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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3년간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은 온라인으로 이

동하였으며,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으로의 변화는 팬

데믹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

의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비대

면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등장하였다. 즉, 온라인 

소통으로도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해짐으로써 비대면

이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상의 많은 소통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

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을 위해 온라인상의 자기 

이미지 관리 또한 오프라인에서 못지않게 중요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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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자기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각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형성하고 전달하여 자신의 이미

지를 최상의 수준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그중 직장인

은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가장 높이 평가하여, 남들

보다 능력 있고 성공한 인물로서 자기 이미지를 생성,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을 띤다(Kim et al., 2012). 이를 

위해 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외모 관리

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우위

를 가지고자 한다(Yoo & Choi, 2012). 이러한 현상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화상 회의 등 

온라인상에서도 적극적인 외적 관리를 통하여 타인들

에게 고유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표현하려는 의

지와 노력을 기울인다. 외형에 대한 자기 이미지 관리

와 그 중요성이 대면 상황에서 못지않게 무게를 가지

는 것이다. 이 같은 비대면 화면에서의 외적 자기 이미

지 관리에서는 특히, 이를 연출하는 요소가 핵심적으

로 부각된다. 이미지 연출 요소로는 조명, 패션, 화장 등

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대면 앱(apps) 내 탑재된 

보정 효과 등도 활용도가 높은 보조 수단 중 하나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응용함으로써 

현대 사회인들은 자기 이미지 강화를 추구한다. 

그중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젊은 여성 직장인들

은 경제 및 소비 전반에 걸쳐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잡

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도 비율이 높고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29세 여성중 65.9%, 

30-34세 여성 중 80.1%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여성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5-34세는 여성 경

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3).  

Lee et al.(2012)에 의하면 최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

는 여성은 경제력이 있는 싱글 여성이라고 하였다. 

싱글 여성은 결혼한 여성과 다르게 소득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고 유행을 따를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패션, 외식 레저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면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자기 이미지 관리의 측면에서 나타

난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 20-30대 

직장 여성들이 비대면 화면 플랫폼에서 각자 추구하

는 외적 자기표현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연출

요소를 사용하고 패션 이미지를 추구하는지 상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상황이 가져온 

20-30대 직장 여성들의 선호 스타일 유형과 자기 이미

지 표현방식을 확인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

와 반응을 대조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패션 이미지 

표현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

면 환경에서 여성 직장인들의 효과적인 이미지 컨설

팅에 도움을 주고, 비대면 화면에서 직장 여성의 이미

지 연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한 것에 가장 중

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더 나은 비대면 플랫폼 서

비스가 개발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

고 있고, 소득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

이 강한 20-30대 연령대의 미혼 여성 중 비대면 화면의 

활용도가 높은 직장여성으로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직업적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

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목적 및 문제 

본 연구는 비대면 화면에서 20-30대 직장여성들의 

추구 이미지를 범주화하고 추구 이미지에 따른 표현

방식을 유형화하여, 20-30대 여성 직장인이 비대면 화

면에서 연출 요소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과 추구하고

자 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비대면 화면에서 20-30대 여성 직장인

이 추구하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알아

본다.

연구 문제 2: 비대면 화면에서 20-30대 여성 직장인

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II. 이론적배경

1. 선행연구 고찰 

패션 이미지 연출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비교적 다

양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성별과 연령, 패션연출

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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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찾을 수 있다.

Kim and Kim(2018)은 한국 여성의 일상 상황에 따

른 선호하는 패션 이미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대상

은 20-30대 여성으로, 일상을 여러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따라 응답자가 선호하는 패션 이미지를 살

폈다. 그 결과, ‘지적인’ 패션 이미지는 외부 미팅, 프레

젠테이션 상황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시에, 가족

모임이나 이성과의 소개팅, 평소 직장 근무 상황, 친구

와의 만남 등 모든 상황에서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또

한, ‘활동적인’ 패션 이미지는 친한 친구 또는 지인과 

만남이나 자기계발 활동 등의 상황에서 가장 선호도

가 높았다. 반면, 이성과의 데이트 등에서는 ‘화려한’ 

패션 이미지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남성적

인’ 패션 이미지는 직장의 평소 근무상황과 친구, 지인

과의 만남, 자기계발 활동, 외부미팅, 프레젠테이션 등

의 상황에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McInnis and Katalin(2021)는 패션산업에서 종사하

는 50대 직장여성 12명을 대상으로 각자 일상에서 어

떻게 의복을 선택하고 패션스타일을 구축하는지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

하여 인터뷰와 관찰을 통하여 패션여성 전문가들의 

경험과 관점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 전

문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과 전문

성을 나타내며 나이에 어울리는 적절한 스타일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품질과 

디자인이 어우러진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

한 상황에 직면하므로 편안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의상을 선호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의 나이

보다 개인의 스타일과 자신감에 더 큰 중요성을 두어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자신을 표현한다. 이 연구는 50세 이상의 여성 전문가

들의 복장 관리와 이미지 표현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을 밝혀냈으나, 이러한 표현 전략들의 자세한 스

타일링과 연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비디오 화면에서의 외모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Hart et al.(2022)는 줌의 비디오 회의 시 학생

들의 외모와 걱정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코로나 시기에 대면 교육이 중단

되면서 청소년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과 소통하는 

기회가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수행

하여 화상수업중의 행동을 관찰하고 수집하였다. 청

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주 확인

하게 되어 외모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

급하였다. 이는 나아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 심

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화상

회의를 통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충분히 상담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화상회의의 외적으로 치

우 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나, 구체적

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서 제시하지 않았다. 

