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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ok,� a� traditional� Korean� clothing,� became� a� hip� culture� for� young� people�

in� the� late� 2010s.� As� hanbok� brands� for� young� people� appeared� and�

distribution� channels� changed� for� them,� hanbok� appeared� on� the� crowdfunding�

platform.� This� study� summarized� characteristics� of� hanbok� provided� as� rewards�

by� funding� projects� in� Wadiz,� the� largest� crowdfunding� platform� in� Korea.�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first� successful�

crowdfunding� in� 2015,� it� has� shown� rapidly� growth.�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ame� of� reward� hanbok,� 167� reward� hanbok� appeared.� They�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women’s� hanbok,� unisex� hanbok� and�

trendy� hanbok� period.� Third,� looking� at� characteristics� of� reward� hanbok� from�

each� period,� feminine� Chollic� onepiece� during� the� women's� Hanbok� period�

adopted� the� feminin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men's� Hanbok.�

Characteristics� of� reward� hanbok� during� the� Unisex� Hanbok� period� are� in� the�

direction� of� the� closure.� By� adopting� the� direction� of� the� closure� of� hanbok�

that� both� men� and� women� can� use,� unisex� hanbok� is� appeared.� Finally,� reward�

hanbok� during� the� trendy� hanbok� period� reflected� trends� such� as� genderless�

and� hip.� Hanbok� reflected� various� trends� from� home� culture� to� COVID-19� that�

occurred� around� the� world�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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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젊은이들의 한복입기 열풍은 한복 르네상스라는 용어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를 등장시

킬 정도로 뜨겁다. 기존 한복이 예식에 사용되는 옷으로 일

상생활에서 멀어진 것과 달리, 젊은이들은 한복을 패션이자 

놀이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온라

인상에서 한복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일상생활 속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복 파티, 플래시몹(flash mob)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복에 대한 관

심을 확산시켰다(Yoon, 2012; Jeong & Lee, 2018).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과 별개로 2010년대 후반에는 대

중문화 속에 한복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젊은이들의 문화 중 하나인 댄스 분야에서 

한복 착용이 눈에 띄는데, 저스트 절크(Just Jerk)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저스트 절크는 대한민국 비보이팀으로 2015년 

국제 대회인 바디락(Body Rock Dance Competition)에서 

한국적인 음악과 한복을 선택하여 화제가 된 후, 2016년 동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유명 TV 프

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 Got Talent)에 출전

하여 본선에 올랐고, 2018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축하 무

대에서 한복을 선보였다. 같은 해인 2018년에 방탄소년단

(BTS)은 아이돌(IDOL)이라는 곡을 위해 한복을 착용하였

고, 뒤이어 2020년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슈가가 대취타

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한복과 한국문화를 뮤직비

디오에 등장시켰다. 그리고 2020년에는 블랙핑크(BlackPink)

도 한복을 착용하면서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서 한복은 자연

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최신 유행 아이템이 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 나타난 자발적인 젊은이들의 한복 착용 

움직임과 K-culture 내의 한복 유행 등에 따라 한복 산업에

도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Jeong and 

Lee(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한복 브랜드들은 젊은 세대를 

위해 기성복 라인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돌실

나이의 세컨드 브랜드인 꼬마크(CCOMAQUE)와 손짱 디자

인 한복의 리슬(LEESLE)이 있다. 한복 브랜드의 확장과 함

께 유통 채널의 다변화도 나타나는데, 온・오프라인 한복 

전문 편집샵이 등장하고 백화점 팝업스토어 등이 시도되었

고 백화점에 정식 입점하는 한복 브랜드도 나타나는 등 다

각적인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착용 목적이 

분명하고 제한적이었던 의례용 전통한복이 개인 맞춤 형식

으로 제작되던 것과 다르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복

은 언제든 원할 때 매장에 가면 구매 가능한, 트렌드를 반

영한 패션 상품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최근 패션 산업은 더욱 빨라진 트렌드의 변화, 개

인의 니즈가 세분되고 파편화되어 초개인화되는 나노 사회

(Huh &　Ryu, 2022) 진입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

다. 점차 복잡해져 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특정 제품 및 서

비스의 필요성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인지하고 투자

하여 제조하는 새로운 흐름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크

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다(Lee & Lee, 2020). 공급자

가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한 후 이에 공감하는 불특정투자자들이 펀딩하여 아이

