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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many dimensions of our lives in a short period of time. 
Digital technology and sustainability are rapidly leading the flow of change, and these two key concept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the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in the future. The pur-
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amine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fashion system and (2) to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sustainable fashion and then present directio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to positively contribute to sustainable fash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gital trans-
formation is taking place in all areas of the fashion industry, including consumer demand generation product 
development,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retail and sales, and marketing communication. Second, 
the st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also activated in a variety of ways, from digitizing data to creating new 
businesses such as NFT digital design. Third, zero waste, carbon footprint reduction, cooperative con-
sumption, and authenticity verification are presented as sustainable fashion direction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Given the broad scope of this study, its ability to conduct in-depth analyses is limited. In ad-
dition, bo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sustainability are ongoing issues, so the evaluation of the results and 
their meaning can be changed. Therefore, further studies that focus on certain digital transformation types or 
sustainable direc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or that update the overall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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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ashion(지속가능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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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COVID-19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생활의

여러 차원을 바꾸어 놓았으며, 디지털 기반의 기

술과 지속가능성은 빠른 속도로 변화의 흐름을 선

도하고 있다. 비즈니스 오브 패션과 맥킨지(BOF

& McKinsey&Company)의 The state of Fashion

2022에 따르면 디지털과 지속가능성은 앞으로 패

션산업 성장에 있어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

로 예측된다(BOF & McKinsey&Company, 2021).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비 디지털

또는 수동 프로세스를 디지털 프로세스로 대체하

거나 기존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개선하거

나 대체함으로써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를 혁신하

는 것이다. 디지털전환은 자동화를 통해 기존 방

법을 향상시키는 효율성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의 전 영역에 통합하는 과정으로, 기술,

운영, 문화 및 가치 제공에서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빠른 변화와 수용성 여부는 소비자와의 접

점에서 빠른 트렌드 흐름을 주도해야 하는 패션산

업의 경우 더욱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이미 패션산업에서 시작되었으며, COVID-

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함께 기업의

운영방법을 모색하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하였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새로운 기획, 디자인, 소싱,

생산, 유통을 통해 패션 제품 전 과정에서 야기되

는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여 미

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패션을

의미한다(Jang & Lee, 2022). 패션산업에서 지속

가능성의 실천도 이미 COVID-19 팬더믹 이전부

터 진행되어왔으나, COVID-19은 전 세계 인구에

게 다가오는 환경의 위기를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노력

을 즉각적으로 시도하도록 하였다(PWC, n.d.).

이렇듯 개인 건강과 공중보건위기를 겪으면서

디지털전환과 지속가능성은 패션산업의 전면 및

중앙에 배치되었으며, 미래 패션의 생산과 소비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예측된다. 패션산업에서의 디지털 기술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디

지털전환에 따른 패션산업의 변화와 동향에 관한

연구(Jo & Lee, 2021; Kim & Ma, 2019)가 있

다. 이 외에도 상품개발(Chen, Yang, & Lee, 2022)

과 프리젠테이션(Kang & Chun, 2022) 등 패션산

업 내에 특정한 분야에 관한 연구, 3D 프린팅(Park

& Yoo, 2016), 증강현실(Lee & Lee, 2021), 가상

현실(Nam, 2021)과 인공지능(Kim, Choi, Lee, &

Jang, 2022)과 같이 특정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관한 소비자 행동(Choi, Kim,

& Park, 2021)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

다. 패션산업의 미래 가치 창출 및 성장 동력으로

서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연구는 디자인 방법

(Lee & Yoo, 2022),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 경

영(Hong & Nam, 2021), 기술도입(Kim & Lee,

2021)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디지털전

환과 지속가능한 패션을 연계한 연구는 아직 미비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패

션산업에 있어 디지털전환의 확산 유형을 고찰하

고, 디지털전환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디지

털전환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행하는 패션산업에

전략적인 함의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

션산업에서 디지털 기술활용 실태를 고찰한다. 둘

째, 디지털 기술활용 실태와 지속가능한 패션 이슈

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디지털전환이 지속가능한

패션에 갖는 의미와 방향을 규명하여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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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디지털전환의 개념 및