Karl et al.(2022)은 비대면 화면에서의 장단점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 게시된 549개

의 댓글에 대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비대면 화면은 지리적 제한 없이 업무 유연성과 효

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술적 문제와 얼굴이 집

중되어 나타나므로 피로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육체

적으로 지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용자

가 자신과 외모를 과도하게 인식하여 자의식을 느끼

게 하고 회의의 질과 업무 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고 하였다. 비디오 화면에서의 자기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들의 학업적으로 비대면 

화면을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과 비디오 화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을 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전략과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보안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 열거한 논문을 포

함해 기존에 진행된 패션 이미지 관련 연구들은 대부

분 오프라인 상황, 즉 직접 대면의 전제 아래 전개된 것

들이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 해제되면서 기본적인 연구 환경은 이전의 대면 상

황으로 대부분 돌아갔으나,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소

통 방식으로 자리 잡은 ‘화상 회의’ 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한 연구는 아직 진

행된 바 없다. 더불어, 비대면 화면 어플리케이션에 갖

춰진 내부적 기능 또한 새로운 자기 이미지 연출 요소

로서 중요하게 부각됐으나, 이에 관한 연구 역시 미비

한 실정이다. 

둘째, 선행된 연구는 패션 이미지에 대한 패션 스타

일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위에 열거

된 선행연구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요소를 분

석하는 데에 그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도출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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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비대면 상황에서 연출 요소가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디오 화면에서의 외모관리에 대한 선행연

구는 주로 비대면 화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

여 언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현 전략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면 상황에서의 직장인의 자기 이

미지 추구에 관한 기존 연구 사례 및 내용과 달리 비대

면 화면에서의 이미지 연출 요소를 다룬다는 점에서 

변별점 및 의의를 갖는다. ‘화상 대면’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20-30대 직장 여성의 

추구이미지 유형과 선호 스타일을 규명하고 표현 요

소를 밝힘으로써 현대 여성들의 패션 이미지 실태와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보완점

인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연출 요소를 사용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

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를 주제별로 정리하

면 아래 <Table 1>과 같다.

 

2. 추구 이미지 

‘추구 이미지’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스스로가 만들

어 내는 인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의 

경우 그가 지닌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등의 단서

를 통하여 특정한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형성된 인상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그 사람을 판단하

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Yoo et al., 2012).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누구나 상대에

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자신만의 추구 이미지를 갖는

데(No et al., 2005), 추구 이미지란 곧 특정 상황에서 다

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자기 이미지라 정의할 수 

있다(Kim, 2004). 즉, 추구 이미지는 개인이 되기를 원

하거나 바라는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이를 위해 개인

은 현재의 자신과 원하는 자신을 일치시켜 자신이 바

라는 특정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즉, 

자신이 입고 있는 의복, 액세서리, 헤어, 메이크업 등

의 스타일링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

하는 것이다(Kim, 2004). 따라서, 개인의 추구 이미지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의복, 헤어, 메이크업 

및 액세서리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패션 아이템을 통하여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얼마나,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추구 이미지 유형은 국가, 연령, 성별, 직업 등 개인

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사

회적 역할 및 공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이미지나 개

인이 기대하는 자기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추

구 이미지가 존재한다. 그중 본 연구의 대상인 직장 여

성의 추구 이미지는 시대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 유형 또한 함께 변화해 왔다

(Choi & Suh, 2020). 오래전 여성들의 이미지는 여성스

럽다, 차분하다, 아름답다, 성숙하다, 온화하다 등의 

특성으로 묘사되었다(Kim & Kim, 2018). 그러나 사회

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인 가사 노동의 

의미가 변하고 산업혁명 이후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신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였다.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

의 역할 구분이 사라지고 여성은 이전과 달리 자기표

현 욕구가 커지면서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즉, 자신만의 개성

적이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Huh and Lee(1998)에 따르면, 직장여성과 직업을 가지

Distinction Researcher(year) Prior research

Research on 

fashion images

& appearance 

management

Hart et al.(2022)
Zommers: videoconferencing, appearances, concerns, and potential effects on 

adolescents 

McInnis & Katalin(2021)
Sartorial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of Creative Professional Women 

over Age 50 in the Fashion Industry

Shin & Kim(2013)
The Classification of Fashion Frame and Fashion Image of Korean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Karl et al.(2022) Virtual work meeting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good, bad, and ugly

Kim & Kim(2018)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images and handbag designs preferred by 

everyday situations of Korean women

Table 1. Literature review by research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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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여성 사이에는 의복을 선택하는 행동에 차이

가 나타나며, 직업의 종류에 따라 의복행동이 달라지

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2004) 또한 직업의 만족도와 

의복 행동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여성의 경

우, 근무시간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근무복을 착용하

기보다는 직장 내 근무복의 규정을 따르는 사례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2). 

이렇듯 비대면 환경 플랫폼 안에서 이미지를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구 이미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중요하다. 따라

서 다음장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어떤 연

출요소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이미지 연출과 연출요소 

이미지 연출(Image making)이란 자신의 모습을 상

대방에게 최대한 추구 이미지에 근접한 형태로 만들

어 전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적절한 이

미지 연출 방식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켜주며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자신의 고유함과 내적 잠재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Kwon, 2012). 즉, 이미지 연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최대한 가깝게 자신을 타인에게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상을 조절하는 동시

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패션에서의 이미지 연출은 패션 스타일

링과도 연결된 것으로, 이는 패션디자인, 컨셉, 모델의 

이미지, 시즌 트렌드와 아이템의 조화 등 서로 다른 조

건들이 한데 모여 상호작용함으로써 동시에 하나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는 기초적인 행위

를 말한다(Lee et al., 2012). 패션 이미지 연출은 패션 

아이템을 통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어렵

다. 따라서 패션 이미지 연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패션 아이템의 선택, 조합, 착용 방법, 

헤어 및 메이크업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패션의 분위기와 특성을 적절하게 연출한다. 또한, 

패션 이미지 연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적인 모습

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하며, 패션 아이템을 

활용하여 개인의 이미지를 새롭게 연출함으로써 자유

롭고 개성 있게, 그리고 세련된 감각과 유니크 하고 흥

미로운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im, 2004).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이 본격화되면서 모자부터 의복, 액세서리, 신발 등을 

조화롭게 연출하는 토탈 패션의 경향이 강조되었다. 

