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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페르소나에 의한 K-Pop 아이돌의
정체성 재구성 전략 연구: 

제니의 ‘Ruby’ 앨범 사례를 중심으로
김 기 창* 이 의 신 김 선 영**

1) 2)
홍익대 서울사이버대 홍익대

본 연구는 제니(블랙핑크)의 첫 솔로 정규 앨범 ‘Ruby’에 나타난 멀티 페르소나를 분석함으로
써 K-Pop 아이돌이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 사이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구축하고 재구성하는
지 탐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을 선택하고 셰리 터클(Sherry Turkle)의 멀티 페르
소나 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제니의 ‘Ruby’ 앨범에서는 셰익스피어의 
‘As You Like It’에서 영감을 받은 콘셉트를 통해 정체성의 연극적, 수행적 특성이 강조되며, 
다섯 가지의 멀티 페르소나 전략이 모두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K-Pop 아이돌로서의 고정
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자아의 유동성, Zen/Jane 두 
버전의 앨범을 통한 병렬적 정체성의 시각화, 여성 아이돌에게 기대되는 순수한 이미지를 넘
어서는 사회적 실험, 여러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오가는 멀티플레이 자아, 선공개 싱글을 통
한 정체성 순환 전략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분석은 현대 K-Pop 아이돌의 정체성 구축에서 주
체성과 창의적 전략의 중요성 증가, 경력 발전 경로의 다양화, 문화적 혼종성의 활용, 젠더 표
현 범위의 확장, 디지털 시대 정체성의 퍼포먼스적 특성 부각 등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멀티 페르소나, K-Pop 아이돌, 그룹 활동, 솔로 활동, 블랙핑크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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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
화는 현대인의 정체성 형성과 표현 방식에 근본적
인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개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
며 다양한 자아를 구축하고 표현할 새로운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4).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상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과 대중문화 영역, 특히 K-Pop 산업에
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Kim et al., 2022). 무엇보다 K-Pop 아이돌은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공유된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
하는 동시에, 개별 아티스트로서 차별화된 개인적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정체성의 복합성과 수행성(perform- 
ativity)은 이미 4세기 전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세계
관에서 예견된 바 있다. 셰익스피어는 뜻대로 하세
요(As You Like It)에서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온 
세상은 무대일 뿐이고, 모든 사람은 단지 연극을 할 
뿐이다)라고 선언하며, 정체성의 연극적 특성을 통
찰했다(Shakespeare, 1623). 이러한 관점은 현대 정
체성 이론의 핵심적 토대가 되었으며, 어빙 고프만
(Erving Goffman)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아연출(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에서 체계
화되었다(Goffman, 1956). 고프만은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면(front)’과 ‘후면(back)’ 영
역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연출한다고 주장하며,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세계관을 사회학적으로 발전
시켰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는 정체성의 
유동성과 가변성을 탐구한 대표적 작품으로, 주인공 
로잘린드가 남성으로 변장하고 가명 ‘가니미드’를 
사용하며 성별과 신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서사를 통해 정체성의 구성적(constructed) 특성을 