디어를 실현시키는 크라우드 펀딩은 제안과 공급 사이에 시

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이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

작자는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

여 재고위험을 없앨 수 있고, 투자자에게 고지한 제작 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진행 방식은 패션 산

업에서 그동안 큰 위협요인이 되었던 수요예측의 어려움과 

재고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강점이다.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2011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18년 가장 주

목받는 분야로 패션・잡화가 언급(“Wadiz reward funding 

trend report,” 2019)될 만큼, 이미 많은 디자이너와 패션 

기업들이 활발하게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패션 제품 분야에 대한 연구는 

브랜드 가치요인 및 수요연구(Park & Cho, 2014), 활성화 

방안(Lee, 2014), 크라우드 펀딩 성공 요인(Lee & Lee, 

2020) 등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패션 관련 펀딩

에 성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Han and 

Lee(2021)의 연구가 유일한데, 전시・행사・캠페인부터 웹

툰과 일러스트 제작 그리고 의류와 액세서리 등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전체 카테고리에서 한국 전통복식 문화와 관

련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는데 그쳤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두각으로 나타내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최근 진행된 한복 관련 펀딩 프로젝트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에서 한

복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그동안 진행된 펀딩 프로젝트 중 

목표 금액 펀딩에 성공하고, 리워드가 한복으로 제공된 경우

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펀딩 성공 후 

제공되는 리워드 한복의 특성을 살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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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겨 사용하는 젊은이들에게 소구하는 한복의 특성을 살

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입 장

벽이 높은 국내 패션 시장에서 한복 관련 의류 스타트업이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한복�용어�사용의�현재성

한복에는 전통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 그리고 신한복 등 여

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복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

리 민족 고유의 의복이라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복이

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개화기로 당시 한반도에 

유입된 서양복식 그리고 일본의 복식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

(Bae, Lee, & Kim, 2016)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 사

회가 변하면서 한복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사용되었다. 

  가장 먼저 붙은 수식어는 개량으로 1910년대부터 한복의 

불편한 점을 개량하여 착용한 한복을 뜻했다. 한복, 즉 전통

한복에는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1977년에 진행된 

Hwang(1977)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한복을 갖추어 

입기 어렵고 손질이 번거로우며 활동성이 결여된 불편한 옷

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한복이 개량한복으로 이 명칭은 1980년대까지 사용되었지

만, 한국적 조형미가 지나치게 파괴된다는 비판(Kim, Kim, 

& Cho, 2005)을 받았다. 

  다음으로 사용된 용어는 생활한복으로 생활 속에서 착용 

가능한 한복을 뜻한다. 생활한복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

라 차이가 있는데, Lee and Lee(1993)는 탈・착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용 시 답답함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보완한 

한복이라고 하였고, An, Kim, and Yang(1998)은 옛것을 그

대로 전수한 전통한복과 다른 변형된 우리 옷이라고 하였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용어는 “새로울 신(新)”으로, 이 용어

는 한복진흥센터에서 실시한 ‘신(新)한복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 출범한 한

복진흥센터는 우리의 옷 한복이 ‘입어야 하는 우리 옷’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입고 싶은 우리 옷’이 되어야 한다는 목

표 아래, 사람들이 한복입기를 꺼리는 요인을 파악하여 해소

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T.P.O에 

따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옷으로 활용 가능한 한

복을 제안하고자(Hanbok Advancement Center, 2015) 다양

한 정책발표와 함께 새로운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에 나타난 현상인 한복 르네상스는 

기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

들이 자발적으로 한복을 즐기는 행위에서 출발하였고, 이들

이 사용하는 용어는 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 신한복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학문 연구의 영역에서는 한복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지만, 일반인들의 용어 사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뉴스 기사 빅데이

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카인즈(http://www. 

bigkinds.or.kr)에서 방탄소년단이 착용한 한복에 대해 작성

된 기사를 살펴본 결과, 한복(Ma, 2019), 개량한복(N. Kim, 

2019), 생활한복(H. Kim, 2019), 신한복(Yoo, 2019) 등 다

양한 한복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한복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관찰되지만, 와디즈에서 분석 

대상인 펀딩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한 키워드는 모든 수식

어를 포괄할 수 있는 ‘한복’을 사용하고자 한다. 

