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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패션산업에 대해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가 강조되면서 동물보호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액

티비즘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ETA의 활동을 살핌으로써 패션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동물

보호 액티비즘의 비판적 메시지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산업을

겨냥한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둘째, 동물보호 단체는 패션산업을 겨냥한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가? 셋째, 이 메시지는 어떠한 표현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PETA의 활동을 사례로 동물보호 액티비즘이 패션산업을 겨냥한 액티비즘 활동을 진행할 때, 패션산업계에

전달하고 있는 비판적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법, 표현 방식을 유형화함으로써, 패션산업이 동물보호의 관

점에서 비판받는 영역들과 그 사회적 함의를 알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PETA가 패션산업을 대상으로 활동

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물보호 액티비즘 메시지의 내용은 동물이 패션제품

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희생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생산자에 대한 비판과 소비자의 동물성 소재 구입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메시지 전달 방법은 집단 시위 및 퍼포먼스와 공익광고 캠페인, 주주활동,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메시지 표현 방식은 감정적 호소 방식과 이성적 설득 방식으로 유형화되었

다. 이러한 유형은 PETA가 비판하는 동물착취적 산업들에 대한 액티비즘 활동들과 유사한 양상이었으나, 

소비자 행동주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더불어, PETA의 패션산업에 대한 동물보호 

액티비즘 활동 중 나타나는 여성의 성 상품화나 과도하게 자극적인 이미지 사용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나타

났다. 본 연구는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메시지 분석이 진행된 적이 없는 패션산업에서 이를 탐구하였다는 의

의가 있으며 후속연구로 시대별 변화하는 패션에 따라 액티비즘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탐구하는 것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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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윤리적 삶을 위한 행동주의인 액티비즘이 

주목받고 있다. 액티비즘은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

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Tarrow, 1998). 이는 

정치운동, 불매운동, 집회, 시위, 파업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Noh & Lee, 2017). 현대 

패션 분야에서의 액티비즘은 기업과 생산자가 인

식하는 사회적 가치에 관련하여, 의식 있는 소비

자들은 환경보호, 노동자보호, 동물보호 등의 가치

를 존중하게 되었다(Shen et al., 2012). 현시점에서 

패션과 액티비즘을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패션 

분야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방향

이나 패션디자인을 활용한 액티비즘과 관련한 연

구들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나

타난 패션 액티비즘을 이상미 해체 현상을 중심으

로 해석한 사례 연구(Jeong & Lim, 2020), 사회적 

역할을 하는 디자인 액티비즘을 탐구하고 패션디

자인의 변화에 따른 액티비즘의 유형을 탐구한 연

구(Noh & Lee, 2017)이 있지만, 구체적인 탐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패션산업에서 동물성 제품은 생

명 자체가 재화로 생산되고 소모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들로 패션산업에 대한 비판

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산업을 겨

냥하여 액티비즘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동

물보호 비건(vegan) 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이하 ‘PETA’)가 패션

산업을 비판하는 쟁점과 그 방법을 살피고자 한다. 

단체의 활동과, 긴 역사,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

였을 때, PETA를 사례로 살피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산업을 겨

냥한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둘

째, 동물보호 단체는 패션산업을 겨냥한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가? 셋째, 이 메시지는 어

떠한 표현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가? 위 

연구 문제를 통해 PETA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동

물보호 액티비즘이 패션산업을 비판하는 관점들을 

탐구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비판점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를 알고자 한다. 동

물보호 액티비즘은 운동 대상이 되는 동물의 직접

적인 내러티브를 담아낼 수 없어, 운동 주체인 활

동가에 의해 간접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난제

가 존재한다. 이에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패션산업이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비판

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패션산업이 동물 

생명의 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윤리적 방향성의 

발판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동물보호 

액티비즘과 패션산업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배경 및 

범주를 파악하고, 동물보호 액티비즘 활동을 진행

하는 비건 단체 PETA의 사례에서 패션산업이 액

티비즘의 대상이 된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구체적

으로, PETA의 활동 중 패션산업, 패션제품, 패션

브랜드가 대상이 된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PETA가 수십 년에 걸쳐 수행한 액티비즘 

활동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이 방법의 목적은 PETA의 활동영역과 그 내용

을 포착하는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물보호

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었다. 먼저, 데이터 수집 과정을 시작

하기 위해 PETA가 관리하는 공식 아카이브 데이

터를 활용했다.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록

들을 포괄하는 이 데이터는 단체의 내부 보고서, 

보도 자료, 캠페인 자료, 뉴스레터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자료로 구성된다. 

총 102개의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공식 아카이브

에 기록된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다

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실행하였다. 활동은 

맥락, 범위 및 영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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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으며,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사례에 대한 약 4-5개의 관련 뉴스 자료와 상호비

교하여 참조했다. 이를 통해 약 419개의 참고자료

를 추가적으로 분석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액티비즘 개념과 패션에서의 액티비즘

액티비즘이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조명하고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행동주의 운동이다(Herzog 

& Golden, 2009). 액티비즘은 기존 권력 구조에 도

전하고 사회 정의를 옹호하며 체계적 변화를 일으

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

을 포괄하는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정치적 현

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Noh & Lee, 2017). 이는 사

회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불공평함이나 

차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나 정의에 대한 옹호를 

바탕으로 한다(Tarrow, 1998). 이를 통해 더욱 공평

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

는 등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

며, 의사결정자와 권력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위, 보이콧, 로비, 전략적 공익광고 캠페인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

