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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국가들의 지역사회는 전지구화(全地球化, glo-

balization) 현상 아래 다양한 국가들의 인문, 과학, 예

술, 문화 등이 접촉하고 충돌하여 여러 가지 특성이 결

합된 세계화 경향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와 

함께 세계화는 거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였는데, 지

리적·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글로벌 기업은 높은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 표준화와 획일화를 토대로 하는 기업 문화를 형

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기업은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가 가져온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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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 다양성

은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이나 기업의 비재무

적 요소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등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

인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와 문화가 혼합되

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은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데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DE&I에 관련된 

문제들 중 특히 인종에 관한 문제는 패션 산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2020년 패션지 보그(Vogue)의 모회사

인 콘데 나스트(Condé Nast)의 직원들이 직장 내 인종

차별을 폭로하였으며, 이에 편집장 안나 윈투어(Anna 

Wintour)는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다(Lee, 

2020). 또한 칸예 웨스트(Kanye West)는 반유대주의

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에 따른 소비

자들의 부정적 반응에 아디다스(Adidas)는 그와의 파

트너십을 종료하였다(Meyersohn, 2022). 이처럼 패션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적 DE&I와 관련된 문제

들은 사회적으로 담론화되어 대중과 소비자들이 패션 

산업 내 DE&I의 관리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패션의 DE&I에 관한 연구로는 무슬림 패션에 대한 

다양성과 포용성 연구(Leri, 2020)와 패션 생산자와 소

비자 사이의 다양성과 포용성 달성의 인식 차이를 고

찰한 연구(Cavusoglu & Atik, 2019), 패션의 이상적 신

체의 규범화와 다양성의 부족을 지적한 연구(Entwistle 

et al., 2019), 탈식민적 패션 담론을 통한 다양성의 실

천에 관한 연구(Jansen, 2020) 등이 있으나 대부분 다

양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패션의 DE&I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정한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그 시

대의 사회적 지식, 권력,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등의 

결합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사회적 담론은 언어에 그치

지 않고 사람들의 이해와 행위가 수반된 사회적 실천으

로 그 의미가 발현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hillips & 

Hardy, 2002). 따라서 패션 산업의 DE&I 관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의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

는 현시점에서 담론의 언어적 · 미시적 의미에 담긴 사

회정치적 의도나 영향력 및 권력이 어떻게 사회 구성

원들에게 작동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실천되는지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관점에서 패션

의 인종적 DE&I에 대한 담론들이 어떻게 사회 내에서 

실천되는지를 고찰하고 패션 산업 내 DE&I 실천 현황

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를 고찰하기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I에 대

한 사회적 담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인종담론의 형성 

배경과 의도를 파악한다. 둘째, 비판적 담론분석의 세 

가지 차원인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으로 뉴욕타임즈의 인종 기사를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에 

관한 담론적 특성과 함의를 도출한다.

 

II. 이론적배경

1. DE&I의 정의와 개념

DE&I라는 용어는 이따금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

으나 일반적으로는 평등한 환경을 위한 의미 있고 체

계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이르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YW Boston, 2019). 즉, DE&I는 직

장이나 주어진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완전한 소속감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종종 DEI로 표기되기도 하고 형평성

을 제외하여 D&I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다양성, 형

평성, 포용성의 각 용어들은 분리되어 사용되기도 하

지만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함께 논

의될 경우 그 개념이 확장되기도 한다.

먼저 다양성(diversity)의 개념은 한 인간을 설명하

거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가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Köllen et al., 2018). 

그리고 개인의 가시적 및 비가시적 측면의 특성을 포

괄하는 개념인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인종, 성별, 연령, 

성적 취향, 사회 · 경제적 계층, 장애 등과 같은 인구통

계학적(demographic) 요소 간의 차이로서 정의된다

(Pelled et al., 1999). 또한 생물학적 특성을 근간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요소 외에도 가치관, 성격, 태도, 지

식, 신념 등과 같은 심리적 속성도 심층적 다양성의 요

소로 분류된다(Harrison et al., 1998). 즉, 다양성은 표

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요소와 더불어 내재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비가시적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다양성은 개인의 성과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회

사의 생산성과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며,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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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을 가

진다(McKay et al., 2009). 따라서 다양성은 개인적 측

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

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형평성(equity)은 다양한 사회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적 차이에서 기인한 차이를 고려하

여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실제 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Burns, 2019). 또한 형평성은 

사회 내의 시스템 및 제도에 의한 자원의 분배 및 생산

과정에서 정의, 공평성 및 공정성을 증진한다. 그리하

여 형평성이 고려된 환경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동등한 기회와 자원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개개인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의 실천

은 반드시 동등한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외되거나 과

소평가된 직원의 성장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형평성이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성(inclusion)이란 서로 다른 배경

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문화적 · 사회적으로 동등하

게 받아들여지고 대우받는 조직적인 노력과 관행이다

(Sabharwal, 2014). 포용성은 다양성과 종종 함께 사용

되어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이라는 개

념으로 논의된다. 다양성이 여러 구성원들의 혼합으

로 가시적, 비가시적 요소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 및 

평가하는 것이라면 포용성은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협업적이며 지원적인 존경받는 

환경을 일컫는다(Mondal, 2021). 즉, 다양성을 증진하

기 위해서는 포용성으로 그 환경을 조성해야하므로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하여 논의하기 힘

들다.