2.�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

(crowd)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으로, 2005년 영국에서 개인 

간 펀딩(peer to peer)과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의 형태

로 등장하던 것이 2008년 미국의 인디고고(Indiegogo)와 

2009년 킥스타터(Kickstarter)가 설립되며 빠르게 성장하였

다(Lee & Lee, 2020). 한국에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2011년 ‘텀블벅(tumblbug)’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화

되었고, 운영형태에 따라 지분투자형, 대출형, 후원형(보상

형, 리워드형), 기부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Lee, 2014). 

이 중 창작자가 후원자에게 금전적 대가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급하는 형태는 후원형(보상형, 리워드형)으로, 최

근 한복을 비롯한 패션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펀

딩은 주로 보상형 펀딩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펀딩 플랫폼으로는 텀블벅

과 와디즈가 대표적이다. 텀블벅은 2011년에 서비스를 시작

하였고 문화, 예술, 출판, 게임,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펀딩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만화영화 

‘달빛천사’ 15주년 기념 OST(original soundtrack) 발매 펀

딩과 2019년의 유명 일러스트 작가 흑요석의 ‘흑요석이 그

리는 한복 이야기’ 등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

고 있다. 이에 비해 와디즈는 2012년 5월에 설립된 크라우

드 펀딩 플랫폼으로 창업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뿐만 아

니라, 투자형 펀딩부터 직접 투자까지 가능한 형태였지만, 

최근 리워드를 상시적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팬집샵이 

추가되면서, 리워드형 펀딩 플랫폼의 기능이 강화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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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확대되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Lee(2019)에 따르

면,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대의 

펀딩 참여율이 눈에 띄며 투자형보다는 리워드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20대가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형에 

열광하는 이유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

행과 사회적 관심을 소비로 표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미닝

아웃(Meaning Out)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2010년대 후반에 대중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젊은이들의 문

화에서 나타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크라우드 펀

딩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

(Wadiz)에서 목표 금액 펀딩에 성공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사용 용어

에 차이가 있어서 사례를 수집한 와디즈에서 사용하는 용어

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제작자는 메

이커, 펀딩에 참여하는 자금 제공자는 서포터라는 명칭을 사

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제공되는 제품

은 리워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본 연구에서는 리워드로 한복

이 제공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므로 리워

드 한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와디즈에서 한복을 키워드로 검색하

여 추출된 462개의 프로젝트 중, 리워드로 한복 의류를 제

공하는 펀딩 사례로 제한하여 수집 및 조사하였다. 한복과 

관련된 펀딩 프로젝트 중 리워드로 가방이나 장신구를 제공

하는 경우와 한복 대여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274개의 프로젝트가 분석 

Table� 1.�Hanbok� Funding� Success� Cases�

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cate

gory

social

·campaign

Fashion

·Accessory�

Fashion

·Accessory�

Fashion

·Accessory�

Fashion

·Accessory�

Fashion

·Accessory�

Fashion

·Accessory�

season w s su a w s su a w s su a w s su a w s su a w s su a w s su a w

total
1 2 2 1 1 2 2 3 4 6 6 10 7 18 15 15 21 18 32 18 23 26 25 16

274
1 4 6 19 50 86 92 16

season:�W=Winter(12~2),� S=Spring(3~5),� Su=Summer(6~8),� A=Autumn(9~11)� �

대상이 되었고, 분석의 내용으로는 리워드된 한복의 아이템 

수, 아이템 구성과 명칭, 프로젝트에서 메이커가 제시한 이

미지와 텍스트 등이었다. 