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공평하고 지속가

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패션은 액티비즘의 도구로서 

활용된 바 있다. 패션은 지속가능성, 자기 몸 긍정

주의, 성 평등, 동물보호와 같은 주제를 대두해왔

다. 패션과 액티비즘의 이러한 교차점은 소비자가 

의복 선택을 통해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했다(Chung & Yim, 2020). 패션쇼

는 디자이너들이 사회 규범에 도전하고 사회 변화

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적극성

을 위한 공간적 장소로 떠올랐다. 현재 많은 디자

이너들은 패션쇼에서 발표하는 컬렉션을 사용하여 

성 평등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속가능한 재료를 

선보이며, 다양한 체형의 모델들을 가시화하는 등 

패션과 관련된 기존 사회 규범에 도전하고 있다

(Pompa, 2021).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이러한 패션 

액티비즘을 가시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

다(Fuad-Luke, 2010).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의 

인플루언서와 액티비스트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공

개적으로 발표하는 소위 미닝아웃(meaning-out)을 하

며, 액티비즘 활동을 전시하고 팔로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다(Park & Lee, 2021). 

종합하면, 패션과 액티비즘의 융합은 다양한 사

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되었다. 패

션쇼, 소셜미디어 플랫폼, 윤리적 패션브랜드의 부

상은 모두 액티비즘 활동의 가시성과 영향력에 기

여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물보호 활동은 동

물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패션산업에서 잔인

함이 없는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필

수적인 힘으로 등장했다. 

2. 동물보호 개념과 패션에서의 동물보호

동물보호 의식은 종차별주의(speciesism)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다. 종차별주의라는 용어는 1970

년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라이더(Richard Ryder)

가 처음 제시한 용어로, 1975년 호주인 철학자 피

터 싱어(Peter Singer)가 ｢Animal Liberation｣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물보호 개념의 주요 논점이 

되었다(Choo, 2005). 동물보호 관점에서 종차별주

의에 대한 비판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특

별한 대우와 보호를 받는 반면, 소와 돼지 등 가축

은 물질재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다

(Shapiro, 1990).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가치는 동등한 수준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입장을 취한다(Singer, 

1990). 동물보호 개념의 발전에 기여한 다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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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은 도덕적 지위가 동등하지 않더라도 존중의 대상

이 됨을 주장했다(Youngmevittaya, 2019). 미국 철학

자 톰 리건(Tom Regan)은 저서 ｢Empty cages: Facing 

the challenge of animal rights｣에서, “모든 생명은 

본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간과 동물은 동등하

게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Regan, 2004). 

이러한 이념에서 시작되어 동물보호는 정부지자

체 차원의 제도와 법제로 발전하였다. 동물복지 선

진국들은 단순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것 외에, 동

물이 생명체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동물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장 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를 자문기구로 마련하였고, 동물

복지의 기초가 되는 ‘동물의 5대 자유’를 통해 세계 

동물복지의 기본을 마련하였다(Yoo, 2007). 이는 배

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안과 스트레스로부

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자유, 상처와 질병

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로 정리된

다(Sin, 2013). 미국은 동물의 운반, 도살, 입양 등과 

관련된 연방법이 주마다 개별적으로 있으며, 일본

은 동물실험에 대한 원칙 등이 마련되었다. 한국은 

학대나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문제에 따라, 동물보

호법과 더불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Yu, 2008). 이러한 제도의 마련은 중요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만 강조되며, 가축에 

대해서는 생명체로서의 보호가 아닌 사유재산의 

차원에서 보호된다는 차별의 한계점이 있다. 독일

은 200년가량의 동물 관련 복지 역사를 가진 나라

로,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반려동물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동물에 대한 보호는 여

전히 동물보호단체에 일임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Han, 2022). 이에 사회운동으로서 동물보호 액티비

즘은 단순히 동물애호의 수준을 넘어 종차별주의

라는 사회문제에 대항하고자,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체로 취급하는 사회 시스템을 지적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패션산업에서 동물보호 개념은 친환경 패션, 윤

리적 패션, 그린 패션, 에코 패션, 비건 패션 등 동

물과 함께 공존하고 생태계 환경까지도 고려하려

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패션산업에서 동물보호 담론이 가장 강조되었던 

영역은 모피(fur)의 사용과 관련한다. 모피란 천연

상태의 생가죽을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무두질한 

소재이다(Kim, 1998). 모피로 생산되는 동물종은 

약 130여 종에 이르는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피

의 일반적 종류는 밍크, 여우, 너구리, 양, 담비 등

이다(Oh, 1995). 1980년대부터 지속가능성과 윤리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PETA를 중심으

로 동물 및 환경단체들의 모피반대 운동이 확산되

었으며, 오늘날 모피 소재는 야생동물멸종과 동물 

학대 등 비윤리성으로 인한 비난을 받고 있다. 