유형과 지속가능한 패션의 정의 및 당면과제에 관

해 고찰하였다. 둘째, 2012년 12월~2022년 5월간

국내외 검색포털, 패션 정보 사이트,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등에서 ‘패션 디지털전환’, ‘패션 디지털 기

술’, ‘지속가능한 패션’, ‘지속가능한 패션 디지털’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기사, 보고서, 논문과 사

례들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셋째, 패션시스템에서

의 디지털 기술활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패션산업의 구조와 역할에 따라 유형을 분

류하고,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사례를 분류한 후, 객관성을 위하여 패션산업 경

력 10년 이상 디자인 담당 1인. 마케팅 담당 1인,

교수 1인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넷째, 앞에서 도출된 디지털 전환사례와 지

속가능한 패션 과제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패션산업에서 디지털전환과 지속가능한 패션의 결

합을 통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전환의 개념과 패션산업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존의 상

품, 서비스, 생산, 판매, 커뮤니케이션, 조직, 비즈

니스 모델 등 기업활동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다(Kim, Kim, &

Lee, 2017; Kim et al., 2022). 디지털전환은 생산

성 향상의 핵심으로 제안되는데, 기업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Jang. 2020).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 조사에 따르면 디지

털 전환은 유연한 근무환경을 가져오며 이는 55%

높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Sakpal, 2021).

디지털전환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였는

데, 3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화(Digitization,

Digitalization)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

털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전환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화와 디지털전환의 차이를 살펴보면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아나로그 데이터를 디지

털로 변경하는데 집중한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했던 콘텐츠의 디지

털화를 의미하는데(Kim, 2020), 패션산업에서 사

람이 손으로 만들었던 패턴을 CAD를 통해 제작

하는 작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음 단계의 디

지털화(Digitalization)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정

보를 이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나 일하는 방식을 개

선하는 것이다(Kim, 2020). 패션산업에서 스마트

공장이나 가상 피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디

지털전환은 디지털화(Digitization, Digitalization)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의 창출까지 포함하는 가장 광의의 개념이다

(Kim, 2020). 디지털전환은 디바이스의 서비스화

와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Kim, 2020), 패션산업에서 NFT를 통한

<Fig. 1> Digital Transformation Concept and Development
(Park,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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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패션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나 특정 집

단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디지털전환은 가장 광의

의 개념이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Park, 2022) <Fig. 1>.

2. 지속가능한 패션의 정의와 과제

지속가능한 패션이 다루는 노동, 인권, 공정 무

역, 공동체 재생, 동물 복지, 환경과 같은 주제들

은 윤리라는 핵심가치로 연결되며, 윤리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생활문화와 행복 가치를 제

안하고 있다(Jang & Lee, 2022).

지속가능한 패션은 기존의 만들고, 사용하고,

버려지는 선형의 패션산업 구조에 소비, 수거, 재

사용과 수선, 재활용을 추가한 원형의 구조로 순

환적 가치를 중시한다(Jang & Lee, 2022). 지속

가능한 패션은 유럽의류액션플랜(European Clothing

Action Plan [ECAP], n.d.)에서 제시한 모델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8단계는 원재료 추출(Raw material ex-

traction), 원단 제작(Textile production), 의류 제

조(Clothing manufacturing), 유통과 서비스(Retail

of service). 소비(Consumption), 수거(Collection),

재사용과 수선(Reuse & Repair), 재활용(Recycling)

으로 판매 이후의 단계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순

환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의류는 소비자에게 판매

하고 사용된 이후에 재수거하여 수선 또는 재활용

한 후 재판매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가치를 창출한

다(BOF & McKinsey&Company, 2020).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을 위해서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원재료 추출과정