이상의 DE&I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면<Fig. 

1>, 개인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은 기업

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상적 조직 문화의 구축에 있어 다양성의 확보만으

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리고 형평성은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환경을 구성

하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자원의 분배를 제

공하며, 포용성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생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이 실

질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형평성과 포용성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종합하면 DE&I는 조직

의 문화와 환경의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으며, 형평성과 포용성이 구축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다양성 증진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과 달성에 도움

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 DE&I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인종담론

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

가 광범위하다. Jeremy(1998)에 의하면 담론이란 화자

Inclusion

build a culture 

where everyone 

feels welcome

Diversity

Acknowledges 

all the ways 

people differ

Equity

Approach to ensure 

that everybody has 

access to the same 

opportunity

Fig. 1. Definition and concept of DE&I in the industri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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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자 사이의 교류로 간주되는 언어적 의사소통으

로 사회적 목적에 의해 정해진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

는 대인 관계 활동이다. 최근 사회적 담론으로 DE&I

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DE&I는 더 이상 단순히 있으면 좋

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기존의 차별 금지 준수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Oswick and Noon(2014)은 DE&I에 관한 담론의 흐

름을 분석하기 위해 SSCI 저널을 대상으로 인용 사례

를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형평성 담론이 지배하였고, 이후 

다양성 담론이 19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이를 추월

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포용성에 관한 담론

들이 실무자들에 의해 널리 채택되어 이해관계자 집

단 사이에서 다양성 담론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다

(Oswick, 2010).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시기별로 형

평성에서 다양성으로 그리고 다양성에서 포용성으로 

담론의 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포용성

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DE&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사회가 여러 인종이 어울려 구성된 다

인종 사회로 변모하면서 DE&I에 관한 사회적 담론 중 

인종담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근대 유럽의 과

학, 계몽주의, 제국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여 피부색에 

따라 인종을 분류하는 인종주의는 인종적 타자에 대

한 배제의 인종담론을 생성한다. 유럽인들에 의해 분

류된 인종은 수직적 우열구조를 형성하였고 지배와 

피지배의 억압체계 또한 이로써 공고하게 합리화되었

다. 그리고 담론은 사회 내 구체적 상황과 특수한 맥락

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생성되어 특정 집단의 지배를 형성하고 합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Wodak,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인

종담론은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에 기반하여 맥락과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사회적 지배와 권

력관계 속에서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Foucault(2003)는 통치권 분석의 차원에서 인종주

의를 다루는데 인종담론 속에서 권력은 민족의 순수

성을 앞세워 타인종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탄압한다

고 주장한다. 인종담론의 역사를 미국으로 한정하면 

인종담론과 그에 따른 인종체계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들이 노예로 끌려온 노예제에 근거한 국가 주도 인종 

독재 체계(racial despotism)이다(Kim, 2018). 나아가 

식민제국주의를 근간으로 탄생한 미국이라는 국가에

서 인종담론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온 노

예제에서 촉발된 흑인과 백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

성되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중엽 미국 사회에서 권

력을 가진 백인들은 순혈주의적 통념을 기반으로 단 

한명의 흑인 조상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백인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한 방울의 원칙(one-drop rule)’으로 비

백인계 혈통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배척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종주의는 사회적 다윈주의와도 연

관되어 있다(Gossett, 1997). 진화론에 따라 흑인과 백

인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석되어 사회의 진화를 위

해 열등한 흑인을 차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이

후 노예제는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가 해방되기 시

작하면서 사라졌지만 인종차별과 흑백분리정책이 이

어지면서 백인 주류의 헤게모니는 강화되었다. 또한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정으로 미국

의 반인종차별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사회적으

로는 인종차별과 탄압은 오늘날까지 교묘하게 일어나

고 있다(Shin et al., 2013). 이로 말미암아 노예제와 그 

영향은 미국 사회 구조에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

한 논쟁과 담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되었다.

 

3. 비판적 담론분석

담론은 여러 덩잇말로 이뤄진 연결체인 담화가 구성

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 여론을 이끌면서 

일정한 얼개나 형식이 갖춰진 것을 이른다(Fairclough, 

2003). Foucault(1969/1972)에 따르면 담론은 텍스트

의 집합체이자 체계에서 언어학과 기호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지식과 권력의 틀로 이동하고, 사회에서의 

반복을 통해 담론의 규칙은 텍스트의 의미를 그 생산

의 기저에 깔린 정치적 합리성에 이바지하도록 고정

시킨다. 즉, 담론은 텍스트의 집합으로서 언어의 차원

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적 실천을 통해 하

나의 권력으로서 사회의 차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분석 방법론 중에서도 담

론을 텍스트와 기호학적 체계로 분석하는 것에서 나

아가 사회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사회문화적 변화를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한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을 통해 사회 내 권력구조와 헤게모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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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고 재구성되며 투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연구하