모피에 대한 반대로 주목받은 패션산업에서의 

동물보호 액티비즘은, 오늘날 더욱 확장되어 현재 

패션산업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부터 패스트 패션

브랜드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퍼 프리(fur 

free), 레더 프리(leather free) 운동과 비건 패션

(vegan fashion)으로 성장하였다. 비건 패션이란 ‘비

거니즘(veganism)’을 패션에 적용한 개념으로, 동

물의 가죽이나 모피, 털, 상아 등 동물의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패션을 의미하며(Jeong & Chun, 

2021),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특히 동물

보호 의식의 증가로 인한 패션 소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모피 외에도 동물보호 액티비즘은 육류 

산업과 관련이 있는 가죽 산업에 대한 비판을 주

장한다. 삼림벌채와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는 가죽 

생산을 비판하고 비건 가죽과 같은 대체 재료를 

옹호함으로써, 동물보호 액티비즘은 패션산업이 

더 윤리적인 구조가 되기를 장려한다. 한편, 동물

보호 액티비즘은 패션브랜드의 상업적 이윤을 위

해 이용되기도 하는데, 동물성 소재 사용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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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은 물론, 멸종위기 동

물이나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 퍼 프리 운동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브랜드와의 협업 전개나 패션브

랜드의 펫 라인 출시 등 동물, 생태계 모두를 염두

에 둔 새로운 윤리적 소비문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Wi & Kim, 2019). 

정리하면, 패션산업에서의 동물보호 액티비즘

은 동물권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옹호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패션산업은 소비

자 생활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

라, 디자이너와 패션 소비자의 실천을 통해 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동물보호 액티비즘은 동물

에 대한 윤리적 대우를 조명해 소비자와 패션브랜

드가 동물성 소재에 대한 선택을 재고하고 잔인함 

없는 대안인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를 수용하

도록 만들었다. 계속해서 패션산업에서는 인간과 

동물, 환경 모두를 위한 윤리적 모색이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동

물친화적인 산업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패션

에서의 액티비즘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며, 패션

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장려하고 소비자들이 패

션제품 선택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영감

을 줄 것이다. 이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패션 분야의 연구에서 동물보호 관련 측

면이 일부 언급되었고 최근에는 비건 패션으로 다

루어지고 있지만(Jeong & Chun, 2021; Jeong & 

Kwon, 2018),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관점에서 패션

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탐구한 

연구는 미비하다.

3. 동물보호 단체 PETA의 활동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 비영리 

동물보호 자선 단체인 PETA는, 싱어의 책 ｢Animal 

Liberation｣의 영향을 받은 잉그리드 뉴커크(Ingrid 

Newkirk)와 알렉스 파체코(Alex Pacheco)에 의해 

1980년 설립되었다(Mika, 2006). PETA는 전 세계

에 9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지에 지

부가 있다. PETA는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며 그들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The issues”, n.d.). PETA의 성명

문은, “우리는 동물들이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합

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의

미합니다. 우리는 동물을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고

도 더 잘 먹을 수 있고, 잘 교육받을 수 있고, 옷을 

잘 입을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

고 말한다(“Our mission statement”, n.d.). 다른 액티

비즘과 달리 동물보호 액티비즘은 운동의 대상인 

동물들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으며, 

운동 활동가가 이를 대신해야 한다(Lee & Lee, 

2017). 이에 PETA는 동물의 권리를 위하여 다양한 

산업체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실천에 앞장서고 있

다. PETA는 가장 많은 수의 동물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던 네 가지 산업 분야를 동

물실험, 식품산업, 패션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라고 주장하며, ‘동물을 실험하고, 먹고, 입고, 오

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위한 활동

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동물실험에 대해 PETA

는 화장품, 제약 및 과학 실험과 관련된 동물실험

의 잔인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동물실험 시설

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를 폭로하기 위한 잠복 조

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기업과 정부가 더 인도적인 

관행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에 사용한다

(“All about PETA”, n.d.). 식품산업에 대해 PETA의 

액티비즘은 소비자들이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인 

채식주의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공장식 가축 생산 

구조의 환경오염적 영향을 강조한다(“Campaigns”, 

n.d.). 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해 PETA는 서커스, 

동물원, 수족관 및 영화 산업 등 동물이 오락적 용

도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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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PETA는 시위와 공익 캠페인 등을 벌이

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더 엄격한 규제와 법 규

제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Mika, 2006). 상

이한 산업들에도 불구하고, PETA의 액티비즘 방

법은 일부 공통점을 공유한다. 먼저, 동물권리문제

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 시위, 

퍼포먼스와 같은 주의를 끄는 전략이 주로 사용된

다. PETA는 이를 위해 공익 캠페인, 행사, 연예인

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증폭시키고 

공개적인 담론을 생성하고자 하며, 기업체나 단체

의 동물 학대를 폭로하기 위해 잠복 수사를 벌인

다. 이러한 PETA의 접근법은 주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개인이 동물보호적인 선택을 하도록 장려

하기 위함이다. 

한편, PETA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PETA는 그들의 시위와 광고 캠페인에서 도를 넘

은 수준의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바 있다(Baran, 2017; 

Deckha, 2008). 학대를 당해 다친 동물의 사진이나 

도살장에서 죽은 동물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가시화하거나, 학대되는 동물을 상징하기 위해 여

성의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혹은 

폭행을 당한 분장을 한 여성의 이미지들이 사용되

곤 하였다. 이처럼 동물 학대에 대한 진술을 하려

는 시도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잔인함

으로 메시지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동물보호에 대

한 경각심이 아닌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성만 

강조하게 된다는 역효과로 볼 수 있다(Pendergrast, 

2018; Scudder & Mills, 2009). PETA는 이러한 비난

에 대해, 현대 사회에 만연한 종차별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동물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하

여 “자극적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의 자

극적인 이미지들은 동물 학대와 같은 심각한 메시

지에 패러디적 요소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보다 접

근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

다(“Animal rights uncompromised”, n.d.). 