에서는 농약, 토양 및 수질 오염, 생산자와 거주자

의 건강, 동물 복지, 생명 윤리, 원단제작과정에서

는 원재료 배송과 공장에서 사용되는 탄소발자국,

화학 염색, 화학 후가공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물

질에 관한 이슈들이 있다. 의류제조과정에서는 비

윤리적 노동문제, 샘플 제작과 패턴 재단 시 발생

하는 원단 폐기물과 과잉 생산, 그리고 유통과 서

비스 단계에서는 예측 불일치로 인한 재고발생과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빠른 트렌드와 패스트 패션 소비문화로

인한 짧은 제품 수명, 잦은 세탁으로 인한 물 사

용 증가와 토양 및 해양 생태계 오염, 수거 방법

과 재사용시장의 불투명성, 섬유 및 의류 재활용

활성화 등의 과제가 있다(Jang & Lee, 2022).

<Fig. 2> Sustainable Fashion‘s Circular Approach
(ECAP, n.d.)

Ⅲ. 결과

1. 패션산업에서의 디지털전환 유형

패션산업은 단순 제조업을 넘어 소재, 디자인,

기획, 생산, 유통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다양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산업으로 패션산업 전

반에 걸쳐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많

은 패션기업이 디지털화에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진보적인 패션기업들은 과거의 운영방법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및 분

석역량은 앞으로 패션산업에 있어 유망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Behr, 2018). 패션산업에

서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패션산업의 구조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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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도

식으로 정리하면 <Fig. 14>와 같다.

1) 소비자 수요 분석 및 관리(Consumer Demand
Management)

소비자 수요를 생성 또는 가속화하고 관리하는

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정확도가 높

은 수요예측은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동시에 재고

발생을 줄여 폐기물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패션 트렌드 예측은 정보기

관의 경험과 전문성에 의존해왔으나, 여기에도 디

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디올(Dior), 루이비통(Louis Vitton), 아디다스

(Adidas), 뉴발란스(New Balance) 등 글로벌 브

랜드들을 고객사로 보유한 프랑스의 휴리테크

(Heuritech)는 매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수백

만 개의 이미지를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 기술로 형태, 프린트, 색상 등

제품의 속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Fig. 3>. 또 다른 사례로 인도에 기반을 둔 인텔

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는 고객이 실시간

으로 트렌드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특정 키워드, 사용자 탐색 패턴, 가격대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 검색 플랫폼에서 제품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추적할 수 있어

경쟁브랜드 대비 가격 및 상품구색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Kochar, 2022). 에디티드

(Edited)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재고를

분석하여 가격책정, 할인, 리오더에 대한 제안과

함께 컬러, 스타일 등에 대한 트렌드 정보를 제공

한다.

2) 제품개발(Product Development)

제품개발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은 매우 다양하

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가상 소재 라

이브러리, 3D 프린팅 기반 개인화 디자인, ICT 기

술을 활용한 스마트 디자인, 인공지능 생성 또는

지원 디자인, NFT(Non-Fungible Token) 디지털

디자인, 3D 가상 샘플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인공지능 생성 또는 지원 디자인과

NFT 디지털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공지능

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입고 싶어하며 구매할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2016년 구글은 독일 온

라인 패션 기업 ‘자란도(Zalando)’와 함께 프로젝

트 뮤제(Project Muze)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

뮤제는 인공지능 맞춤형 의류 서비스로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을 반영하여 의류를

디자인한다(CBInsights, 2019). 스타치 픽스(Stitch

<Fig. 3> Heuritech’s AI based Trend Forecasting Methodology
(Heurite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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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는 인공지능과 인간 디자이너가 협업한 하이