는 학문이다(Van Dijk, 2015). 그중 비판적 담론분석에

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airclough(2001)의 비판

적 담론분석틀<Fig. 2>은 텍스트적 실천(textual prac-

tice),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문화적 실

천(sociocultural practice)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

어 담론의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텍스트적 실천은 전통적인 언어학적 분석

방법으로 자료에 사용된 핵심적 어휘, 문법, 결합, 그

리고 구조 등을 일차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텍스트

의 형식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에 내재된 사

회문화적 가치를 규명한다. 두 번째, 담론적 실천은 텍

스트의 형식과 내용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 분석과는 

달리 텍스트의 생산, 분배, 유통, 소비와 같은 상호작

용적 과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

을 둔다(Ham & Kim, 2014). 세 번째, 사회문화적 실천

은 거시적 차원의 개념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

진 텍스트 분석이 담론적 실천을 통해 어떻게 현존하

는 헤게모니를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하는지를 분석한

다(Oh et al., 2012). 즉, 어떠한 사회조건이 텍스트를 가

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의 과

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을 텍스트 차원에

서 분석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담론의 형성된 과정

과 담론이 추구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문화적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확장한다. 나아가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의 사회 · 정치적 의미뿐만 아

니라 특정한 사회 내의 지배구조와 권력, 헤게모니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III. 연구의방법및범위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를 선정하였다. 미국의 주류 뉴스 미디어 중 하

나인 뉴욕타임즈는 1851년 창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넓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이 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 또한 뉴욕타임즈가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견해를 모으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 결과 역시 뉴욕타임즈에 대한 신뢰도를 증명하

고 있다(Weiss, 1974). 또한 뉴욕타임즈는 대표적 다민

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유럽 국가나 아시아 국가의 매체에 비해 본 연

구의 주제인 DE&I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사료

된다.

연구의 범위는 패션 산업 내 DE&I에 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기사 수집은 웹 

데이터베이스 프로퀘스트(ProQuest)를 활용하였다. 

뉴욕타임즈 기사들의 머리기사와 전문을 대상으로 주

요 키워드 ‘fashion’, ‘diversity’, ‘equity’, ‘inclusion’을 

검색한 결과 772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이후 수집된 

모든 기사들의 머리기사와 전문을 살펴 일차적으로 

중복된 기사들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키워드를 포함

하고 있지만 패션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기사들

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기사 중 젠

더, 체형, 연령, 문화 등 타 영역의 DE&I를 다룬 기사를 

제외하고, 인종담론을 함유한 기사들로 범위를 한정

한 결과 119건의 기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Sociocultural practice

Text production and 

consumption

Discourse practice

Text

Description

(text analysis)

Interpretation

(processing analysis)

Explanation

(social analysis)

Fig. 2. Fairclough's 3D model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dapted from Faircloug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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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를 다룬 뉴욕

타임즈 기사들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위해 양적 연구

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다학제적 성격이 강할 뿐

만 아니라 단일의 이론이나 통합된 이론을 지향하지 

않는다(Lee, 2015). 따라서 비판적 담론분석은 다양한 

이론과 분석 도구와 결합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코퍼

스(corpus) 언어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비판적 담론분

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퍼스 구축은 전체 

기사를 양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정량적 분석을 가능

하게 하고 연구자의 직관보다는 명확한 언어학적 기

준을 따른다는 장점이 있다.

양적 연구로는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안트콘크

(AntConc)를 활용하여 수집된 기사를 연구자가 직접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이후 안트콘크로 추출한 키니

스(keyness)에 근거한 키워드와 그와 함께 사용되는 

연어(連語)를 살펴보는 것으로 텍스트적 실천을 분석

하였다. 키니스는 각 키워드의 중요도로서 선택된 통

계 검정을 통해 키워드를 산출한 통계값으로 키니스 

분석은 코퍼스 자료를 활용한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에

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Taylor & Marchi, 

2018). 그리고 연어 분석은 안트콘크의 콜로케이트

(collocates) 도구로 통계 검정을 거쳐 유의미한 정도의 

빈도를 지니는 연어를 산출하여 단어의 사전적 의미

와 문맥적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현대 패션의 DE&I에 관

한 인종담론 생성의 배경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을 고

찰하여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종

담론이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사회문화적 실천으로 

재구성되고 재구조화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의 전체적 흐름과 구성<Fig. 3>은 다

음과 같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적 권력구조나 이데올로기

를 드러내는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

의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이론적 편향을 지적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Gee(1999)가 담론분석의 타당화를 위해 제시한 수렴

(convergence), 동의(agreement), 포괄(coverage), 언어

적 세부사항(linguistic details)의 네 가지 기준을 따랐

다. 첫째, 수렴의 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지니는지를 연

구자 본인이 기술 및 설명에 내재된 가정, 본인의 신념

과 편견에 대해 반성적 태도로 검토하였다. 둘째, 동의

Step 1

Data collection 

and cleansing

- Collect articles of the New York Times by searching keywords related 

to DE&I on ProQuest.

- Extracte articles by excluding duplicate articles and articles that did not 

contain racial discourse.

Step 3

Qualitative 

research

Discourse practice/Sociocultural practice

- Analyse the subject of the articles, vocabularies, context of the senten-

ces, etc.

-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racial discourse and the com-

bination of social factors.

- Study the aspects of racial discourse being reconstructed and re-

structured socially and culturally

Step 2

Quantitative 

research

Textual practice

- Build corpus data with 165,571 words from 119 articles in the New York 

Times with AntConc.