Ⅲ. 패션산업에 대한 PETA의 
메시지 특성 분석

1. 메시지 내용 

1) 생산자에 대한 비판

패션산업에 대해 동물보호 액티비즘이 전달하

고 있는 메시지는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여 얻은 

재료의 생산에 대한 반대가 강조되는 내용으로, 

이를 생산자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가죽과 퍼, 실크 등 동물의 목숨을 대

가로 만들어지는 소재나 울이나 다운과 같이 동물

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소재가 사용되는 것에 대

한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PETA는 이러한 재료

를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패션브랜드와 제조업체

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A가 지적하는 

비판점은 단순히 대량 생산된 가축의 사용을 다루

는 것을 넘어 야생 동물의 가죽을 위한 밀렵에 대

한 우려와 모든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었다. 특히, 패션브랜드가 친환경 제품

이나 프로모션, 혹은 비건 제품 라인을 출시하고 

이를 홍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은 

특히 거세게 나타났다. PETA는 2023년 발표한 성

명문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하여 이러한 관

행을 보이는 브랜드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H&M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동물복지

에 신경을 쓴다면, 새들을 폭력적으로 죽인 후 얻

어지는 깃털을 팔지 않아야 한다.”(Waldman, 2023). 

이 성명은 비건 제품 대안을 홍보하고 동물 생명

을 존중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H&M의 비윤리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다운 깃

털의 지속적인 사용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PETA는 ‘H&M’이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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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가죽과 비건 모피를 사용한다는 주장과 달리,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여전히 동물성 소

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비난했다. ‘H&M’의 직물 

공장 방문을 기록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다운 깃

털을 조달하는 데 관련된 실상을 조사하고 관행을 

폭로하며 비판을 입증했다(“Official PETA”, 2022). 

영상은 이 브랜드가 ‘H&M’의 소재 공장이 다운 

깃털을 조달하기 위해 오리들에 대해 비윤리적인 

도살 방법을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사례는 

패션브랜드들이 지속가능성과 윤리성을 홍보하는 

마케팅을 할 때, 브랜드의 주장과 실제 관행 사이

의 불일치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며 동물성 재

료를 사용하는 패션브랜드가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H&M’의 사례는 브랜드가 동물보호적 가

치를 홍보하는 동시에 이와 상반되는 관행을 실행

할 때의 질타와 비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모순

을 드러냄으로써, 동물보호 액티비즘은 패션브랜

드에 책임을 묻고 패션산업 전반에 걸쳐 윤리적이

고 지속가능한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합하면,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비판적 메시지

의 내용은 구체적인 브랜드의 단일적 사례를 넘어 

패션산업 자체로 확장된다. 활동을 통해 PETA는 

패션산업 내에서 더 광범위한 동물보호 담론에 기

여하여 기업들이 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관행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에 패션브랜

드들은 동물복지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비판적 메시지의 내용은 잔

인함이 없는 재료에 대한 강조와 패션브랜드들이 

그들의 공급망과 소싱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유도

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산업체의 변화는 소비

자들로 하여금 패션제품 구매 선택의 영향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2) 소비자에 대한 비판

소비자에 대한 비판은 동물성 패션제품을 구매

하고 사용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잔인하다는 목

소리와 따라서 이러한 소비 형태를 지양하고 동물

보호적 가치와 일치하는 대안적 패션제품을 선택

하자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다운 깃털뿐만 아니라, 

가죽, 퍼, 울 등 모든 동물성 소재에 대한 구입을 

멈추라는 장려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나타났다(“7 

facts about leather”, n.d.). 다양한 형태의 액티비즘 

활동을 통해, 이 메시지 내용은 일관되게 중심적

인 가치관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메

시지는 동물성 소재를 사용한 패션제품의 구매를 

자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수요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품목의 생

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패션산업과 관

련된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는 주장이다. 이 메시지의 설득력은 소비자의 패

션제품 선택과 동물성 패션제품 생산의 더 넓은 

사회적, 환경적 의미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 액티

비즘은 생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결과를 강조함

으로써,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 패턴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동물

성 패션제품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패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요의 변화는 기존의 생산 

구조를 파괴하고 패션브랜드들이 그들의 전략을 

재평가하고 더 지속가능하고 동물보호적인 관행을 

실천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집단행동의 힘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종합하면, 소비자에 대한 비판은 동물성 패션제

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윤리성에 

대한 반대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PETA의 이러한 

메시지는 동물성 패션 소재들을 생산하는 패션산

업의 구조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들

이 더 윤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성 패션제품에 대

한 수요를 방해함으로써 소비자는 패션산업 전반

의 변화를 촉진하고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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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다. 