브리드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Fig. 4>. 스타치 픽

스의 알고리즘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색상, 패턴

및 소재가 조합된 디자인을 제안하고 인간 디자이

너의 최종 컨펌으로 디자인이 결정된다. 아직 인

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인간 디자이너의 감성과 직

관을 대신 하지 못하므로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정

보를 가지고 보다 매력적인 상품으로 디자인하는

데는 인간 디자이너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물리적인 상품이 아닌 온라인 공간 전용

디지털 패션상품도 등장하게 되었다. 디지털 상품

은 게임용으로 먼저 시작되었는데 2019년, 루이뷔

통은 리그 오브 레전드<Fig. 5>, 그리고 랄프 로렌

(Ralph Lauren)은 로블록스(Roblox) 컬렉션을 출

시하였다. 구찌(Gucci)도 디지털 컬렉션을 선보이

고, 테니스 게임, 지니스(Genies) 아바타, 위치 기

반 모바일 게임 애글릿(Aglet) 전용 스니커즈를

출시하는 등 가상 패션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CBInsights, 2019).

패션 브랜드는 더 나아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을 위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NFT로 눈

을 돌리고 있다. 나이키(Nike)는 디지털 기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 2021년 12월 가상 디자인 스튜디오

RTKFT를 인수하여 의류와 스니커즈를 공개하였

고(Li. 2022), 구찌는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

매하는 NFT 제품을 위한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하였다. 스페이셜(Spatial)은 실제 입을 수 있

는 의류와 함께 옷에 있는 엘앤큐원 칩(LNQ One

Chip)을 통해 디지털 버전의 옷도 소유할 수 있도

록 하였다<Fig. 6>. 또한, 오로브로스(Auroboros),

프레이스보(Placebo)와 같은 디지털 패션 브랜드

와 드레스엑스(DressX)와 같은 디지털 패션 전용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브리칸트

스튜디오(Fabricant Studio)에서는 제공되는 디지

털 소재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입

거나 판매할 수 있다. NFT 의류는 블록체인에 고

유 데이터로 등록된 디지털 자산이므로, 가상 이미

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물리

적 의류처럼 이를 거래할 수도 있다(Kim, 2022).

3) 제조 및 재고관리(Manufacturing & Inventory
Management)

제조와 재고관리에서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활

용은 로봇 공학과 RFID를 통한 공정 및 관리의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이다. 스타트업 소프

<Fig. 4> STICH FIX Hybrid Design
(Stich Fix, n.d.)

<Fig. 5> Louis Vitton X League
of legends

(Duval, 2019)

<Fig. 6> Spatial‘s NFT product
(LNQ Marketplace, n.d.)



服飾 第72卷 5號

- 82 -

트웨어오토메이션(SoftWear Automation)은 로봇

팔, 진공 그리퍼, 패턴 조각을 정밀하게 이동할 수

있는 조작기가 장착된 재봉봇(Sewbots)을 개발하

였다. 자체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

루기는 하였으나 부드럽고 탄력성있는 직물을 다

양하게 재봉하는 데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발제조에 있어서도 로봇기술의 도입은 계속 시

도되고 있는데 나이키는 로봇공학 업체 그래비트

(Grabit)와 함께 운동화의 갑피를 조립하기 시작

하였다(CBInsights, 2019). 로봇을 통한 자동화는

제조뿐 아니라 웨어하우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유니클로(Uniqlo)는 도쿄에 있는 주요 창고 운영

의 약 90%를 자동화하였고, 나머지 10%를 자동

화하기 위해 로봇 스타트업 무진(Mujin)이 개발

한 2개의 팔을 가진 로봇을 매장에 설치하였다

(Inagaki. 2019) <Fig. 7>.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은 물론 기획과 판매 등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하한 공장을 의미한다. 아

디다스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독일과 미국에 2

개의 '스피드팩토리'를 설립하였다. 생산지와 판매

지를 일치시켜 지역공급망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기업은 사람보다 기계에 더 의존하는 제조 시

스템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노동 조건에 대한 문

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CBInsights, 2019).

