로우테크/실용적인’, ‘인간

/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

‘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는

95 S/S∼01/02 A/W 시즌에서 끊임없이 각 테마마다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다른 주제어들과 교차되어 나타

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주제어들과 교차되는 양상이 다양한 주제어를 분석하

다. 다른 주제어와 10회 이상 교차 출현하는 주제어

는 6개로 다음의 주제어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인

간/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과

‘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는

각각 11개의 다른 주제어와, ‘미래적인/하이테크/인공

적인/일렉트릭’, ‘기능적인/로우테크/실용적인’이 각

각 4개의 다른 주제어와, ‘다양한/멀티/혼합/믹스/복

합적인/조합’이 3개의 다른 주제어와 각각 10회 이상

교차되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Modern/

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 ‘인간

/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은

거의 모든 주제어들과 교차 출현하는 회수가 최소 5

회 이상으로 나타나, 트렌드에서 중요한 주제어들임을

알 수 있었다.

3) ‘기타’범주에 대한 고찰

제 4 단계까지 범주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제어들

과 어휘(1단계에서 다른 어휘와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

않은 어휘)들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 안

에 포함되어, 본 연구의 연구문제‘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향을 미친다.’와‘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향을 미친다.’를 부분적으로 지지하 다.

그러나 제 4 단계 범주 분석 결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기타’범주로 분

류된 주제어들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95년 이후의 패

션 트렌드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양대 문화의

향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기

타’범주 주제어들의 각 시즌별 출현 빈도 수를 분석

한 결과, 빈도수가 2회 이상인 주제어는 총 16개이며

이 중 3개는 빈도수가 5회 이상이었으므로‘기타’범

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 주제어들을 유사한 것끼리 범주화하고 그 빈도

지수를 집계한 결과, 총 출현 빈도 지수가 5회 이상인

‘기타’범주의 주제어에는‘고급스러운/럭셔리’, ‘긍정

적인/낙관주의/행복/well-being’, ‘부르주아(bourgeois)’,

‘elegance/우아한’, ‘진실한/진정한/real/가치/진리/본

질적인’, ‘젊음/열정/활동적인/active’이 있었다<표 4>.

‘기타’범주로 묶인 어휘들은 최근으로 근접할수록

점차 더 많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

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외에 최근 패션 트렌

드에 향을 미치는 또 다른 향원의 향이 증가되

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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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

트렌드에 미친 향

본 연구에서는 20세기의 양대 문화적 흐름인 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 트렌드에 향을 미쳐

왔다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트렌드 기술 어휘를 표

상으로 삼아 패션 트렌드에 대한 실증적, 질적 분석을

전개하 다. 그 결과, 대부분의 트렌드 어휘는 모더니

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로 수렴되었으므로, 모

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트렌드에 향을 미

쳐왔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더니즘의 범주에 수렴된 주제어 중 가장 출현 빈

도가 높은 주제어는‘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

조적인/객관주의’로 95/96 A/W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즌의 모든 테마에 출현하여 이는 모더니즘 내의 핵

심 주제어라 할 수 있었다. 또한‘미래적인/하이테크/

인공적인/일렉트릭’은 전 시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출

현하 으며 연구 범위의 후반 시기로 갈수록 출현 빈

도가 증가하여 이 주제어가 트렌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서는‘인간/relaxed/여유/

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이 한 시즌도 빠

짐없이 꾸준히 출현하 고 초반보다 후반에서 더 많

은 테마에 걸쳐서 반복 출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

즌 두 개 이상의 테마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포스트모

더니즘 내의 핵심 주제어라 할 수 있었다.

즉, 종적 분석과 횡적 분석의 결과, ‘Modern/

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와 ‘인간

/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은

전 시즌에 걸쳐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주제어이면서

가장 폭넓게 출현한 주제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기타’범주의 트렌드

어휘들도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최근으로 근접

할 수록 더 많이 출현하 는데 이것은 모더니즘과 포

스트모더니즘 외 패션 트렌드에 향을 미치는 또 다

른 향원의 향이 증가되는 가능성을 시사하 다.

2.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및 기타 범주

에 속하는 주제어들의 교차 출현 양상

전반적으로 볼 때 98 S/S는 95 S/S∼01/02 A/W

기간의 패션 트렌드에 있어 일종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98 S/S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주제어들이 출현하고 복합·교차되는 경향

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95 S/S∼96 S/S에는 한 트렌드 테마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어느 한 쪽에만 대응되는 경향이

높았으나, 99 S/S부터는 두 범주의 주제어들이 서로

빈번하고 폭넓게 교차되는 테마가 급격히 증가하여 트

렌드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대 범주간의 교차 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더

니즘의 범주에 속하는 주제어들은, 이들이 출현하는

모든 테마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차되어 출현한 반

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 속하는 주제어들 중에는

모더니즘의 범주에 속하는 주제어들과 교차되지 않은

경우가 95 S/S, 95/96 A/W, 96 S/S, 01 S/S의 테마에

서 발견되었다.

3. 제 언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를 분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패션 트렌드에 보다 객관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트렌드 어휘들을 대상으로 실

증적인 범주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 점은 패션 트렌

드 분석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도 트

렌드에 대한 실증적 고찰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원이 국내 트

렌드 정보지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트렌드의 이미

지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특정 어휘들로 한정될 수 있

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1) 김경린, 알기 쉬운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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