2. 메시지 전달 방법

1) 시위 및 퍼포먼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 전달 방법으

로는 시위와 퍼포먼스가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는 패션쇼와 패션브랜드 매장 내외

로 나타났다. PETA는 1991년 ‘Oscar de la Renta’ 

패션쇼에서 처음으로 나체 시위를 진행하였다

(Figure 1). "Fur Kills"와 "Fur Is Dead"라는 슬로건

을 활용한 이 시위는 현재까지도 활용되는 전략으

로, 일부 시위자들은 패션쇼장 안에 침입하여 시

위를 벌이다가 강제로 끌려 나가기도 하였다. 시

위를 통한 메시지 전달 방법은 패션쇼장 안 불법 

침입이나 나체 시위 등을 통해 이목을 끌도록 하

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퍼포먼스를 통한 방법은 집단 나체 시위나 동물 

분장, 소품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Figure 

3>은 2011년 뉴욕패션위크에서 동물 분장을 한 시

위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위와 퍼포먼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

시에 위치한 패스트 패션브랜드 매장 앞이나 동물

성 제품을 판매하는 럭셔리 브랜드의 매장 앞에서

도 진행되고 있었다. <Figure 4>는 울 반대에 대한 

시위를 진행하며 털가죽이 벗겨진 양 모형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가죽을 벗기는 작업

을 재연하는 등 동물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연출

하는 방법과(Figure 5), 패션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고통받는 동물을 가시화하기 위해 동물 분장

을 하는 것이 나타났다(Figure 6). 

2) 공익광고 캠페인 홍보 

공익광고 프로젝트는 PETA가 지속적으로 진행

하는 방법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

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PETA가 패션산

업에 대해 비판하는 캠페인 중 가장 대표적인 사

례는 “I’d rather go naked than wear fur”이다(Figure 

7). 퍼를 입느니 나체가 낫다는 이 슬로건은 90년

대부터 진행되어온 바 있으며, 주로 여성 연예인

Figure 1. PETA stormed runway shows: 
How fur went out of style. 

From Oliver. (2022). 
https://www.peta.org

Figure 2. Mayhem at the Christian 
Lacroix fashion show. 

From "Mayhem at the Christian". (2007). 
https://www.peta.org

Figure 3. PETA wraps up fashion week. 
From "PETA wraps up". (2010). 

https://www.peta.org

Figure 4. 7 times PETA showed the 
best look at fashion Week. 

From Sewell. (2015).
https://www.peta.org

Figure 5. PETA ‘Snake’ screams at 
Louis Vuitton.  

From Gavre. (2022). 
https://www.peta.org.uk

Figure 6. PETA mascots. 
From PETA. (2022). 
https://twi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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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누드 사진을 사용한다. 이 캠페인은 많은 주

목을 받고 담론을 만들어냈지만, 동물 상품화를 

비판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한다는 비판

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2020년 결국 중단되었다

(Holland, 2020). 

2021년 PETA는 패션브랜드 ‘Urban Ourtraged’를 

론칭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Sparks, 2021). 

이는 가상의 패션브랜드로, 제품들은 인간의 피부

나 치아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되었으며 제

품명 대신 사람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Figure 8). 이 캠페인을 통해, PETA는 사람의 부위

로 만들어진 패션제품에 대해 공포감이 느껴지고 

잔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러한 감정을 동물로 

만들어진 패션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느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패션제품의 이미지를 

잔혹화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동물성 소재를 

사용한 패션제품이 동물의 목숨을 대가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경각심을 위해 패션제품을 의인화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잔혹한 이미지에 대한 비판

을 받았지만 PETA는 이를 의도한 것이라는 입장

을 취했다(“You can help PETA”, n.d.). 

파격적인 충격을 주고 다양한 담론을 유도하는 

이미지의 사용은 PETA의 캠페인의 일관된 특징이

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PETA는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패션산업의 동물 사용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익광고 캠페인 

홍보 방법은 지역신문, 실내광고, 옥외광고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에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다(Figure 9). 이러한 캠페인은 메시지

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이미지와 슬로건 등 간단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노출시키

는 것이 나타났다(Figure 10).

3) 패션브랜드 주주활동

PETA는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활동의 일환으로, 

동물성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패션브랜드의 주주활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shareholder)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주식을 많이 소유한 대주주의 경

Figure 7. Talk show host Wendy Williams gets 
naked for new PETA ad. 

From In touch staff. (2014). 
https://www.intouchweekly.com

Figure 8. The meg boot. 
From Urban Outraged. (n.d.). 

https://www.urbanoutraged.com

Figure 9. PETA ending 'I'd Rather Go Naked Than Wear Fur' 
campaign, focusing more efforts on wool, leather. 

From Bartiromo. (2020). 
https://www.foxnews.com

Figure 10. 2019 was a banner year for big, 
bold PETA billboards. 

From "2019 was a banner". (n.d.). 
https://www.pe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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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업에 대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물

보호 액티비즘 단체가 동물성 제품을 판매하는 패

션브랜드의 주주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주주행동

주의(shareholder activism)라고 불리는 활동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배당금이

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유

권을 바탕으로 경영에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

위를 말한다(Sandberg, 2011). 주주 행동주의의 개

념은 목표 기업 내에서 특정한 원인과 결과 변화

를 옹호하기 위해 지분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PETA가 다양한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업계 내

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준

다. PETA는 수년간 기업 주식을 구입해왔는데, 동

물실험을 진행하거나 동물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분 소

유자로서 PETA는 기업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Shareholder campaigns”, n.d.). 2017년 

PETA는 글로벌 럭셔리 패션 기업 LVMH의 주주

가 되었으며(Rodionova, 2017), 2020년에는 ‘UGG’ 

브랜드를 소유한 ‘Deckers’ 기업, ‘Coach’ 브랜드를 

소유한 ‘Tapestry’ 기업, ‘H&M’, ‘Farfetch’, ‘Guess’ 

등 약 20개가량의 패션브랜드와 기업들의 주주가 

되었다(Roberts, 2020). PETA는 이를 통해 동물성 

패션제품 생산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고 밝

혔다(“Shareholder campaigns”, n.d.).