이 구성요소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세부 단

위들로써, 한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각각의 다른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Lee, 2022). 즉, 옷차림은 물론 인상, 표정, 

말투, 체형, 태도, 성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개인의 이미지 연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Roger(2012)는 이미지를 어떻게 창출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결정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바로 자신임을 강조하였다. 즉 이는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한 관계 형성에 패션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더불어, 이미지 연출

은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적인 측면까지 고

려하는 것이여야 한다. 지나치게 자신의 이미지를 강

조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미지 연출의 개념 및 구성 요소의 분류와 

관련하여, HuhandLee(1998)는 의상 연출을 언급하였

다. 이들은 의상 연출이란 패션 코디네이션을 의미한

다고 설명한 가운데, 그 구성 요소로서 의복, 액세서

리, 착용자의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Choi and Choy 

(2007)에 따르면, 패션 이미지 연출은 내, 외면의 특성, 

실루엣, 색채, 재질, 무늬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가 

보이는 환경까지를 이미지 연출 요소에 포함시켰다. 

위에서 살펴본 패션 연출 요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비대면 환경의 패션 이미지 연출을 위한 표현 요

소로서 의상,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로 분류

하였다. 

 

4. 대면 상황하의 직장인 패션 이미지 표현 방법 

Hong and Kim(2016)에 의하면, 직장여성들은 패션

의 유행을 따르는 동조적인 모습과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비 동조적인 모습을 함께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다시 말해, 패션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

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30대 직장여성 중 유행 선도형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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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복에 관심이 많으며 유행에 민감한 구매 행동을 

보인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직업, 즉 

소속된 집단 내에 의복의 제약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

는 경우가 많다. 유행에 관심이 없는 집단은 시류의 유

행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8). 

이들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또는 근무 중 특정한 의

복을 착용해야 하는 등 직장 내 별도의 의복 규범이 있

는 경우 주로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여성이 개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사회, 문화적 규범과 상황 속에

서 자유롭지 못하며,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

장 내 복식 규범의 영향을 받으며 의복의 이미지를 선

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직장여성들은 직

장 내부의 규범이나 분위기는 물론, 외부의 사회적 상

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복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황과 TPO에 따라 이

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비대면 화면의 기술적 연출요소 

팬데믹의 지속적인 확산은 대면 업무에 많은 제한

을 가하며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채택하면서 기존의 대면 회의를 화상 회

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도록 변화하였다.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며, 하이

브리드 근무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7월에 발간

된 정보화 통계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에 급격한 

비대면 플랫폼 사용 증가가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에

도 원격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원격근무의 

49.4%가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

왔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쿠팡은 주5일 전면 원격

근무를 도입하여 현재도 유지 중이며 2022년도 한국 

직장인의 월 평균 재택근무 비율은 코로나 유행기간

의 10.32%에서 14.13%로 증가했다. 이는 재택근무가 

기업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를 종합해보면, 팬데믹 이후 출근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하이브리드 근

무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대면 플랫폼 중에는 'Zoom', 'Webex', 'Microsoft 

Teams', 'Skype'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 이에 대한 기

업들의 선택을 파악하기 위해 30명의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0명 중 28

명이 Zoom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플랫

폼을 사용하는 1명은 대용량 파일 전송을 위해 Webex

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한글 뷰어 기능

을 활용하여 리모트 미팅을 주로 진행한다고 응답하

였다. 더하여 Zoom의 사용량은 다른 비대면 플랫폼에 

비해 360%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Zoom을 주요 비

대면 화상 플랫폼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인터뷰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통일되어 조사 및 분

석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팬데믹 시기에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성화된 앱 중

의 하나인 Zoom은 다양한 연출 요소를 제공하여 새로

운 차원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Zoom이 

가진 가장 특징적인 연출 요소로는 배경과 필터 효과

를 들 수 있다. Zoom은 배경화면에서 가상의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

게 하였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실제 배경 대신 가

상 배경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시각적 경험을 환기

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고,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

화를 나눌 때 보다 프로페셔널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Zoom에서는 희미한 배경처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비디오를 

촬영할 때 배경을 희미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용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이미지 이외에 불필요한 배경

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자신의 얼굴을 더욱 뚜렷하

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는 가장 주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객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상대

의 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필터의 경우, 어플리케이

션에서 자체 제공하는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여 화면

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이미지를 보정하여 시각적 효

과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매끄러움 기능을 통하여 피부 톤 보정 및 외모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두 번째, 

밝기 기능을 통하여 더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만

들 수 있다. 세 번째, 대조 효과는 색의 대비를 높여 비

디오의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네 번째, 색조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만들거나 비디오

를 흑백으로 만들어 클래식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캐릭터 효과를 통해 자신이 말하는 입모양이

나 행동을 따라하게 함으로써 재미있는 비디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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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비대면 화면의 표현 요

소를 크게 배경과 필터로 나눌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연구자는 예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 대

상자를 편의 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눈

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선정

하였다. 선정기준은 첫째,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둘째, 현재 직장에서 Zoom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사용

하며, 셋째, 경제활동을 주축을 이루는 20-30대 직장 

여성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

는 12명의 직장 여성들이 면접 참여자가 되었고, 수도

권에 근무하며, 대졸 학력을 가진 미혼으로 구성되었

다. 선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에 면접 참여자들 모두 

대졸 학력이었다. 선정된 면접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직장여성들의 추구 이미지와 표현방식

의 유형화(연구문제1, 연구문제2) 단계로 진행되었

다. 먼저, 추구 이미지와 표현방식을 유형화하기 위하

여 자극물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비대

면 화상 플랫폼에서의 패션 이미지 표현 상황과 관련

한 연구가 부족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로 설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이후 심층면접을 

통해 직장여성들의 추구 이미지와 표현방식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오류

가 있을 수 있어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의류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 이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험

이 있는 전문가 2인의 검증을 통하여 수정하고 정리하

였다. 