RFID는 저렴하고 배터리가 필요 없는 스마트

스티커이다. 바코드와 달리 RFID 태그의 신호는

멀리서도 읽을 수 있어 항목을 수동으로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내 브랜드 스파

오(SPAO)와 자라(ZARA)를 비롯한 많은 의류제

조회사와 소매점에서 RFID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

국의 백화점 Macy's는 2017년부터 공급업체와 협

력하여 조립 현장에서 모든 상품에 RFID태그를 지

정하여 추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고 손실 및 재

고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있다(Advanced

Mobile Group, 2017) <Fig. 8>.

4) 소매와 판매(Retail & Sales)

소매와 판매단계서는 버츄얼 프리젠테이션, 인

공지능 상품 추천, 디지털 스타일리스트,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VR)을 통한 경험 극대화, O2O

(Online to Offline), O4O(Online for Offline)과

같은 온/프라인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버츄얼 프

리젠테이션은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쇼룸이나

패션쇼를 디지털로 전환할 뿐 아니라 가상모델이

등장하기도 한다. 패션위크뿐 아니라 구찌, 빅토리

아시크릿(Victoria's Secret),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 등 브랜드들은 디지털 쇼룸에 적극적으

로 동참하고 있다 <Fig. 9>. 맥킨지에 따르면 디지

털 쇼룸의 규모와 필요성은 COVID-19로 인해 더

욱 증가하였다(Bages-Amat, Harrison, Spillecke,

& Stanley, 2020).

<Fig. 7> Mujin for Uniqlo
(Inagaki, 2019)

<Fig. 8> Macy's RFID
(Advanced Mobile Grou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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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치 픽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구독자들의 성

향을 분석하여 상품을 배송하고 소비자는 추천된

상품을 집에서 착장한 후 구매 또는 환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추천과 피드백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제안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 서드러브(ThirdLove)는 전세계

250만명을 대상으로 사이즈에 관한 데이터 900개

를 수집한 후, 80개 이상의 사이즈를 제공한다

(An & Im, 2020). 고객이 기존에 입던 속옷 사

이즈를 선택하고 입었을 때 착용감 등에 대해 응답

하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에게 맞는

사이즈의 상품을 추천해준다(An & Im, 2020). 트

루핏(TrueFit)은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사이즈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브랜

드마다 다른 사이즈 체계로 인한 혼란을 줄여준다

<Fig. 10>. 상품 선택에 대한 피드백이나 대안을 추

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스타일리스트와 챗봇

도 본격화되고 있다. 버버리(Burberry), 프라다

(Prada), H&M 등 많은 브랜드가 웹사이트에 챗

봇을 도입하였는데, 실제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비서의 장점 중 하나는 개인화이다. 인공

지능을 통한 이미지 검색 및 추천 시스템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는 챗봇 스타일리스트에게

좋아하는 항목의 사진을 보내고 유사한 항목에 대

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CBInsights, 2019).

증강 현실 및 가상 현실 기술은 오프라인 매장

에서 디지털을 경험하거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느낄 수 있는 경험 이상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스타트업 들이 이러한 몰입

형 쇼핑 체험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데, 쓰리디

룩(3DLOOK)은 가상 피팅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인 모바일 바디 스캐닝 기술을 제공하고 적합

한 사이즈를 추천한 후 착용한 모습을 보여준다.

퍼핏트리(Perfitly)는 소비자의 체형과 사이즈로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피팅을 한 후, 개인

화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CBInsights,

2019). 그밖에도 증강 현실 및 가상 현실 기술은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3D로 보여주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없는 재고 상품을 디지털로 재현하여 가

상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거나 AR 팝업, 대화형

카탈로그 등 패션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도 가상 시착기술 VITON(Vertual

Try-on)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빅웨이브에이아이는 소비자의 체형을 고려한 온라

인 의류 피팅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였다(Cho,

2022). 증강 현실 및 가상 현실 기반 쇼핑 경험은

스냅쳇(Snapchat) 이나 틱톡(TikTok)과 같은 소

셜 미디어로 확산되고 있다. 스냅쳇은 명품 온라

인 플랫폼인 파페치(Farfetch)와 증강현실 패션피

팅룸(AR Try-On)을 도입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을 착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1>. 무신

사는 O4O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구매여정

<Fig. 9> DIESEL Digital Showroom
(Damen, 2021)

<Fig. 10> True Fit
(True Fit, n.d.)