결론적으로, PETA가 주주행동주의를 패션산업 

내의 전략적 접근법으로 채택한 것은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새롭고 영향력 있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는 PETA가 액티비즘 활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산업 

관계자와 협력하여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PETA의 메시지는 단체의 유튜브,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공식 

계정을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었다. PETA는 

이러한 채널을 통해 기사나 칼럼, 성명문 등의 텍

스트 형식이나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이미

지, 혹은 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활

용하여 광범위한 청중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PETA는 이러한 다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단

체의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홍보를 장려하고 메

시지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

디어 콘텐츠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들에 대한 보도도 나타났다. 

도살장 방문이나 집단 시위, 새로운 공익광고의 

출시 등 단체의 모든 활동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서 홍보되고 있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PETA는 팔로워들이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계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 

운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였다.

PETA가 액티비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소

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는 유튜브이다. 플랫폼이 

등장한 이래로 PETA는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

는 데 있어 비디오 콘텐츠를 활발히 활용해 왔다. 

PETA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단체의 활동을 기록

하고 홍보영상을 올리는데, 이 영상들은 동물권리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패션산업 내의 윤리적 문

제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각적 매체 역

할을 한다. 2008년 만들어진 PETA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영상 콘텐츠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현재까지 업로드된 3,500개 이상의 영상은 스타일 

및 메시지 측면에서 발전했다. 유튜브 채널의 초

반기에 PETA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의 옷

을 입지 않은 모델과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도발적이

고 성적으로 선정적인 광고를 사용했다(Figure 11). 

그러나 이 접근법은 여성을 객관화하고 해로운 고

정관념을 영속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Baran, 2017; 

Deckha, 2008). 특히, #MeToo 운동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움직임은 여성의 신체를 존중하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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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PETA의 전

략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다. 비평가들은 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액티비즘이 신뢰성을 떨

어뜨리고 메시지의 내용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을 

주장했다(Pendergrast, 2018; Scudder & Mills, 2009). 

이에 최근 PETA의 콘텐츠는 공감대 형성과 소통

의 내러티브나, 이야기를 통합한 스토리텔링 기법

을 사용하고 있었다(Figure 12). 더불어, 연예인이

나 유명 유튜버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것 또한 나타났다. 또한, 세

련된 영상미와 향상된 편집 기술이 나타났다. 이

러한 변화의 원인은 사회 규범의 진화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 등에 기인

할 수 있다. PETA는 캠페인에서 여성을 객관화하

는 것이 생명의 착취에 맞서 싸우는 그들의 목표

와 모순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PETA의 유튜브 채널이 다루는 주제는 동물

실험, 식품산업, 패션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일어나는 동물의 착취에 대한 고발에서 더욱 확장

된 양상을 보이는데, 비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홍보, 해양 생물 및 야생 동물이 사는 생태계 문제

를 강조하며, PETA는 진화하는 사회적 감성에 맞

추어 전략을 조정함으로써 메시지와 전술을 지속

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변화는 

액티비즘이 여성을 포함한 개인을 착취하거나 대

상화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더 넓은 인식

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PETA는 소셜미디어가 메시지를 전

달하고 패션산업 내에서 액티비즘을 촉진하는 효

과적인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비

디오, 이미지, 텍스트를 포함한 콘텐츠를 공유하여 

동물보호와 패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전략을 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소통을 통해 메시지의 전달력을 증폭시키고 있었

으며, 동물보호 메시지에서 확장하여 사회전반적

인 윤리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메시지 표현 방식

동물보호 메시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

되고 있었지만, 같은 방법이더라도 그 표현 양상

에 있어서는 상이했다. 먼저, 이성적 설득 방식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 메시지를 구성함으로

써 독자의 심리적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며, 감정

적 호소 방식은 감정이입을 통해 독자에게 몰입의 

경험을 제공하고 감성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주

의를 집중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며 메시지의 수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설득 전략이다(Yang, 2020). 

PETA는 이 두 표현 양상 중 주로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여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성적 설득 방식

PETA가 패션산업에 대해 취하는 이성적 설득 

방식은 단순한 비난과 비판을 넘어 대중의 눈에 

Figure 11. Joanna Krupa gets naked for PETA. 
From PETA. (2012). 

https://www.youtube.com

Figure 12. Ducks stabbed and legs hacked Off. 
From PETA UK. (2022).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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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숨겨져 있는 어두운 현실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PETA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도살 과정의 가혹한 현실을 폭로하는 사진과 동영

상, 동물성 제품을 판매하는 패션브랜드의 관행 

등 가시적인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접근법은 특정 시기에 특정 패션브랜드의 공장

을 방문하여 생생한 설명과 시각적 증거를 제공하

는 사례로 나타났다. PETA는 동물성 패션제품 제

작 과정의 불온한 면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영상을 

전파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등 현장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

식을 취했다(“How Gucci bags”, n.d.). 이때 PETA는 

패션브랜드가 주장하는 가치와 실제 관행 사이의 

모순을 강조하였다. PETA의 이성적 설득 방식은 

비건 패션제품에 대한 홍보 방법으로도 나타났다. 