Name Age
Education 

background 
Marital status

Occupational
Information  

Salary 
information

Residential area

1 K 25
Bachelor's 

degree
Single Merchandiser Over 50 million Seoul 

2 S 31
Bachelor's 

degree
Single Marketer Over 50 million Seoul

3 P 34
Bachelor's 

degree
Single

Web 
designer

Over 60 million Seoul

4 L 32
Bachelor's 

degree
Single

Fashion 
designer

Over 60 million Seoul

5 C 28
Bachelor's 

degree
Single

Magazine 
editor

Over 40 million Seoul

6 H 27
Bachelor's 

degree
Single

Academy 
instructor

Over 40 million Seoul

7 W 26 Graduate
Single

Librarian Over 40 million Seoul

8 N 32 Graduate
Single Application

developer
Over 60 million Seoul

9 J 30 Graduate
Single Part time

instructor
Over 30 million Seoul

10 I 34 Graduate
Single

Researcher Over 50 million Seoul

11 Y 29
Bachelor's 

degree
Single

Advertising 
planner

Over 50 million Seoul

12 G 26
Bachelor's 

degree
Single Cartoonist Over 90 million Seoul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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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nnis and Katalin(2021)의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현상을 

중요시하여 참가자의 생각과 감정을 포착하고 경험에

서 공통된 주제를 찾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자세한 

각 단계 별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극물 개발을 위한 단계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에 따른 각 이미지 표현방

식의 차이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 및 인

터넷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대면 상황에서 직

장여성들의 상황 별 추구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직장여성들의 이미지 표현에 있

어서 시대적 범위는 2000년 초반부터 2023년 현재까

지로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20-30대 한국 

직장여성으로 정하였다.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

문조사를 위한 기초 단계로서, 직장여성의 자기 이미

지 평가를 위한 형용사와 패션 스타일 자극물 추출을 

실시하였다. 패션 스타일 자극물은 20-30대 여성을 대

상으로 한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매출 상위 브랜드를 

추출한 후, 각 패션 브랜드를 통해 저가부터 고가까지 

고르게 선정하였다. 23 S/S패션스타일의 경우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브랜드 웹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극물

은 모델이 착장한 정면 전신사진을 이용하되, 배경이

나 얼굴에 따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

여 얼굴을 제외한 가운데 동일한 배경과 동일한 크기

로 자극물을 추출하였다. 1차로 수집된 사진은 총 58

개이고, 이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다시 30개의 자극

물을 선정한 뒤, 패션디자인 전공자 중 석사 졸업 이상

의 20-30대 직장여성 2명에게 자문을 얻어 최종적으

로 12개의 자극물을 추출하였다. 이 자극물은 패션 관

련 연구자, 패션디자이너, 패션 MD, 패션 전공 대학원

생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12명의 설문 조사를 통하

여 검증하였다. 또한 자기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직장여성들의 자기 이미지 언어에 관련된 선행연구

(Kim & Kim, 2018)를 참고하여 Professional, Natural, 

Sexy, Modern, Chic, Romantic 과 같은 이미지 어를 수

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극물별로 Professional, Natural, 

Sexy, Modern, Chic, Romantic의 이미지 형용사 어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답변

하도록 하였다. 앞서 추출한 이미지 언어 6개와 자극

물 12개를 다음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Jennifer and Julie(2005)는 질적연구란 사회적 실체

Professional Natural Sexy

           

[A] Toykeat 

 [B] Phillip Lim

[C] Hereu

  [D] Theory

[E] Lady volume

 [F] Eightseconds

Chic Modern Romantic

   

[G] Time

  [H] Lanvin

[I] VoV

  [J] Studio nicholson

[K] Roem

 [L] Vemver

Table 3. Fashion style divisio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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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

는 가에 관심을 두는 연구방법으로 분석과 설명 방법

에서 복합성, 세부 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

점을 둔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패션을 총체

적으로 조망하기에 좋은 연구 방법이며, 양적 연구가 

놓칠 수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생생하

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적 연구에서 만들어

진 결과가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자의 개인

적인 편견이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이

를 보완하고 심층면접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자는 25-34세 직장인 여성 32명으로, 

2022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15일의 기간 동

안 예비 설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총 2회 진행하

였다. 설문조사는 추후 심층 면접 대상자를 탐색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지

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크게 총 

4개 영역의 2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비대면 화면을 사

용하는 횟수에 대한 항목과, 사용한다면 어떠한 어플

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

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사용 횟수를 묻는 문항은 7문

항으로,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에 맞추어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대면 화면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패

션스타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7문항, 어떠한 연출요소

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6개 문항을 구성하였

다. 총 32명으로부터 기초조사 결과를 확보하였고, 그

중 주 3회 이상 줌을 사용하며, 줌의 연출 요소를 사용

하는 이들로 총 12인을 최종 선정하여, 이후 심층 면접 

단계를 진행하였다. 

 

3) 심층면접 

Jennifer and Julie(2005)는 심층면접이란 질적 연구

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사방법으로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또는 느슨하게 구조화된(loosely struc-

tured) 형태의 면접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심층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개인의 생생한 경험을 보여주고, 

개인의 경험을 맥락 안에 놓아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

어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층면접은 기초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28-38세 

직장여성 12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20일부터 12

월 20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의 항목은 총 7항목으로, 개인의 특성 및 사용현

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비대면 화면에서 이미지 표현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질문 내

용을 살펴보면, 내부적 연출 요소를 통한 연출 방식, 즉 

배경 효과의 사용 여부 및 사용 이유, 그리고 어떠한 배

경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3문항의 질문을 구성하였

다. 또한, 필터 효과의 사용 여부와 사용 이유, 그리고 

어떠한 필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3문항을 구성하였

다. 다음으로 자신의 추구 이미지에 관한 질문과 상황

별로 추구하는 이미지, 그리고 비대면 화면에서 선호

하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질문과 대면과 비대면 시 착

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질문 항목으로는 심층면접과 함께 진행된 개개인의 

줌 조작물에 대한 일치도와 만족도에 관한 질문이 포

함되었다. 인터뷰 후 2023년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

지 12인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

문 조사 결과 중에, 제시된 이미지와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선택한 이미지 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관한 리커트 5점 척도를 기반으로 한 추가 조사가 있었

다. 또한, 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이를 다른 사람들

이 인식하는 이미지 간의 일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조사도 진행되었다.