- Collect and analyse keywords and collocations based on keyness. 

Fig. 3. Flowchart of methods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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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로 참여한 이들이 담론분석 결과를 납득하는 

것을 이르지만 본 연구는 참여적 실행 연구가 아니므

로 참여자의 납득이 아닌 제 3자의 검증으로 동의를 과

정을 거쳤다. 분석 자료의 선별과 분류의 정확도와 신

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공 박사 수료 및 졸업생 

5인에게 본 연구의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해 교차 검증하였다. 셋째, 포괄의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담론분석의 해석에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넷째, 언어적 세부사항은 담론분석의 내

용이 언어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하여 연

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해석의 객관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텍스트 실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DE&I에 관한 뉴욕타임즈의 

인종담론을 텍스트적 실천으로 분석하기 위해 안트콘

크를 활용하여 119개 기사/165,571개 단어로 코퍼스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후 인종적 DE&I에 대한 

주된 생각이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키니스를 중심

으로 1,155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상위 100개의 

키워드<Table 1>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DE&I에 관

한 키워드로는 12위의 ‘diversity’, 56위의 ‘inclusivity’, 

88위의 ‘diverse’, 90위의 ‘inclusion’이 있었다. 그 중 

‘diversity’와 ‘diverse’의 빈도수는 각각 222회와 55회

로 ‘inclusivity’와 ‘inclusion’의 빈도수 31회, 52회에 

비해 3배 이상 자주 언급되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뉴

욕타임즈의 패션 산업 내 인종에 관한 기사는 DE&I의 

요소 중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위 100개의 키워드 중 17개의 키워드가 흑

인을 지칭하는 단어 ‘black’과 ‘abloh’, ‘enninful’ 등 흑

인 인명이었으며, 4개의 키워드가 백인을 지칭하는 단

어 ‘white’이거나 ‘wintour’, ‘lagerfeld’ 등 백인 인명이

었다. 그리고 2개의 키워드가 혼혈인 인명이었고 1개

의 키워드는 동양인 인명이었다. 그에 비해 ‘black’은 

637회의 빈도수를 가진 4번째로 중요한 키워드였고 

리스트 중 인종에 관한 키워드인 267회의 ‘white’, 56

회의 ‘asian’, 21회의 ‘hispanic’을 모두 합해도 약 두 배

가량 더 자주 언급되었다. 이는 뉴욕타임즈가 패션 산

업 내 인종에 관한 기사를 작성할 때 다른 인종보다 흑

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29개의 다양성 기사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디자이너의 인종이 언급되어 있

었는데 23건의 기사가 흑인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작

성되었다. 이에 비해 동양인 디자이너는 4건, 백인 디

자이너 1건, 혼혈인 디자이너 1건으로 흑인 디자이너

의 기사 수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패션 모델의 다양성과 관련된 기사에서도 흑인 

모델을 중심으로 작성된 기사가 8건, 동양인 모델 기

사는 1건으로 흑인을 다루는 기사가 지배적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뉴욕타임즈가 흑인 패션 산업 종사자를 

주된 담론의 대상으로 삼아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 

담론을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심층적 텍스트 분석을 위해 1,155

개의 키워드 중 인종에 관련된 16개의 키워드를 추출

하였고, 이 중 빈도수를 중심으로 상위 10개의 키워드 

‘black’, ‘white’, ‘color’, ‘african’, ‘racism’, ‘race’, 

‘racial’, ‘asian’, ‘racist’, ‘hispanic’의 연어들을 살펴보

았다. 연어 분석은 안트콘크 프로그램을 통해 연어로 

추출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모두 검토하여 단어의 

미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맥락적 의미까지 

고려하였다. 먼저 최상위 키워드인 ‘black’의 연어에

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라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lives’, ‘matter’, ‘move-

ment’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

는 운동과 시위가 흑인 관련 기사에서 주요하게 언급

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only’와 ‘first’는 유일한 

흑인, 최초의 흑인으로 패션계 편입이 흑인에게, 특히 

흑인 여성에게는 쉽지 않은 일임을 드러낸다. 

한편 ‘black’의 연어 중 ‘white’는 주로 ‘and’와 ‘or’

과 함께 사용되어 흑인과 백인, 흑인 또는 백인 등의 흑

인 대 백인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white’의 

연어 또한 ‘black’이 두 번째로 자주 함께 사용된 단어

로 흑인과 백인의 이원화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supremacist’, ‘supremacy’ 또한 ‘white’의 연어 리

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칸예 웨스트의 “White Lives Matter” 슬로건 티셔츠나 

프라다(Prada)의 블랙페이스(blackface) 디자인 “Pra-

damalia” 등과 같은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하거나 지탱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패션 산업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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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Keyness Frequency Keyword Rank Keyness Frequency Keyword