IV.�연구결과

1.�한복�관련�펀딩�프로젝트의�변화�

와디즈에서 ‘한복’과 관련하여 최초로 펀딩에 성공한 사례

(Figure 1)는 2015년에 나타나며, 2022년 2월 28일까지 총 

274건의 한복 의류 관련 펀딩이 성공(Table 1)하였다.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Figure 2처럼 2018년부터 두드러진 상승세

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2021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2015년 최초의 한복 관련 펀딩 프로젝트는 소셜·캠페인 

카테고리에서 진행된  ‘ReMEMBER1.9.4.5.0.8.1.5’로 한복 

티셔츠와 고름 브로치를 리워드로 제공하였다. 프로젝트 타

이틀인 ‘기억을 연결하는 기억의 고리 Re’멤버 한복티셔츠’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프로젝트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1945년을 기억하자는 사회적 캠페인으로 기획 및 진행되었

고, 제공된 리워드인 한복 티셔츠는 한국적 문양이 프린트된 

형태였다.

  본격적으로 한복이 패션 상품 성격의 리워드로 제공된 프

로젝트는 2016년, 메이커 신준영의 ‘언제나 입을 수 있는 

한복, 신:박’(Figure 2)이었다. 프로젝트 설명에서 메이커는 

모든 사람이 부담없이 매일 입을 수 있는 한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이전에 진행된 캠페인 성격의 프

로젝트와 구분하였다. 이후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모두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 진행되면서, 한복 관련 펀딩 프로젝트가 

캠페인적 성향을 벗어나 패션 비즈니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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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irst� ‘Hanbok’� Funding
(www.wadiz.kr)

Figure� 2.� ‘Sheen-Park’� Project� in� 2016�
(www.wadiz.kr)

Table� 2.� Reward� Hanbok�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Item

Waist-skirt

Jeonbok

� -onepiece

Jeogori

Waist-skirt

Chollic

-onepiece

Sapok�

-pants

Shirt

Mantoman

Jeogori

Waist-skirt

Over-skirt

Chollic

� -onepiece

Sapok

� -banding�

� � jogger

Jeogori

� -Cardigan

Shirt

Mantoman

Jeogori

Wasit-skirt

Chollic�

� -onepiece

Jacket

Durumagi

Po

Dopo

Chollic

So-changui

Trenchcoat

Shirt

Mantoman

Jeogori

Waist-skirt

Chollic

� -onepiece

Jacket

Jumper

Padding

Magoja

Robe

Shirt

Mantoman

Jeogori

Waist-skirt

Chollic

� -onepiece

Pants

2.� 리워드�한복의�변화

본격적으로 한복이 리워드로 제공된 시기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리워드 한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메이커가 

사용한 명칭을 추출한 결과, 총 167개의 리워드 한복 명칭

이 나타났다. 이 중 저고리, 저고리셔츠, 셔츠저고리, 티저고

리 등과 같이 유사한 경우에는 저고리로 묶어 정리하고, 사

폭바지 또는 사폭밴딩조거, 두루마기나 도포, 철릭과 소창의, 

대창의 등 한복의 고유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어로 

명칭에 추가하였다. 연도별로 리워드 한복의 명칭으로 등장

한 대표적인 용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리워드 한복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누

어지는데, 첫 번째 시기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로 허리치

마와 전복원피스, 철릭원피스 등 여성 한복이 제공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으로 볼 수 있는데, 맨투

맨 저고리, 저고리 가디건, 두루마기, 도포, 철릭, 소창의 등 

한복의 아이템 명칭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점퍼와 패딩 그리고 로브 등의 명칭

이 추가되어 이전 시기와 구분되었다. 

  각 시기별로 새롭게 추가된 리워드와 가장 많이 펀딩에 

성공한 프로젝트의 리워드 등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

젝트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Figure 3과 같다. 여성을 위한 한

복이 제공된 2016년~2017년, 남녀공용 한복이 제공되기 시

작하였고 한복 디자인의 원천이 확대된 2018년~2019년, 그

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한복이 등장한 2020~2021년으로 나

누었다. 이러한 리워드 한복의 변화 양상에 따라 여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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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riod� Classification� Based� on� Reward� Hanbok
(drawn� by� author)

복 시기, 유니섹스 한복 시기 그리고 트렌디 한복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3.� 리워드�한복의�특성� �

1) 여성 한복 시기(Feminine Hanbok)

여성 한복 시기에 제공된 리워드 한복은 허리치마와 셔츠저

고리 그리고 철릭원피스 등 여성을 위한 한복으로 철릭원피

스가 가장 특징적이다. 철릭은 본래 조선시대 무관이 착용하

던 융복으로, 철릭이 여성스러운 원피스 드레스로 변한 것은 

2014년 한복진흥센터에서 주관한 ‘신한복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된 디자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신한복 개발 프로