 

4) 분석방법 

12인의 심층 면담 결과를 전사기록 후 Giorgi(1994)

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과 Strauss and Corbin(1994)

의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으로 개방 

코딩 단계 이후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

을 확인한 후, Strauss and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

구 방법 중 하나인 축코딩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Giorgi

의 현상학적 연구는 자료에 대한 기술을 중요시하고 

심층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경험과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25-35대 직장 여성들이 비대면 

화면에서 연출하는 표현 특성과 연출 요소를 통해 나

타내는 추구 이미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도 이 자료 분석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4가지로 나

누어진다. 첫 번째, 연구대상자가 진술한 전체적 내용

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을 반

복적으로 읽는다. 두 번째, 전체의 진술 내용에서 의

미 단위를 구분한다. 세 번째, 앞서 구분한 의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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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표적인 학문적 용어로 변형한다. 마지막으로, 변

형된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해 추출된 개방 

코딩을 통하여 비대면 화면에서 25-35대 직장여성이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고 그를 위해 어떻게 표현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서 참여

자가 어떤 추구 이미지 유형을 보이는지, 그 유형이 내, 

외부적 조건과 개인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

당 추구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전략과 그 결

과를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사된 

자료를 대상으로 Strauss and Corbin(1998)의 근거이

론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축코딩의 분석을 시행하였

다. 코딩은 인터뷰 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

주화 하는 과정이다. 원자료에 대한 검토 과정을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내용을 범주화 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 개방코딩에서는 심층 인터뷰 전사자료에

서 단어와 어절, 문장으로 구성된 의미단위를 대상으

로 개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하위 범주와 범주를 재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반면, 축 코딩 과

정에서는 추출된 범주를 대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현상을 재분류하는 범주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재설정된 범주는 전체 축과 틀 안

에서 각각의 중심 현상과 인과 조건, 맥락과 중재 조건, 

전략과 결과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25-35대 직장여성

이 비대면 화면에서 선택하는 표현 현상을 총체적으

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이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인의 검토를 거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

개념화를 실시하고 범주를 이동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 단계

별 분석과정은 아래 <Table 4>와 같다.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Survey Preparation

Constructing a questionnaire for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types and patterns of fashion imagery 

elements in online environments, based on prior research

Table 4. Research analysis flowchart

Survey Questionnaire

Collecting Participation Preference for In-depth Interviews Using Snowball Sampling to Select 12 Individuals

In-depth Interview

Implementation: Conduct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elected 12 Individuals 

Analysis: Transcribing Survey Results

Analysis of Results

Conduct data analysis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Giorgi, 1994) and Strauss & Corbin's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Strauss & Corbin, 1998). Utilize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to perform the open 

coding stage and then confirm causal relationships. Afterward, apply Strauss & Corbin's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specifically axial coding, to further analyze and categorize the representation methods and types of fashion images in a virtual 

environment

Conclus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ults, we can propose effective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fashion representation 

in a virtu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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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20-30대 직장여성의 추구 이미지와 표현방법을 유

형화하기 위하여,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최상의 범

주를 대상으로 하여 상호 인과관계 중심 현상을 기반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30대 직장여성의 추구 이미지 유형 

첫째, 전문적 이미지는 일종의 권위감을 가진 유형

으로 자기의 지위나 직업에 따라 강렬한 이미지를 추

구하는 동시에 비대면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주로 타

인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자 전문성을 지닌 사람

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의 

패션스타일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는, 비대면 화

면에서는 상의만 중점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의복을 갖춰 착용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나 직급에 따라 타인으로부

터 오는 이미지가 어떠한지도 신경 쓰며 의복을 선택

하고 착용한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이미지를 추구하

는 직장여성들은 자기 이미지와 변경된 자기 이미지를 

고려한 옷을 입고, 대면 상황과 동일하게 비대면 상황

에서도 전체를 갖춰 옷을 착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모던하고 깔끔한 이미지는 공적 미팅 상황을 

고려하여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방법으

로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깔끔한 이미지란 연출 요소를 과도하지 않게 사용하

면서 비대면 환경에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다. 

셋째,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유형은 어떠

한 특정 이미지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직업과 상황에 대하

여 줄곧 생각하며 상대방의 시선 또한 고려하였고, 자

기가 설정한 패션스타일링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

동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 추구 이미지 유형별 표현방식

도출된 3개의 추구 이미지 유형의 표현방식을 내부

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로 나누었으며, 내부적 요소는 

배경효과, 필터효과로 분류하였고, 외부적 요소는 의

복, 메이크업, 헤어팩 및 액세서리, 조명, 각도로 분류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이미지 추구를 위한, 앱 내부의 기능적 

연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배경 화면의 경우 무채색의 

배경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였다. 간혹 뒷배경

이 지저분하거나 어수선한 경우 별도의 인테리어 배

경 이미지를 사용해 공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본인의 직업과 어울리는 별도의 배

경 화면을 선택하고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

진 직업의 특성과 전문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필

터 항목에서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설정하

는 한편, 그 외의 요소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있

는 그대로의 모습을 추구하였다. 개별적 연출 요소로

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거나 풀었으며, 액세서리의 경

우 작은 포인트의 귀걸이 정도를 선호하였다. 더불어, 

자신의 직업과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상을 착

용하였다. 주로 내추럴 톤의 셔츠나 블라우스를 선호

하였다. 메이크업의 경우 눈썹과 아이라인, 립 위주로 

메이크업에 신경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명의 경우 

상의가 잘 비춰지도록 조명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

다. 각도에 있어서는 정면 각도를 선호하고 상의 전체

가 나오도록 카메라의 간격을 조정하였다. 