1 7726.27 1034 fashion 51 403.82 46 dior

2 2900.33 421 ms 52 390.66 47 couture

3 2781.16 293 vogue 53 385.6 74 racism

4 2224.33 637 black 54 383.43 192 american

5 1785.57 154 wintour 55 382.72 50 trump

6 1743.34 230 designers 56 381.95 31 inclusivity

7 1702.16 135 abloh 57 378.24 30 cfda

8 1609.9 133 nast 58 378.24 30 kibbe

9 1566.8 244 designer 59 369.41 30 pyer

10 1563.45 124 enninful 60 355.52 88 creative

11 1558.86 128 condé 61 353.02 28 kanye

12 1520.7 222 diversity 62 349.46 40 runways

13 1520.42 147 color 63 344.33 28 obama

14 1350.42 179 brands 64 338.08 76 luxury

15 1209.03 260 models 65 337.06 149 shows

16 1134.75 90 instagram 66 330.33 38 lagerfeld

17 1079.78 1048 said 67 327.81 26 valdes

18 1055.39 613 mr 68 313.52 79 percent

19 992.42 175 brand 69 307 121 collection

20 969.77 92 lvmh 70 305.95 152 model

21 938.93 123 runway 71 303.68 261 company

22 813.98 67 talley 72 300.95 25 gurung

23 806.92 64 rihanna 73 292.37 704 who

24 783.52 65 prada 74 292.14 67 racial

25 698.41 219 york 75 285.43 48 wagner

26 697.69 67 gucci 76 279.81 28 balmain

27 675.25 60 pandemic 77 279.25 35 virgil

28 668.36 156 editor 78 278.67 25 casely

29 667.9 62 vuitton 79 277.37 22 website

30 640.88 98 raymond 80 273.83 49 online

31 578.7 288 show 81 272.98 29 kamara

32 567.36 45 fenty 82 268.62 25 hayford

33 560.67 49 modeling 83 261.95 29 email

34 548.65 63 adidas 84 256.8 24 twitter

35 515.89 267 white 85 252.16 20 huseby

36 509.85 240 industry 86 250.4 491 new

37 499.8 134 magazine 87 249.57 109 media

38 491.71 39 beautycon 88 240 55 diverse

39 479.1 38 everlane 89 239.93 32 teen

40 466.5 37 rousteing 90 232.01 52 inclusion

41 463.58 127 wear 91 229.7 126 director

42 453.18 77 editors 92 228.73 25 dolce

43 452.99 140 paris 93 226.04 74 global

44 444.53 52 edmonds 94 219.34 118 chief

45 436.24 54 makeup 95 217.47 79 african

46 426.57 139 clothes 96 214.57 86 employees

47 426.35 107 jean 97 214.33 17 isik

48 413.23 34 fendi 98 212.55 54 magazines

49 407.96 44 nike 99 212.15 480 like

50 407.1 113 beauty 100 212.07 58 digital

Table 1. The list of keywords based on keyness in the New York Times articles on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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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white’는 ‘predomi-

nantly’, ‘overwhelmingly’와 같은 단어와 함께 사용되

어 패션 산업 내 백인 구성원의 비율이 압도적임을 지

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color’의 연어 ‘sidelined’는 유색인종이 

패션 산업 내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african’

과 함께 어울려 사용되는 ‘diaspora’는 아프리카계 미

국인이 여전히 이방의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으로 배

척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racism’의 연어로는 ‘syste-

mic’이 함께 사용되어 패션 산업 내 체계적 인종차별

을 지적했고, ‘racial’은 ‘diversity’와 가장 많이 함께 사

용되어 인종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보여준다. 그리고 

‘asian’와 ‘hispanic’의 연어 리스트 상위에 ‘or’, ‘black’

이 위치하여 흑인과 함께 자주 언급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race’, ‘racist’의 추출 연어는 낮은 빈도수

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한편 119개의 뉴욕타임즈 기사 전문을 살펴본 결과 

코퍼스 분석 내용과 유사하게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2021년 3월 4일 보도기사 

<The fashion world promised more diversity. Here's 

what we found.>는 패션 산업 내 인종차별이 개선되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내 흑인 직원 비율에 대한 조

사를 시행하였다(Friedman et al., 2021). 해당 기사는 

업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 여

러 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는데 대

부분 흑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였다. 

인터뷰에서 남성복 디자이너 사무엘 로스(Samuel 

Ross), 더 컷(The Cut)의 편집장 린제이 피플스 와그너

(Lindsay Peoples Wagner), 여성복 디자이너 칼리 쿠시

니(Carly Cushnie)는 ‘유색인종(people of color)’이라

는 표현으로 패션 업계 내 소수자의 고충과 입장을 대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8인은 ‘흑인(Black)’으

로서 바라본 업계의 다양성과 포용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터뷰는 ‘유일한 흑인(the 

only Black)’, ‘몇 안 되는 흑인 홍보담당자(the few 

Black publicists)’, ‘유일한 흑인 모델(the only Black 

model)’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종적으로 편향된 

패션 산업(a racially biased industry)’에서 흑인의 비율

이 얼마나 낮은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기사는 ‘흑

인 대표성이 부족하며(lacking in Black representation)’, 

‘믿을 수 없이 적고(incredibly small)’, ‘아무도 없음

(there are none)’ 등의 표현으로 흑인 리더의 부족과 부

재를 지적하면서 흑인 인재의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

였다.