젝트에 참여한 차이킴의 김영진 디자이너가 제안한 한복이 

Figure 4의 철릭원피스와 덧치마였다. 철릭원피스는 국내 신

한복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박을 쳤

고 웬만한 생활한복 브랜드에선 모두 취급하는 품목이 되었

다(Park & Park, 2016). 차이킴의 철릭원피스가 398,000원

부터 980,000원의 고가에 판매되는데 비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10만원 대의 상

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

는 와디즈에서 진행된 펀딩 프로젝트의 리워드로 2017년 메

이커 리네한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철릭원피스이다. 철릭원피

스는 2017년에 리워드 한복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 2022년 

2월까지 총 58회의 펀딩에 성공하였고, 네이버 쇼핑에서 검

색하면 약 8,000건 이상의 상품이 검색될 정도로 대표적인 

한복 디자인으로 자리잡았다.

2) 유니섹스 한복 시기(Unisex Hanbok)

2018년에 새롭게 등장한 리워드 한복의 특징은 남성과 여성

의 구별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한복이라는 점이다. 메이커 ‘신:서울’이 제안한 Figure 

6의 저고리셔츠와 조거팬츠 등은 S/M/L/XL/XXL의 사이

즈로 구분되고, 남성과 여성의 착장 모습을 모두 제안하여,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한복 품목을 선보였다. 남녀 공용 

한복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는 2019년에도 지속되었는데,　

Figure 7의 리슬 나오한복은 펀딩 규모가 처음으로 1억을 

돌파하여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나다움을 표현

하는 옷. ‘나오(吾)’”라는 컨셉 설명과 함께 미니멀 디자인의 

상의 4색상, 하의 4색상으로 구성된 펀딩에서는 남성과 여

성의 착용 이미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나오한복 

펀딩 프로젝트에서는 대님으로 여미는 항아리 스타일의 바

지 대신 고구려의 대구고를 소개함으로써 한복 디자인의 원

천을 확장했다는 평가도 받는다(Han & Lee, 2021). 

  2018년경부터 나타나는 남녀공용 또는 유니섹스 한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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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Chollic� Onepiece� by� Kimyoungjin�
(http://www.hanbokcenter.kr)

Figure� 5.� Chollic� Onepiece� from�Wadiz�
(www.wadiz.kr)

Figure� 6.� Sheen:Seoul�
(www.wadiz.kr)

Figure� 7.�NaO� by� LEESLE
(www.wadiz.kr)

� �

Figure� 8.� Types� of� Git�
(Wooh,� 2019,� p.� 26)

특징은 여밈의 방향과 깃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 

한복의 여밈구조는 남녀의 구분이 없는데, Figure 8과 같이 

조선시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전 시대에 걸쳐 여밈은 

왼쪽 자락이 오른쪽을 덮는 우임으로, 서양의 복식이 여성과 

남성에 따라 여밈의 방향이 다른 것과 차이가 있다. 와디즈

에서 진행된 리워드 한복의 경우, Figure 9~10처럼 우임을 

선택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착용이 가능하고 직선적이고 단

순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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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Mokpangit� of� PBTMwhoopie
(www.wadiz.kr)�

Figure� 10.�Mokpangit� of� LEESLE
(www.wadiz.kr)

Figure� 11.� Feel� the� Rhythm� of� Korea
(www.youtube.com)

3) 트렌디 한복 시기 (Trendy Hanbok)

2020년과 2021년에는 한복 펀딩 프로젝트가 급증하여 86건

과 92건이 진행되면서 리워드로 제공되는 한복의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트렌드를 따르는 양상을 보인다. 철릭원피스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젊은이들의 스트릿 문화가 융합된 힙

(Hip)한 한복과 젠더리스 한복,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집콕문화를 반영하는 라운지웨어 한복이 새롭게 리워드로 

등장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

적으로 퍼진 시기로, 대부분의 국가와 대륙으로 확산되어 매

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코로나 19가 장기

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일상생활이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K-culture에서 나타난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동영

상이 급증하였다. 전 세계가 이동이 제한된 시기에 등장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이 누적 조회수 2억 8800

만 뷰(Mang, 2021)를 기록하며 특히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관광공사는 ‘Feel the rhythm of korea’ (Figure 

11) 영상 총 14편을 한국의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제작하였

는데, 댄스팀 엠비규어스컴퍼니와 이날치밴드는 다양한 디자

인의 한복과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한국문화를 선보였다. 