PETA는 비건 소재의 가벼운 특성과 관리의 용이

성 등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동물성 제

품에 대한 대안으로 비건 제품을 선택할 것을 설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PETA

는 비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PETA의 

비건 의류 쇼핑 가이드'와 같은 리소스 생성을 통

해 대중을 교육하고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PETA’s vegan clothing”, n.d.).

전반적으로, PETA가 패션산업에 대해 비판하기 

위한 이성적인 설득 방법은 다면적인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PETA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고발, 

패션브랜드 가치의 모순 강조, 비건 제품 홍보를 

통해 대중이 소비습관을 재고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설득하고 있었다. 

이 방식은 개인의 논리적인 차원에 효과적으로 호

소하여 패션산업에 내재된 동물착취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동물보호

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을 장려한다.

2) 감정적 호소 방식

PETA가 패션산업에 대해 취하는 감정적 호소 

방식은 자극적 효과와 연민적 효과 방법으로 구분

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

키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사로

잡고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극적 효과는 

동물이 도살되는 잔혹한 이미지(Figure 13)나 집단 

나체 시위, 유명인의 누드 사진이나 도살 가축을 

연상시키는 분장을 활용한 캠페인(Figure 14)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었다. PETA는 양

모를 얻기 위해 양이 털이 깎이는 과정 등 폭력적

인 이미지(Figure 15)를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고 강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패션산업 내 동물착취

에 관심을 끌고자 하였다. 대조적으로, 연민적 효

과 방법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과 생명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연민과 동정심을 이끌어내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접근법은 동물을 의

인화하거나 인간을 동물화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인간처럼 동물도 고통을 느끼며 생명이 존

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공감적인 연민을 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6). 

이러한 방법은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고양시

키려는 의도를 가지는데, 이는 잔혹한 사진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이거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일 수 있다. PETA의 감정적 호소 방

식은 긍정적 반응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지만, 대

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패션산업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는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PETA는 자극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든, 연민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든 대중의 감정

을 자극하고 고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패션산업 내에서 더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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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 논의 

동물보호와 윤리적 패션을 둘러싼 담론이 강조

됨에 따라, 동물보호 액티비즘은 패션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동물보호적인 패션을 향한 움직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본 연

구는 다양한 뉴스 매체를 탐색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맥락을 구별할 수 있었다. 메

시지 내용의 분석 결과, 동물보호 액티비즘이 패

션산업에 대해 비판하는 핵심 내용은 동물성 소재 

사용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PETA는 패션브

랜드와 같이 생산자가 동물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

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동물성 패

션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었다. 

PETA는 메시지 전달 방법에 있어 다양한 방법

을 활용했지만, 이 방법들은 모두 메시지를 강력

하게 가시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더불어, 이러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기가 특징적인데, 

PETA는 시위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장소에 있어 

패션브랜드 매장과 패션쇼장의 안과 밖을 겨냥하

고, 시기적으로는 뉴욕과 런던 패션위크 기간 중

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PETA가 패션위크

와 패션브랜드 매장을 동물의 착취가 상징화되는 

장소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PETA는 패

션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이라고 할 수 있

는 패션매장과 패션산업을 상징하는 패션쇼라는 

장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으며, 눈길을 끄

는 시위와 퍼포먼스를 통해 메시지를 강력하게 가

시화한다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메시지 전달 방법 중 패션브랜드 주주활동

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는 차이가 있다. 패션브랜드에 대한 주주활동은 

비교적 최근 시작된 방법으로,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 언급된 바와 같이, PETA의 다소 극단적인 시위

와 퍼포먼스, 공익광고에 대한 비판의 영향일 수 

있다(Baran, 2017; Deckha, 2008). 대신 PETA는 패

션브랜드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짐으로

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현실적인 전략을 새로이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13. Will H&M ban down following a 
PETA US shareholder resolution? 

From Sachkova. (2023). 
https://www.peta.org

Figure 14. Sunny Leone is ‘Skinned’ in new PETA 
India AD launched during Lakme fashion week. 

From PETA. (2020). 
https://www.peta.org

Figure 15. PETA's seventh wool exposé: 
Sheep still hit, kicked, cut, thrown. 

From Official PETA. (2020). 
https://vimeo.com/487878156

Figure 16. Black friday ‘I am not a handbag’ 
AD deemed ‘Too graphic’ for children. 

From “Black friday". (2016). 
https://www.pe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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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표현 방식에 있어 PETA는 주로 이성적 

설득이나 감정적 호소 두 방식 중 하나에 치중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

요한데, PETA는 대중에게 충격을 주어 고양시키

고 있었지만 자극적인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엔 부족하

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는 선행연구에

서도 지적한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태생적인 한계

점으로(Lee & Lee, 2017), 동물의 권리에 대한 메

시지가 인간인 활동가에 의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칫 왜곡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으며, 혹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

서 PETA가 패션산업에 대해 자극적인 활동 전략

을 펼치는 것이 진정으로 동물보호 목표에 부합하

는지, 동물의 안전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

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동물보호 

메시지 전략에 있어 이성적 설득과 감정적 호소 

두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Yang, 2020). 먼저 패션산업에서

의 동물 학대 현실을 알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 메시지를 구성한 후,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이성과 감성을 모두 아우

르는 메시지 표현 방식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

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능적 가치와 동시에 

미적, 감성적 가치의 추구가 강조되는 패션의 독

특한 특성을 고려하면, PETA는 민감한 감성을 가

진 현대 패션 소비자들을 위한 메시지 표현 방식

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PETA는 

패션산업이 동물복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

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동물성 패션제품

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으며, 또한 비건 제품의 실용성을 강조할 수도 있

다. 더불어, 동물보호, 인권 및 친환경성 등의 메시

지를 전달하는 교육캠페인을 학습자의 눈길을 사

로잡는 콘텐츠로 개발하여 대중이 의생활에서 동

물보호를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홍

보할 수 있다. 