다음으로 2018년 3월 19일 보도기사 <‘I feel like I 

am part of a great moment’>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모델

들의 런웨이에서의 활약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패션

쇼에서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고 보

도하였다(Paton, 2018). 지난 20년 이상 동안 패션 매거

진의 표지와 광고 캠페인에 캐스팅되는 것은 ‘백인 여

성만의 특권(a white-women-only privilege)’이었다고 

언급하며 2000년 이후 흑인 모델이 득세하면서 상황

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해당 기사는 여러 흑인 모델들

의 인터뷰를 통해 패션쇼 모델 캐스팅의 변화를 다루

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흑인 모델들은 인터뷰

를 통해 ‘아주 놀라운 일(something quite amazing)’, 

‘훨씬 더 낙관적(so much more optimistic)’이라고 표현

하였다. 그리고 인스타일(InStyle)의 편집장인 로라 브

라운(Laura Brown)은 마침내 패션쇼가 시의적절하게 

변화하였으며 인종의 다양성을 ‘피부톤의 무지개(a 

rainbow of skin tones)’라고 표현하면서 인종적 다양성

이 없는 일부 패션쇼들이 이상(異常) 현상처럼 보인다

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모델 캐스팅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의 미국 문화 및 역사 교수인 티야 마일스(Tiya Miles)

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였다. 마일스에 따르면 ‘백인 민

족주의적 정체성(white nationalist identity)’이 날카로

워지는 것에 대응하여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people 

of color, particularly black people)’의 가시성과 목소리

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흑인 권력 운동(black power movement)’이 ‘백

인 중심주의(white centrality)’의 반발의 일부라고 덧

붙였다. 기사는 인터뷰의 인용을 통해 특정 입장을 투

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흑백의 대립구도로 해석하

는 학자의 인터뷰를 인용한 뉴욕타임즈도 패션 산업

의 인종 문제를 흑인 대 백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며, DE&I에 관한 인종담론을 흑

인과 백인으로 국한하여 생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패션 산업의 종사자

의 인종이 유색인종일 경우 그들의 경력과 업적의 평

가에서 백인 종사자와는 달리 패션 산업의 구성원이 

된 것만으로도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내려졌

다. 산업 내 인종 구성비의 다양성 측면에서 유색인종 

비율은 측정 가능한 지표이지만 실제 그들의 업무 수



현대 패션의 DE&I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뉴욕타임즈의 인종 기사를 중심으로-

– 553 –

행 능력과 결과가 DE&I를 증진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 Vadukul(2020)의 기

사 <‘We fascinated them’: Shailah Edmonds on a golden 

era of black models>와 Genzlinger(2019)의 기사 

<Arthur McGee, fashion designer who broke racial bar-

rier, dies at 86>를 비롯한 과거에 활동한 흑인 산업 종

사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사에서는 그들의 인종만

으로 패션 산업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했다.

 

2. 담론적 실천

현대 패션의 인종적 DE&I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온

라인 기반의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의 코퍼스 데이터에서도 ‘instagram’

이 12위에 ‘twitter’가 84위에 위치하고 ‘influencers’, 

‘youtube’, ‘hashtag’ 등의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키워

드들이 상위권에 있었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의 급

증은 전체적인 미디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저널리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 미디어는 담론 생산의 주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새로운 미디어를 특정한 형태로 프레

이밍하려 한다(Kim, 2011). 전통적 미디어에 해당하

는 신문기사 또한 주도적 미디어가 된 소셜 미디어에

서 생성된 담론을 수집, 여과, 보도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담론 생성의 주체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꼽을 수 있으며, 뉴욕타임즈

는 담론을 생산할 때 공론의 장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에서 교환되는 정보, 대화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패션 산업 내 DE&I에 관한 인종담론

을 생성할 때 우호적인 관점보다는 비판적인 관점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았다. 우선 우호적인 담론은 

Friedman(2022)의 기사 <At the Oscars of American Fa-

shion, a New Generation Rises>나 Dowd(2022)의 기사 

<Edward Enninful Also Wears Prada> 등과 같이 패션 

브랜드의 대표나 임원 등의 관계자들이나 디자이너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단순히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반면 비판적인 담론은 Hsu(2018)의 기사 <To 

Avoid More Racist Hoodies, Retailers Seek Diversity>

이나 Eddy et al.(2022)의 기사 <Adidas Ends Partner-

ship With Kanye West at a Considerable Cost> 등에서 

볼 수 있듯이 DE&I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상세히 기

술하면서 소셜 미디어의 대중 또는 소비자의 반응을 

제시한 다음 전문가, 평론가 및 분석가 등의 의견을 통

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텍스트 실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흑인을 중심으로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 담론

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살

해로 촉발된 인종차별 문제나 BLM 운동의 성장과 같

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Dunivin et 

al.(2022)에 따르면 BLM 운동은 소셜 미디어와 뉴스 

보도에 포착된 바와 같이 대중 담론을 운동의 의제로 

변환하였으며, BLM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대중적 담

론은 반인종주의 사상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뉴욕타임즈의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와 관련된 연도별 기사 수<Fig. 