<Fig. 11> Snapchat X Farfetch
(McDowel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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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한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테라스 큐알 상회에서 400여 종의 아우터를 입어

본 후, 구매를 원하면 상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찍어 무신사 앱에서 주문할 수 있다(Lee, 2021).

5) 마케팅 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단순한 이메일부터 가상 인플루언서, SNS나 메

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Fig. 12>, 블록체

인 등을 통한 브랜딩 강화, 탈중심화된 플랫폼까

지 디지털 기술은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마케팅

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브랜드의 가치를 보

호하기 위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

하였다<Fig. 13>. LVMH는 소비자들에게 추적 솔

루션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을 통해 구매한 제품

의 원자재 등 모든 출처를 추적할 수 있으며 나아

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 위

조 관리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뿐 아니라 RFID 기

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몽클레어(Moncler), 페라가

모(Ferragamo), 버버리 등 럭셔리 브랜드들은 이

미 2014년부터 RFID칩을 상품에 내장하여 소비자

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Launchmetrics Content

Team, 2017).

디지털 기술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중간단계를

생략하면서, 관계를 밀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현

재 많은 패션 브랜드들은 SNS 또는 앱을 활용하

여 소비자와 직접 소통한다. 소비자는 피드백을

전달하고 주문 제작도 할 수도 있는데 바이어의

대량구매가 아닌 소비자의 개인구매는 재고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에버래인(Everlane)은

제조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지불할 가격을 정하게 하는 Choose What You

Pay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소비자가 선택한 가격

이 생산, 간접비, 회사 성장 전반에 어떻게 쓰이는

지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CBInsights, 2019).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이커머스 모델을 가능하

게 한다. 라이브 커머스나 주문 후 1시간 이내 배

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퀵 커머스, 소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 경험과 구매가 이뤄지는 소셜 커머

스, 중고 제품에 스토리를 더해 판매하는 리커머

스 등 이커머스의 성숙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분화되고 있다(Im & Sung, 2022).

<Fig. 12> Ralph Lauren X Metaverse
(Mozée, 2021)

<Fig. 13> Blockchain Technology
(Koch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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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전환과 지속가능한 패션

패션산업의 디지털 전환사례와 지속가능한 패

션의 당면과제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후, 디지털

전환이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에 긍정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의미를 제로웨이스트 실현, 탄소발

자국 감소, 협력적 소비 문화 구축, 진정성 검증으

로 규명하고 각 의미에 적합한 디지털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Fig. 15>.

1) 제로 웨이스트 실현

패션산업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수

없이 제기되어 왔다. 제로웨이스트 실현을 목표로

한 디지털전환은 의류제조와 소비자 수요분석 단

계에서 실행될 수 있다.

먼저 의류 제조부분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

맞춤형 디자인은 사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소비자에 대한 상세한 통찰력을 제

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를 20~

30%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Gonzalo, Holger,

Altable, & Villepelet, 2020). 따라서, 인공지능 알

고리즘 또는 인간 디자이너와 협업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소비자의 성향, 체형, 요구를 정확히 반

영하여 소비자의 신체적 만족은 물론 정서적 만족

을 높여 제품수명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3D 프린

팅 기반 개인화된 디자인도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제로웨이스트 패션이라고 할 수 있

으며, 현재 천연 라텍스 및 비스코스 섬유로도 프

린팅이 가능하여 친환경적인 면이 개선되고 있다

(CBInsights, 2019). NFT디지털 디자인은 물리적

으로 의류를 생산하지 않고 디지털로 보여주기만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3D 가상샘플도 폐기물을 감