2018년부터 확산된 K-culture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상

황 속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리워드에 반영되어 Hip한 한복

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메이커 꼬마크(CCOMAQUE)가 제안한 펀딩의 

제목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힙한 것! HIPHAN-BOK’

으로, 당시 제공된 리워드는 남녀공용 저고리와 바지로 유니

섹스 한복이었지만 색상과 소재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Figure 12). 이후 메이커 빛깔고은 그리고 세지니스트 등도 

과감한 색채와 한국적 문양 그리고 한복에서 사용되던 원단

을 활용하여 힙한 한복(Figure 13)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공

통적으로 프로젝트명에 ‘힙하다(Hip하다)’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힙하다’는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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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Hip-Hanbok� by� CCOMAQUE�
(www.wadiz.kr)�

Figure� 13.� ‘Hanbok� is� Hip’� by� The� Goeun�
(www.wadiz.kr)

Figure� 14.�Daham’s� Concept
(www.wadiz.kr)

Figure� 15.� Genderless� Sangwhalhanbok
(www.wadiz.kr)

n.d.). 최신의 유행을 표현하는 용어가 한복에 사용되는 양

상은 댄스팀부터 K-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K-culture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

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나타난 리워드 한복의 두 번째 특성은 젠더리

스 경향의 지속과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집콕 문

화를 수용한 라운지 웨어의 등장이다. 2020년에 나타난 리

워드 한복의 경우, 젠더리스라는 용어를 선보이며 2019년의 

유니섹스 한복과 차별화된다. 생물학적 성에 대비되는 사회

적인 성을 이르는 단어인 젠더와 명사의 성질을 없애는 접

미사 –less가 합쳐진 단어로, 한복 관련 의류 펀딩 프로젝

트에서는 2020년 메이커 다함의 프로젝트에서 처음 등장하

였다. 다함의 2019년 프로젝트에서는 남녀경계가 없는 유니

섹스 한복수트를 선보였는데, 2020년 여름에 제안한 무사한

복의 컨셉 설명(Figure 14)에서 처음으로 젠더리스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이후 2021년에 티셔츠와 답호 등을 진행한 

메이커 나리샤의 경우, 브랜드 설명을 캐쥬얼 젠더리스 생활

한복 프로젝트 팀으로 소개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저고리와 

팬츠 셋업을 진행한 메이커 청현의 경우, 프로젝트의 이름을 

젠더리스 생활한복, 오버핏으로 즐기는 장저고리 & 팬츠 셋

업으로 소개하면서, 젠더리스가 리워드 한복의 특성 중 하나

로 자리잡게 되었다(Figure 15). 

  젠더리스 한복과 함께 2021년에는 한복 홈웨어도 등장했

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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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GoGori� Hanbok� by� LEESLE
(www.wadiz.kr)

Figure� 17.� Hanbok� Homewear�
(www.wadiz.kr)

Table� 3.�Characteristics� of� Reward� Hanbok�

Year� Period� characteristics

2016~2017 Feminine� Hanbok
Using�men’s� ‘chollic’� to� women’s� onepiece

� -� Chollic� onepiece

2018~2019 Unisex� Hanbok
Adjusting� method

� -� korean�mokpangit�

2020~2021 Trendy� Hanbok

Diversity

� -� korean� pattern,� colors,� textiles�

� -� genderless�

빅카인즈에서 ‘집콕’이라는 용어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검색

해보면, 2019년에는 5개였던 관련 뉴스 기사가 2020년에는 

9,140개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7,329개의 기사가 작성

되었다.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

인을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은 안전한 ‘집’이 되었다. 많은 시간을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리워드가 2021년의 라운지웨어

(Figure 16) 또는 한복 홈웨어(Figure 17)로, 리워드 한복에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리워드 한복의 특성을 정리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여성 한복 시기의 특성은 여성스러운 

철릭 원피스를 통해 나타나고, 유니섹스 한복 시기의 리워드 

한복 특성은 한복 목판깃을 통한 여밈 방식 채택, 그리고 

트렌디 한복 시기의 특성은 다양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트렌디 한복 시기의 다양성은 한국적 패턴과 색감 그리고 

원단 사용과 함께 젠더리스 디자인 경향이 포함되었다. 