4>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늘어나다가 

Fig. 4. The number of articles on race in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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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는 BLM 운동과 깊

은 관련이 있는데 Cohn and Quealy(2020)에 따르면 

2018년에는 BLM 운동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었지

만 2020년까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202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BLM 운동에 대한 지지율

은 피로도로 인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Rahman, 

2022). 따라서 뉴욕타임즈 또한 이러한 여론의 영향에 

따라 흑인에 집중된 패션 산업 내 DE&I 인종담론을 생

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뉴욕타임즈는 흑인을 유색인종의 대표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흑인과 백인의 이분법적 구

도로 인종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

도는 서양사상의 기저를 이루어 온 이분법적 사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인식과 학문 인식에 

내재되어 우리의 진리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분법적 사유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을 주

관중심적 관점에 의해 왜곡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게 한다(Lee, 1999). 즉, 이분법적으로 구

성된 담론 또한 주관적으로 구성된 프레임으로 사실

을 재구성하여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헤게모니

를 장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패션 산업의 DE&I와 관련된 문제들

을 지배계층과 종속계층의 대립구도로 설정하여 담론

화하고 있다. 종속계층은 자신의 힘으로 정치적 주체

가 될 수 없는 집단을 이른다(Park, 2017). 뉴욕타임즈

는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계층에 백인 집단을 위치시

키고 그에 따르는 집단인 종속계층을 비백인 집단으

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립구도의 주축이 되는 종

속계층 집단을 기사가 발행될 시점에 두드러지게 나

타난 사회적 이슈에 주목하여 흑인 집단으로 선정하

였다. 이러한 담론을 엄격하게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

분하여 구축하고, 내집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순하

고 가시적인 외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프

레이밍 성격을 가지고 있다(Bolsover, 2020). 그리고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는 인종문제를 흑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로 축소하거나 흑인 이외의 비백인을 

소외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한다.

또한 흑인을 권력관계의 약자로 설정하는 이분법

적 구도는 흑인을 스스로 피해자와 약자라는 고정된 

실체에 가두게 한다. Du Bois(1903)는 “이중의식(dou-

ble consciousness)”과 “베일(veil)”의 개념으로 흑인 

의식 문제를 이론화한다. 그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

국인들은 흑인 미국인이라는 자아 개념에 사로잡혀 

아프리카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번성시키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들이 비생산적이고 나약하다는 의식을 

내면화한다. 이 같은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은 자신

이 가진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닌 수동

적인 입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나아가 백인과 

흑인을 상반된 이해관례를 가진 집단들의 대립구도로 

설정할 경우 흑인의 권리 투쟁이 이익집단의 투쟁으

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분법적 담론 구

조는 권력관계의 이해에서 필연적이지만 현실을 축소

하거나 왜곡하여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더불어 이분법적 사고는 양분화된 범주로 대상을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의 해석을 무시하고 단순히 좋

음과 나쁨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Kim, 2002). 그

리고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을 둔 담론 또한 극단적이

거나 양분화된 시각에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뉴욕타임즈의 패션 산업의 인종적 

DE&I에 관한 보도도 이분법적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양자 간의 대립을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으로 독자의 

가치판단을 이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닫아두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을 대립된 구도에서 펼

쳐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단순화하고 있다.

이렇듯 뉴욕타임즈 기사의 이분법적 구도는 현대 

패션 산업의 인종적 DE&I와 관련된 문제의 대상을 

사회적 ·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선정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를 기반으로 한 담론은 대중으로 하여

금 사회적 상황을 극단적이거나 양분화된 시각에서 

인식하게 하고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의 단순한 가치

판단을 유도하여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와 관련

된 상황과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방

해할 수 있다.

 

3. 사회적 실천

DE&I의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비단 패션 산업

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요

구되는 것으로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

리고 DE&I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생성 및 재생산되

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대중의 의견을 공식화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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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내 인식을 높이고 시위를 조직하여 관행을 개혁하

도록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Carney, 

2016). 사회의 변화와 대중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특성을 가진 패션 산업은 DE&I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해결 촉구나 개선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려

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새로운 소비 주체 세대인 MZ

세대가 가치 중심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 및 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DE&I는 패션 산업

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패션 

산업은 DE&I를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제도적 변화로는 기업 및 브

랜드 내 DE&I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서를 

설립하거나 담당자를 고용하는 것이었다. 패스트 패

션 브랜드 H&M을 비롯하여 프라다(Prada) 그룹, 나이

키(Nike), 버버리(Burberry) 및 샤넬(Chanel) 등 많은 

브랜드와 기업이 DE&I 관리 부서를 설립하여 관련 문

제에 대응 및 개선하고 있었다(Chua, 2019). 그리고 패

션 협회나 기업 차원에서의 DE&I에 관한 성명을 발표

하거나 홈페이지에 DE&I 현황을 공개하고 있었다

(Tillet & Friedman, 2020). 또한 사내 교육을 통해 

DE&I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 구축하거나 다양성과 포

용성에 기반을 둔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나 지원도 이

어졌다(Friedman, 2020). 나아가 일부 패션 브랜드는 

다양한 DE&I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여 

혁신적 이미지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패션 산업이 인종적 DE&I를 트렌드로 활용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부 패션쇼에서는 일회성으로 유색인종 모델을 