 

“저는 15년 차 디자이너인데, 제가 미팅을 할 때 사람들이 저

를 주목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제가 전문적이고 카리스마 있

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비대면으

로 미팅을 할 때 셔츠에 추리닝을 입으면 이질감이 들어서 하의

도 꼭 상의 셔츠와 어울리는 옷을 함께 착용해요. 저는 남이 봐도 

제가 디자이너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옷에서는 힘

을 줍니다.” (P. 35세)

“학생들이 저를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으로 봤으면 해요. 그

런데 제가 캐쥬얼 차림의 편한 옷을 입으면 권위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격에 맞춰서 입으려고 해요. 제가 말하는 규

격은 셔츠에 세미 정장 바지입니다.” (H.33세) 

“너무 요란한 액세서리와 의상, 그리고 제스쳐도 제 권위감

을 떨어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차분하게 말하려 하고 차

분하게 입으려고 해요. 그리고 줌에서 배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프로페셔널 하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사무실과 같은 분위기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요.” (W.35세)

 

위의 진술을 통해, 해당 응답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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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게 하려는 추구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셔츠와 같은 공적 상황에 어울리며 권위감을 주는 의

복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단지 타인의 시선

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스스로 의복 상태나 분위기의 

일관성 및 균형을 고려하여, 단지 상의나 상체만이 화

면상에 나타나는 비대면 화상 회의에서도 상, 하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갖추어 입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유형에서 발견되는 전형

적인 특성으로도 파악된다.

둘째, 모던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내부적인 앱 기능 및 연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배경 화면의 경우 하얀색 커튼 또는 하얀색 자체만의 

배경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단정한 배경 처리법을 선

호하였다. 필터 항목에서는 피사체를 화사하게 보여

주는 필터를 적용하여 본인의 얼굴이 보다 환하게 보

이기를 선호하였다. 개별적 연출요소로는 머리를 단

정하게 묶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차분하게 정돈

하는 한편, 화장도 지나치게 화려하기보다는 수수한 

메이크업을 선호하였다. 액세서리에서는 화려한 장

식을 배제하고, 디테일이 적은 심플한 패션 아이템을 

착용하였다. 의복에서는 신체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착장 시 여유롭고 심플한 핏을 선호하였으

며 화려하거나 튀는 느낌을 피해 주로 무채색과 자연

스러운 내추럴 톤의 색상과 실루엣의 복장을 선호하

였다. 조명의 경우 강하지 않은 빛과 조명과의 간격을 

조정하여 자연스러운 조명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

다. 각도에 있어서는 정면 각도를 선호하였다.

“화려한 패턴형의 셔츠 말고 하얀색 셔츠형으로 단정하게 

입고 깔끔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경 화면도 무채색을 좋

아합니다.” (J.30세)

“작은 틀의 화면에서 저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저를 보는 첫 

인상이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주로 

무채색의 셔츠형을 입어요. 단정해 보이게요 아무래도 공적인 

상황의 미팅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동일하게 입는 게 맞는 것 같

아요.” (N.32세)

이들은 깔끔한 이미지를 위하여 셔츠를 착용을 즐

겨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하얀색 셔츠는 기본적으

로 깔끔한 분위기를 주면서도 어느 정도 ‘차려 입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 자주 입는 패션 아

이템이라고 하였다.

“업체와 미팅을 할 때가 많아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으면 

너무 격식 없고 자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에서도 단정하

고 깔끔하게 입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셔츠나 블라우스를 주로 

입어요. 그리고 화장도 최대한 색조가 진하지 않게, 튀지 않게 하

려고 해요.” (Y.29세)

단정하고 깔끔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경우, 화려하

고 튀는 색상의 옷과 메이크업은 피하는 대신, 차분한 

실루엣과 스타일로 깔끔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요.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건 

부담스럽고, 투머치한 연출은 공적인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해요. 대면 상황 때처럼 단정한 블라우스나 셔츠에 세미정장 바

지 정도를 입고 배경을 깔끔하게 해요.” (G.27세)

“지난 번 줌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이 너무 화려하게 

하고 입장을 했어요.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꾸민 

것 같고 직장이지만 학생이라는 상황에 맞지 않아 보였어요. 그

래서 저는 아무래도 수수한 차림을 하고 최대한 튀는 아이템은 

배제하려고 해요 가령 주위를 집중시키는 큰 액세서리 같은 거

요.” (L. 28세) 

위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화

려하고 과도한 패션 아이템의 사용과 패션 스타일링 

방법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나 지나치게 눈에 띄는 스타일로 인해 패션

에 신경을 쓴 것이 너무 티가 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

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자연스러운 이미지 추구하기 위한 앱 내 기능

의 연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배경 화면의 경우 아무것

도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뒤의 배경이 지저분할 경우 

블러 처리를 하였다. 필터 항목에서도 아무것도 설정

하지 않았다. 다만, 주변이 어두울 경우 조명 기구를 밝

힌 뒤 그 가까이 줌 화면을 켬으로써 최소한의 얼굴이 

보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개별적 연출 요소로는, 머

리나 화장도 꾸미되 거의 안 꾸민 것과 비슷한 느낌처

럼 연출하였다.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았고, 이에 크

게 집중하지도 않았다. 의복에서는 평상시와 유사한 

의복스타일로 비대면 환경이라고 특별히 신경 쓰는 모

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명의 경우 조명을 따로 사용하

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하거나 실내 등 밑에서 줌을 사

용하였다. 각도에 있어서는 정면 각도를 선호하였고 

카메라에서 자신의 모습이 크거나 작게 보이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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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로 줌이라고 상의만 중점적으로 꾸미거나 하진 않아요. 

평상시 저는 히피 스타일을 좋아해서 페이즐 무늬 있는 원피스

도 입고 편하게 믹스매치 해서 입어요. 머리도 이상태(히피펌)

로 따로 묶진 않고 화장도 특별히 집중되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모습은 제대로 나왔으면 해서 (줌미팅시) 어두울 경우 

밝은 곳으로 이동해요.” (L.28세)

“과장되게 설정한 요소들은 오히려 미팅 환경을 저해하고, 

저의 본모습과 너무 달라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설정 안 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고, 그것이 남들 보기에도 덜 

민망해요.” (K. 25세)

대면상황과 같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응답자들은 

과장된 설정 요소나 연출 요소들에 대해 부담감과 괴

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답하였다. 이를 피해, 최대한 자

연스러움을 추구하였고 대면 상황 때와 동일한 이미

지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설정은 피하고 연출 요소

의 활용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20-30대 직장여성의 추구 이미지 유형과 추구 이미지 