Ⅳ. 결 론

최근 패션산업에 대해 동물의 생명을 중요시하

는 산업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본 연구는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메시

Table 1. 패션산업에 한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메시지. 

Activism message Content category

Contents of message
Criticism of manufacturers

Criticism of consumers

Delivery of message

Protests and performances

Promotion of public service advertising campaigns

Fashion brand shareholder activities

Producing social media contents

Expression of message

A rational persuasion
Accusations of fashion brands

Promoting vegan fashion products

An emotional appeal
Graphic imagery 

Compassionate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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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패션산업을 비판하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PETA의 활동 중 

패션산업이 대상이 된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담론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생성 배경, 메시지의 목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을 포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보호에 대한 

PETA의 활동과 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PETA가 패션산업에 대

해 비판하고 있는 메시지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의 내용은 패션제품으로 생산되기 위

해 동물의 생명이 고통 받는 것에 관련한다. 둘째, 

메시지의 전달 방법은 시위 및 퍼포먼스, 공익광

고 캠페인 홍보, 패션브랜드 주주활동,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메

시지의 표현 방식은 이성적 설득 방식과 감정적 

호소 방식으로 유형화되었다. 도출된 결론의 특징

은 패션산업 내 PETA의 액티비즘 활동이 소비자 

행동주의(consumer activism)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 접근 방식은 개인이 

가지는 선택의 힘을 인식하고 변화의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에 PETA의 활동은 

수요가 패션산업의 관행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PETA는 패션산업에 대해 ‘해야 할 것’보단 ‘하

지 말아야 할 것’에 치우친 제언을 전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동물성 제품을 생산

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중심으

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면화 

및 확산되고 있었다. 한편, 동물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패션산업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과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ETA를 비

롯한 동물보호 단체들이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관

행을 우선시하는 패션브랜드와의 파트너십 및 협

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PETA는 패

션브랜드와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동물보호 실

천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PETA와 컬래버레이션한 패션제품을 생산하여 홍

보 효과를 높이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패션산업에 대한 PETA 활동의 적극성은 다른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액티비즘과 구별되는 특징

을 보여준다. PETA는 동물실험, 식품산업, 엔터테

인먼트산업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패션산업에 대한 PETA의 접근 방식은 소비자 행

동주의의 특성을 가진다. 다른 산업 영역에 대해

서 PETA는 주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지

만, 패션산업에서의 적극성은 개인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패션제품에서 동물성 패션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

다. PETA는 이처럼 패션의 동물보호적 가치에 집

중하여, 소비자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패

션산업 내에서 동물과 인간의 존중을 강조하고 나

아가 생명체가 모두 살아가는 지구환경에 대한 경

각심을 교육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동물보호 액티비즘 활동의 메시지 

분석이 진행된 적이 없는 패션산업의 배경에서 이

를 탐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 

액티비즘을 포괄적인 행위의 차원에서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향후 패

션산업과 소비자들이 동물 생명의 보호를 위해 개

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 단체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패션산업을 비판하는 동물보호 

액티비즘의 활동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

로 어떤 활동에 의해 패션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어

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함의를 도출할 수 없다. 또한, 동물보호 액티비즘

의 사례를 한 단체에만 한정하였다. 이는 한 단체

의 지속적인 활동을 사례로 살피었지만, 다른 단

체의 활동과 메시지 내용 등을 비교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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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로는 액티비즘 활동

이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대별 변화하는 패

션에 따라 액티비즘의 변화 양상을 탐구하는 연구

가 진행될 수 있겠으며, PETA 이외의 다른 동물보

호 단체들과 환경보호 단체, 비건 단체 등을 추가

적으로 조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심화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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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ssues raised by PETA, a vegan organization that is particularly active in animal 

protection activism, as well as certain aspects of its message towards the fashion industr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What is the message of animal protection activism aimed at the fashion industry? How do animal 

rights groups deliver messages aimed at the fashion industry? and How is this message delivered to the publi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tegorize what the messages are saying and how they are conveyed and expressed 

towards the fashion industry by animal activists. We conducted a case study to examine what about the fashion industry 

is being criticized from the perspective of animal activism. As a result, the message's primary contentions were criticism 

of slaughtering animals for fashion products and that of the manufacturers and consumers who consume animal products. 

Group protests and performances, public service advertising campaigns, shareholder activities, and social media 

content production were being implemented to deliver the messages. The two types of message expression methods 

were emotional appeal and rational persuasion.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activism activities for other industries 

criticized by PETA for the exploitation of animals, but distinguishable for its consumer activism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mid PETA's animal protection activism efforts in the fashion business, there also existed critical discourse 

on excessively sexualizing women and using graphic imager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xamination 

of the fashion industry, which has never before been subjected to an analysis of animal protection activism. As a 

subsequent endeavor, it's suggested to explore how activism has evolved with shifting fashion trends.

Key words : animal protection, animal protection activism, PETA, fashion industry, critical mess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