등장시키고 일부 패션 브랜드나 기업에서는 소수의 

유색인종 임원을 임명하고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

다. 패션 산업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황에 빠르

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관심

이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는 부정적 측면 또한 공

존한다(Friedman, 2019). 즉, 대중의 관심이 인종적 

DE&I에서 다른 사회적 이슈로 옮겨가게 된다면 패션 

산업은 투자나 지원을 트렌드가 될 새로운 이슈로 옮

길 수 있다. DE&I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DE&I 전략은 기

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높인다. 따라서 패션 산업의 

DE&I를 위한 제도와 정책은 트렌드로서 활용되기 보

다는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인종적 

DE&I가 지속적으로 실천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뉴욕타임즈는 유

럽중심적이고 헤게모니적으로 조직된 패션 산업의 백

인 위주의 지배 구조와 그 구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백인 집단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패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제지하기 위해 패션 산업 내 DE&I에 대해 비

판적 담론을 생성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유색

인종을 외면하는 사내 문화를 조성한 것으로 여겨지

는 콘데 나스트 산하 패션 매거진 보그의 편집장 윈투

어의 책임론을 형성하고 있었다(Robertson, 2021). 총 

13건의 기사가 콘데 나스트에 관한 기사로 이는 전체 

기사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더불

어 뉴욕타임즈는 산업 내 인종차별에 맞서고 있는 구

성원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취를 이뤄낸 구성원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뉴욕타임즈가 패션 산업 

내 DE&I에 관한 인종담론을 생산하여 패션을 산업의 

영역에서 유색인종의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위한 저

항과 투쟁의 영역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한 뉴욕타임즈의 패션 산업 내 

DE&I에 관한 인종담론의 담론구조는 <Fig. 5>와 같

다.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에 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패션 산업의 체계적인 인종차별과 흑인 구성

원에 대한 인종차별 및 낮은 대표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에 패션 산업 내 유색인종의 대표로 흑인을 내

세워 흑인과 백인의 이분법적 구도의 인종담론을 생

성하고 있었고, 패션 산업에서 인종적 DE&I가 실천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사회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의 패션 산업 내 인종적 

DE&I에 관한 기사들은 흑인 집단에게 벌어진 사회적 

이슈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소수자를 흑인 집단으로 

한정하는 담론적 실천에서의 한계를 보였다. 또한 소

비자나 대중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보다는 

패션모델이나 패션쇼 등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영

역에 중점을 두어 패션 산업 내 DE&I에 관한 인종담

론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뉴욕타임즈

의 패션의 DE&I에 관한 인종담론 생성은 독자와 소

비자의 인식과 사회적 요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패션 기업과 브랜드의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실천에서 점검과 재고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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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다문화주의가 가져온 다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였으며, DE&I는 기

업의 지속가능성의 필수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최근 DE&I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대중의 비

판적 담론을 양산하고 있는데, 현대 패션 또한 산업 내 

인종적 DE&I 문제가 공론화되어 부정적 담론의 대상

이 되고 있다.

패션 산업의 DE&I에 관한 사회적 담론은 사회적 지

식, 권력,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사

회적 담론은 언어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행위 혹은 행

위의 산물에 적용되어 패션 산업 내부와 외부 모두에

서 사회적 실천으로 그 의미가 발현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현대 패션의 인종적 DE&I에 관한 담론이 사회와 

문화에 깊은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여 뉴욕타임즈가 

형성한 인종담론을 중심으로 생산, 축소, 왜곡, 재생산 

및 재구조화 등의 담론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현대 패션의 DE&I에 관해 인종을 중심으로 작성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비판적 담론분석의 세 가지 차

원에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출한 키워

드들로 텍스트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 흑인 패션 산업 

종사자나 흑인의 권리 주장 운동에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패션 업계의 백인 패

권주의나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키워드가 두드러졌

다. 이로써 뉴욕타임즈는 흑인을 주요 담론의 대상으

로 하여 흑백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현대 패션의 

DE&I에 관한 비판적 인종담론을 생성하고 있었다. 둘

째, 담론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 뉴욕타임즈 기사의 이

분법적 구도는 현대 패션 산업의 인종적 DE&I와 관련

된 문제의 대상을 사회적·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선정

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사회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 뉴욕타임즈가 생성

한 흑백의 이분법적 인종담론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

으로 확산되어 패션을 산업의 영역에서 흑인의 사회

적 가치와 지위를 위한 투쟁의 영역으로 재구조화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하여 현대 패션의 

인종적 DE&I를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형화된 모델이 없는 비판적 담론분석 분석틀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코퍼스 분석과 결합하

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사의 텍스트를 정

량적으로 전수 조사하였으며, 담론이 생성된 맥락, 의

도,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휘와 문법에 걸친 여러 

차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본 연

구는 패션 저널리즘이 텍스트로 무엇을 어떻게 담론

화하여 담론적 실천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실천으로 

발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패션 담론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담론의 함의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

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포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

Sociocultural practice:

To create a culture that embraces and leverages racial DE&I  

in fashion industry

Discourse practice:

The dichotomy of racial discourse divided into black and white

Textual practice:

Criticize systemic racism and racism against blacks 

in the fashion industry

Fig. 5. The New York Times' discourse structure of race discourse on DE&I in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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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표적 뉴스 미디어인 뉴욕타임

즈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한 매체에 국한된 분석

으로 현대 패션의 인종적 DE&I에 대한 전체 담론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키니

스를 중심으로 추출한 키워드들로만 구축된 코퍼스 

데이터는 담론분석 정확도의 한계점을 존재하게 한

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더욱 정교한 어휘 

추출과 어휘 범위를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가 그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1. 사사

이 논문은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임.

2.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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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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