V.� 결론

한민족 고유의 전통복식인 한복은 2010년대 후반에 젊은이

들의 자발적인 한복입기 열풍과 동영상과 K-pop 등 다양한 

K-culture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힙한 문화로 자리잡았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복 브랜드가 등장하고 이들을 위해 유통 채널도 변

하면서 20대와 30대가 즐겨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에도 한복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

딩 플랫폼인 와디즈에서 목표 금액 펀딩을 성공한 프로젝트 

중 한복과 관련된 펀딩 프로젝트을 분석하여 리워드로 제공

된 한복의 특성을 정리하여, 한복 디자이너나 관련 스타트업

에게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캠페인 성향의 프

로젝트가 펀딩에 성공한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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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패션·잡화 카테고리에서 펀딩 프로젝트가 진행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워드 한복이 제공되었고 패

션 비즈니스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리워드로 제공된 한복의 명칭을 살펴본 결과, 167

개의 리워드 한복이 나타났고 이를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보면, 처음에는 여성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펀딩으로 진행

되는 여성한복 시기, 2018년부터 남녀공용 한복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두루마기나 도포 등 다양한 품목이 리워드로 등장

하는 유니섹스 한복 시기로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이후에는 최신 패션을 뜻하는 힙하다는 용어가 

펀딩 타이틀에 등장하는 트렌디 한복 시기로 구분하였다. 

  셋째, 시기별로 제공된 리워드 한복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한복 시기에는 여성스러운 철릭원피스가 대표적인 리

워드 한복으로 원래 남성복이었던 철릭을 여성스럽게 해석

한 신한복을 채용한 결과이다. 유니섹스 한복 시기에 나타난 

리워드 한복의 특성은 여밈의 방향에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모두 우임을 사용하는 한복의 여밈 방향을 그대로 채택함으

로써 리워드로 제공되는 한복은 남녀 구분없이 착용이 가능

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렌디 한복 시기의 리워드 한복은 젠더

리스, 힙 등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나타났고 당시 전 세계적

에서 발생한 코로나19에 따른 집콕문화까지 다양한 트렌드

를 반영한 한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2010년대 후반에 나타난 한복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2030세대가 즐겨 사용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패션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여성 한복의 경우, 전형적인 치마·저고리 구

조에서 바지·저고리 구조로 확장되고, 철릭이나 대창의, 소

창의, 도포 등 낯선 한복 용어가 등장하는 프로젝트도 펀딩

에 성공하면서 개인 디자이너 또는 소자본 스타트업에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한복 패션의 확산을 위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전통 한복에는 다양한 아이템과 

특성이 있는데 현대적 디자인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

다. 2014년에 발표된 철릭원피스가 조선시대의 남성복 철릭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성복으로 제안한 것처럼 한복

을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한

복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프로

젝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포터들은 단순히 의복

을 구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메이

커를 지지하는 행위로 펀딩을 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

려하여 한복 디자이너와 스타트업에서는 서포터에게 충분한 

자료와 스토리를 한복 디자인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치가 높

지만, 한복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노력이 필

요하다. 첫째, 이미 일반화된 철릭원피스와 젠더리스 한복을 

넘어서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新)

한복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기관 주도의 정책적 지원과 함

께 일반인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K-culture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의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방안도 모색

해야 한다. 미래 한복 소비자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복의 이미지를 살펴본 Back and Shim(2020)의 연구에 따

르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한복을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고, 다양한 한복 디자인과 신(新)한복에 대해 알

지 못하고 전형적인 한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新)한복을 비롯한 다양한 한복 디자인

을 꾸준히 소개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

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는 한복의 특징을 살펴, 한복 디

자이너와 관련 산업에 이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

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한 곳

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은 제한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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