유형별 표현방법을 종합 분석한 결과, 면담자들은 비

대면 화면 플랫폼(Zoom)의 다양한 앱 내 기능 및 개인

적 연출 요소를 기반으로 개인의 이미지 연출이 가능

함을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연출 방법을 

형성하는 동시에, 대표적으로 자신의 이미지 표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렇게 형성된 이

미지 표현 방식을 통하여 면담자들은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거나 기존의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미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경우, 첫 번째, 자신의 장

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추구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 추구 이미지와 주

변의 상황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 변화를 원하

였다. 이들은 메이크업, 헤어, 의복, 액세서리, 조명의 

개인적 연출 요소와 배경, 필터 등 앱의 내부적 연출 요

소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이미지 변화를 꾀했다. 이들

의 공통된 목적은 기술적 연출 기능을 통한 편리함, 변

화에 대한 흥미로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자신의 체

면, 본인의 강점 부각과 단점 보완을 목적으로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였다.

“2번필터를 사용하면 화사해 지는 기분이 들어요, 평상시 화

장법보다 더 잘되는 느낌이라 이 변화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따로 메이크업을 안해도 돼서 편리해요.” (S. 29세)

“저를 아는 사람 말고 특히 외부직원을 만났을 때. 저의 체면

을 위하여 효과를 설정하려고 해요. 이것은 나름 저만의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효과는 보통 화사하게 2번 필터를 

쓰고 색조를 조정을 해서 또렷하게 보이게 효과를 줘요. 저는 무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해요 제 단점을 커버해준다고 생각해

요.” (N. 32세)

“저는 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늘 머리를 내려서 얼굴을 갸

름하게 보이게 해요. 아무래도 비대면 미팅에서는 상의가 중점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더 신경 쓰일 때가 있어

요.” (J. 30세)

“저는 제 얼굴 중에 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눈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눈화장에 집중하는데 줌 화면에서도 상체만 보이니까 아무래

도 눈에 힘을 더 주게 되는 것 같아요.” (P.35세)

기존 이미지의 유지를 추구하는 사람의 경우, 비대

면 화면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

한의 보정과 효과를 적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들은 연출 요소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 대면 상황

과 비대면 상황 간에도 가능한 괴리감 없는 모습을 연

출하려 노력하였다. 동시에, 과장된 연출 요소에 대해

서는 거부감과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꾸밈의 행위나 정도를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 또한 이미지 변화를 원하는 사람

들과 동일하게 메이크업, 헤어, 의복, 액세서리, 조명

의 개인적 연출 요소와 배경, 필터 등 앱의 내부적 연출 

요소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이미지 유지를 위한 공통된 목적으로

는 대면 상황에서 타인을 마주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망한 감정과 창피함, 그리고 본인의 모습과 달라진 

것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라는 사람은 동일한데 화면에서 비치는 모습과 다르면 

너무 민망해요. 최대한 대면시와 유사하게 옷도 메이크업도 하

려고 해요. 가끔 메이크업 안 했을 때 하얗게 해주는 필터를 쓰기

도 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단계를 조정을 해요. 자연스럽게

요.” (N. 32세)

“과장된 기능은 불편해요 제가 아닌 거 같은 모습은 부담스

럽고 남들이 비웃을 것 같아서 챙피해요 (3번필터 눌러보면서) 

웃기지 않나요.” (H. 33세)

“대면상황과 비대면 상황에서의 메이크업과 의복은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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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다르게 보이기 싫거든요. 어차피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화

면에서만 꾸미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냥 저는 평상시와 비슷

하면 좋겠어요.” (W. 35세)

정리하자면, 20-30대 직장여성들은 내외부적 요소

를 통하여 각자의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동일 이미지

를 추구하는 등 이미지 연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

습을 보였고 이들의 변화 또는 유지의 표현방식은 공

통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

임을 알 수 있었다. 추구 이미지에 따른 유형별 표현방

식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Table 5>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30대 한국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비대

면 화면에서의 추구 이미지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에 

따른 연출 특성과 표현방법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자 연출요소를 활용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서의 착장

과 패션 스타일링에서 동일함을 보였고, 강조된 메이

크업을 통해 타인의 시선을 끌고자 하였다. 또한, 본래 

Expression method Professional image Modern image Natural image

Type
want to be perceived as someone 

with expertise and professional.

Want to be perceived as contem-

porary.

Want to be perceived as authentic 

and true to myself.

Internal 

factor-Background 

effect

A monochromatic background 

and an interior photo related to the 

profession.

A white wallpaper background, 

white curtains, and a white interior 

backdrop.

No specific setting, but if the back-

ground is messy, it can be blurred.

Internal factor-

Filter effect

Using Filter 3 with distinct color 

adjustments for facial features and 

no specific settings.

Using Filter 2 to give a vibrant and 

lively appearance.

No specific settings, but if it's dark, 

use lighting to highlight the minimal 

visibility of the face.

External factor

Clothing

Wearing a natural-toned blouse or 

shirt that seems suitable for your 

profession.

Simple fashion items with mini-

mal details and avoid flashy de-

corations. Choose neutral-toned 

and colored.

A mix-and-match style that resem-

bles your everyday clothing style.

External factor-

Make-up

Paying attention to makeup, fo-

cusing on eyebrows, eyeliner, and 

lip-centric makeup.

Opting for a subtle makeup look, 

excluding vibrant elements, and 

using foundation to achieve a nat-

ural complexion. Using a modest 

lipstick shade.

Wearing a minimalistic makeup look 

that appears effortlessly done. Not 

focusing intensively on specific 

makeup techniques or areas.

External factor-

Hair and accessories

Styling the hair neatly with a hair-

dryer or opting for a sleek, pulled- 

back style. Wearing small, subtle 

earrings as a minimal accent.

Styling the hair neatly with a hair-

dryer or tying it back into a sleek, 

unified hairstyle. Avoiding bold 

or flashy accessories.

Maintaining a hairstyle like your ev-

eryday look without putting extra ef-

fort into hairstyling. Not using any 

accessories to accessorize the hair.