소에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 수요분석 단계에서

는 예측불일치로 인한 재고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분석 및 계획이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예측 오류를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

한 수요 예측을 통해 JIT(Just-In-Time) 제조 모

델을 구현하여 수요와 공급을 더욱 정확히 일치시

킬 수 있다(CBInsights, 2019). 이러한 디지털전환

을 통한 제로웨이스트 실현은 패션산업의 과잉 생

산과 이로 인한 소각과 매립 등의 환경문제를 해

결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Fig. 14> Digital Transformation in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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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발자국 감소

탄소발자국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관

리를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온실가스는 생산이나

폐기 이외에도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한다. 패션산업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으로

2030년까지 연간 2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BOF & McKinsey&Company, 2020).

패션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 대표적인

탄소발자국 중 하나는 물류의 이동이다. 3D 가상

샘플은 샘플제작과 품평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물

리적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피팅기술은 온라인 쇼핑의 문

제점 중 하나인 사이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교환 및 반품을 줄일 수 있다. 버

츄얼 프리젠테이션, 버츄얼 쇼룸과 AR/VR을 통

한 제품경험은 사람과 물류의 이동 없이 제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탄소발자국 감

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로봇기술과 스

마트팩토리와 같은 의류생산의 자동화는 지역 공

급망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여 대량운송으로 인

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공급망의 지역화는

디지털 기술과 서로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을 촉진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탈탄소화를 빠르게 이

룰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도입 초반에는 비용 부

담이 있지만, 운영 및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해

장기적으로는 수익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Kim, 2021).

3) 협력적 소비 문화 구축

지속가능한 패션시스템과 전통적인 패션시스템

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통 이후 소비, 수거, 재사

용과 수선, 재활용 단계로 제품수명이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소유에서 사용으로

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전환은 실제적

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협력적 소비에서 중요한 점은 소유하지 않으면

서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협력적 소비는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성되

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탈중앙화된 플랫폼

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과 소비자간의 중간단계를

생략하면서, 소비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물리적

제한 없이 밀착시킨다. 현재 해외의 드팝(Depop),

스레드업(thredUP), 포쉬마크(Poshmark), 국내의

당근마켓, 어프로치와 같이 중고 의류를 사고 팔

수 있는 재판매 및 위탁 플랫폼의 규모가 증가하

고 있다. 글로벌 의류 리세일 마켓은 전체 글로벌

의류 시장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026년

에는 2021년 대비 12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Reinhart, 2022). 여기에 더하여 인공지능으로 지

속가능한 패션제품을 추천해주는 플랫폼도 등장하

였는데 베를린 기업 스테이(Staiy)는 인공지능 데

이터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소

비자들에게 선호도를 반영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Campbell, 2020). 협력적 소비를 통한

제품수명 연장은 완성된 의류에서뿐 아니라 소재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프랑스 기업 베그라리언

(Beglarian Fabrics)는 유럽 럭셔리 브랜드의 재고

원단을 매주 업데이트하고 소량씩 저렴한 가격으

로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양의 미니멈 오더로 다

양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스

타트업들이 주요 고객이다(Beglarianfabrics, n.d.).

협력적 소비는 개인과 기업의 혜택은 물론 환경

및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므로 지속가능성을 실천

하는 기업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방향이다. 디

지털 기술은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제

품을 직접 사고 팔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적 소

비 실천력을 향상시켜 의식있는 소비자들을 확대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진정성 검증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진정성 있는 실천력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기업도 이를 실행해야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서 부작용도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그린워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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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

환경적인것처럼 위장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분별하기 매우 어

렵다는 것인데, 디지털 기술은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패션 상품의 시작부터 평생 여정을

기록함으로써 윤리적인 원자재 소싱, 폐기물 및 물

관리, 화학 물질의 적절한 사용, 이동 거리, 그리고

공정한 근무 조건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조를 방지

할 수 있다. 각 제품은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

하고, 소유권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홍콩과 인도에 기반을 둔 텍스타일

제네시스(TextileGenesis)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공급망을 디지털화하고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의

류생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패션 산업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Gerretsen,

2021). 또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패션 브랜드

팬가야(Pangaia)는 제품이 생산되는 여정을 상세

히 담은 QR코드를 케어라벨에 인쇄하였다. 디지

털여권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소비자

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정보

를 찾아볼 수 있다(Nguyen, 2021). 더 나아가 미

국 의류신발협회에서는 품질정보, 생산이력, 온실

가스 배출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포함한 디

<Fig. 15> Sustainable Fashion Meaning and Dir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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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라벨 법안을 승인할 것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Forrest, 2022). 맥킨지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75%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투명성과 신뢰

성을 중요한 구매요소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Granskog, Lee, Magnus, & Sawers, 2020). 패션

산업은 다양한 원자재와 생산과정을 거친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산업 중 하나이고 브랜드 가치가

다른 산업보다 중요한 속성이므로 투명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

비자들은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

션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브랜드 구매에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패션시스템에서의 디지털 기술활용

실태를 고찰하고, 디지털 기술활용 실태와 지속가

능 패션 이슈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디지털전환

이 지속가능한 패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

록 향후 고려하여야 할 의미와 방향을 규명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전환은 소비자 수요예측, 상품

개발, 생산과 재고관리, 소매와 판매,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을 포함한 패션산업의 전 영역에서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전환의 단계도

데이터의 디지털화부터 NFT 디지털 디자인과 같

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까지 다양하게 활성화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패션산업의 구조와

역할에 따라 활용되는 주요 디지털 기술을 정리하

면 소비자 수요예측 단계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을 통한 트렌드 분석 및 상품계획,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가상 소재 라이브러리, 3D 프린팅 기

반 개인화 디자인,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디자

인, 인공지능 생성 또는 지원 디자인, NFT 디지

털 디자인, 3D 가상 샘플생산 등이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생산과 재고관리 단계에서의 디

지털전환은 로봇 공학과 RFID를 통한 공정 및 관

리의 자동화로 대표될 수 있었으며, 소매와 판매

단계에서는 버츄얼 프리젠테이션, 인공지능 상품

추천, 디지털 스타일리스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을 통한 경험 극대화,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가상 인플루언서, SNS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블록체인 등을

통한 브랜딩 강화, 탈중심화된 플랫폼을 위해 디

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패션산업의 디지털 전환사례와 지속가능한 패션이

당면한 과제를 상호분석한 결과 디지털전환은 환

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전환

을 통해 지속가눙성이 향상될 수 있는 의미로 제

로 웨이스트를 포함한 폐기물 감소 실현, 탄소발

자국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극복에의 기여, 협력

적 소비문화 구축을 통한 제품수명 연장, 진정성

검증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구체적인 디

지털 기술활용 방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산업의 디지털 활용현황을 고찰

하고, 지속가능한 패션 이슈와 연계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전환과 지속가능성은 모든

패션기업의 당면과제이므로 패션 실무자들은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패션 비즈니스 또는

디자인 전략 수립 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디지

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내용

이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

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디지털전환과 지

속가능성 모두 현재진행형 이슈이므로 그 결과와

의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패션산업에

서 디지털전환과 지속가능성은 분명 급속도로 성

장하고 있지만,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경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NFT 패션은 혁신적인 개념이고 물리적인 폐기물

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블록체인의

생태학적 영향을 고려하면 전력 소모가 많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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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속가능성과 상충될 수 있다(Rauturier,

2022).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다양한 디

지털전환 유형이나 지속가능성 방향 중 일부에 초

점을 맞추어 상호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거나 전

반적인 연구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연구를 후속연구

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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