External factor-

Lighting

Using lighting to ensure that your 

top is well illuminated and visible.

Using natural lighting or a soft, 

gentle lighting setup that does not 

harshly accentuate the face.

Not using any additional lighting 

and relying on natural light or indoor 

lighting from below, creating a soft 

and natural illumination.

External factor-

Angle

Adjusting the camera angle to a 

frontal view, allowing the entire 

top to be captured in the frame.

Preferring a frontal angle for the 

camera setup.

Not paying specific attention to 

whether the frontal angle makes you 

appear larger or smaller in the frame.

Features

Wearing a complete outfit, consid-

ering your self-image, even in a 

non-face-to-face situation.

Feeling a reluctance towards fla-

shy and excessive styling and 

wanting to avoid appearing too os-

tentatious or attention-seeking.

Preferring a natural look as much as 

possible. Striving for consistency 

with the image pursued in face-to- 

face situations and minimizing the 

use of styling elements.

Table 5. Expression methods according to the pursued image in a non-face-to-fac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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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변경된 이미지를 고려하여 패션 스타일링을 

선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모던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유형은 

클래식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화

려한 무늬나 색상을 배제하고 과도한 스타일링에 대

하여 거부감을 보였다. 이들은 패션에 신경 쓰는 것이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확

인하였다.

셋째,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유형은 본인

의 본래 이미지와 최대한 유사하게 보이려고 노력하

는 한편, 자신이 정해 놓은 패션 스타일링 범주 내에서

만 움직이며 과한 연출 요소는 지양하였다. 또한, 연출 

요소나 기술적 앱 내 기능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자

연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틀에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각 참여

자들은 비대면 화면에서의 앱 기능 및 개인적 연출 요

소를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추구하고 표

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면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나 가치에 

따라 연출 요소가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30대 직장여성들이 비대면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자 하는 추구 이미지들은 각 이미지별로 단독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 나타나기도 

하며, 하나로 특정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추구하는 이

미지는 각자의 상황, 개인적 특성, 외모, 직업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타인의 시선을 의

식한 가운데 형성된 것이며,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도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대면 화면에서 연출

을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즉, 이들에게 비대면 

화면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표현 수단과 전

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화면에서도 

개인의 추구 이미지 구현과 제고를 위하여 패션 이미

지 연출에 대한 인식 및 연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비대면 환경의 연출 전략을 수립할 경

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비대면 환경의 화면이라는 

온라인 매개체의 구조적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즉, 대면 상황에서는 현장이라는 자연적 조건과 상대

와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발표자가 직접 관련 

요소들이나 스스로의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

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보정할 수 있으며, 즉각적이

고 입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 비대면 환

경의 화상 회의 등에서는 철저히 Zoom 또는 이와 유사

한 기능의 플랫폼과 같은 특정 플랫폼과 ‘카메라’라는 

광학적 도구에 따라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상대

와의 상호 작용에서도 신체적인 움직임 또한 얼굴과 

상체로 제한된다. 자신이 연출한 이미지의 결과 역시 

상대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한 

‘화면’이라는 평면적이고 광학적인 매체를 거쳐 2차

적인 형태로 전달된다. 한 마디로, ‘거울로 보이는 것’

과 ‘컴퓨터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보이는 것’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요

소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연출하더라도 화면을 통해 

전달된 뒤 상대가 느끼는 인상은 실물의 느낌과 일정 

정도 차이를 갖게 된다. 

따라서, 줌에서의 이미지 연출 전략을 수립할 때 바

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관련 기기, 

즉 컴퓨터나 휴대폰의 촬영 품질이나 영상의 특성은 

물론 ‘줌’의 앱 내 연출 기능까지 미리 상세히 확인하

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기 자체가 만들어내는 차이

를 미리 감안하여 이미지 연출 시 반영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미지 연출 후 화면상 나타

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자신의 카메라(또는 휴대폰 카

메라)로 매번 한 컷 씩 촬영한 후 그 사진들을 모아 서

로 대조,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실물이 

줌 화면이라는 매개체를 거칠 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

나 어떻게 달라 보일 수 있는지 기본적인 변화 값을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비대면 조건의 화상 화면에

서는 입체가 아닌 평면의 형태로 획일화된 ‘앵글’의 제

약을 받게 된다. 더욱이 전신이 아닌 상반신을 통해 자

신의 이미지가 전달된다. 따라서, 주어진 프레임 안에 

얼굴과 상반신을 어떠한 비율과 각도로 위치시킬 것

인지 몸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

때 화면상 발표자들의 상반신 포즈 자체는 사실상 대

동소이 하다. 따라서, 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디테일이

다. 예를 들어, 얼굴의 표정과 응시 방향, 상체의 방향, 

어깨와 가슴을 곧게 펴는 등 자세 전반의 안정감과 곧

음, 기타 제스처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

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여 세밀히 확인, 보정할 필요

가 있다. 아무리 멋진 외적 연출 요소를 사용하여도 몸

에서 나타나는 자세나 태도 등 몸가짐과 동작의 전반

적 디테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작위적인 연

출과 같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프레임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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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도와 자세로 화면상 자신을 표현하는 발표자의 

이미지는 상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더한다.

본 연구를 통해 비대면 화면을 통해 나타나는 여성 

직장인들의 추구 이미지와 패션 이미지 표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여성 직장인들의 자기표현 이미지에 대한 컨설팅 지

표이자 패션 연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본 논문

의 가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산업 측면에서

도 더 효과적으로 비대면 화면 플랫폼의 만족도를 높

이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 데이터

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일정 정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본 조사

에 사용된 표본 집단의 응답에 한하여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은 한계로 꼽을 수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을 20-30대가 아

닌 10대-40대 등 보다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룬

다면 각 프로그램 및 연령별로 다양하고 상세한 특성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성격 유형 또는 인상관리론의 틀과 연결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보다 견고하고 깊이 있는 연

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더

욱 풍부한 데이터와 세밀한 접근 방식 아래 후속 연구

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비대면 환경의 화면 플랫폼 시

대에 걸맞은 패션 연출 관련 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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