보여준다(Bloom, 1998). 이는 현대 젠더 이론가 주
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주장한 젠더의 수행성
(gender performativity)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Butler, 1990). 버틀러에 따르면 젠더는 본질적 속
성이 아니라 반복적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은 K-Pop 아이돌의 정체성 구축 과정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K-Pop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
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음악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Fadianti et al., 2024). 이 과정에서 
K-Pop 아이돌의 정체성은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형태로 진화하였다. 초기 K-Pop 아이돌이 주로 그
룹 내에서 ‘메인 보컬’, ‘리드 댄서’, ‘래퍼’ 등 기능
적 역할에 따라 정체성을 구축했다면, 최근의 아이
돌들은 그룹 활동, 유닛 활동, 솔로 활동을 오가며 
다양한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Huth et al., 2021). 특히 글로벌 팬덤을 형성한 3
세대, 4세대 K-Pop 아이돌의 경우,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 외에
도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김기창·홍수자·김선영, 
2025).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K-Pop 아이돌의 정체성 
구축 양상은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연극적 정체성의 
현대적 구현체로 볼 수 있다. 아이돌들은 무대 위에
서는 화려하고 완벽한 퍼포머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는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연예인으로, 소셜 미디어에
서는 일상적이고 진솔한 개인으로 다양한 ‘배역’을 
연기한다(Jenkins, 2006). 이는 셰익스피어가 제시한 
‘세상은 무대’라는 은유가 디지털 시대에 더욱 현실
적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K-Pop 아이돌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
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민다슬·김면(2018)은 
보이그룹 빅뱅을 사례로 아이돌의 정체성 이미지 
형성 방법을 연구하였고, 김수정·김수아(2013)는 
아이돌 리어리티쇼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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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방식을 연구했다. 박은경(2023)은 BTS 캐릭터 
이미지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여, 그룹의 정체성 표
현 방식을 연구하였으며, 제환정(2024)은 K-Pop 가
상 아이돌의 정체성을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가장 최근 연구로 김기창·김선영(2025)은 블랙핑
크 리사의 솔로 앨범인 록스타를 중심으로 리더십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
행연구들은 주로 K-Pop 아이돌의 특정 측면에 초
점을 맞추었을 뿐 K-Pop 아이돌이 그룹 활동과 솔
로 활동 사이에서 어떻게 다중적 정체성을 구축하
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K-Pop 아이돌의 멀
티 페르소나(Multi-Persona) 전략에 주목하고, 특히 
블랙핑크의 제니가 솔로 아티스트로서 발표한 정규 
앨범 ‘Ruby’를 통해 어떻게 정체성을 재구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니의 ‘Ruby’ 앨범이 셰익스피
어의 뜻대로 하세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은 
단순한 콘셉트적 차용을 넘어, 정체성의 연극적 구
성과 수행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분석의 가치를 갖는다.

연구 대상인 제니는 2016년 블랙핑크(BLACK 
PINK)의 멤버로 데뷔한 이래, 그룹 내에서 메인 래
퍼(rapper)이자 리드 보컬로 활동하며 독보적인 존
재감을 구축해 왔다(Zhao, 2021). 특히 그녀의 솔로 
앨범 ‘Ruby’는 K-Pop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서 
글로벌 팝 시장을 직접 겨냥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단순한 K-Pop 아이돌이 아닌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멀티 
페르소나의 측면에서 제니는 블랙핑크의 메인 래퍼
로서의 페르소나, 독립 레이블 ‘OA’의 창립자로서
의 페르소나, 그리고 샤넬의 글로벌 앰버서더
(ambassador)로서의 페르소나를 동시에 구축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티스트의 다층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MIT의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터클

(Sherry Turkle)의 멀티 페르소나 이론을 분석의 
주요 틀로 활용한다. 터클(Turkle)은 온라인 환경이 
개인에게 ‘정체성의 실험실’을 제공하며, 다양한 버
전의 자아를 창조하고, 시험하고, 탐색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Turkle, 1995). 그녀에 따르면 이
러한 다중적 정체성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디
지털 시대에 자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터클의 이론적 틀은 K-Pop 
아이돌과 같은 공인이 어떻게 다양한 미디어 플랫
폼과 활동 영역에서 멀티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활
용하는지 분석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터클의 멀티 페르소나 이론은 이후 많은 연구자
에 의해 확장되고 재해석되었다. Wang et al.(2023)
는 멀티 페르소나 접근법을 인공지능 분야로 확장
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탐구했으며, Demasi 
et al.(2020)은 멀티 페르소나의 개념을 챗봇 개발에 
적용하여 다양한 상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
템을, Marsden & Pr bster(2019)는 페르소나 구축 
과정에서 다중 정체성을 수립하는 프레임워크를 각
각 제시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터클의 이론을 
현대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했
으며, 따라서 이는 K-Pop 아이돌과 같은 대중문화 
인물의 멀티 페르소나 전략에 대한 분석틀로 적절
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
용하여 제니의 ‘Ruby’ 앨범에 나타난 멀티 페르소
나 전략과 정체성 재구성 과정을 분석한다. 내용분
석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 담긴 
메시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는 방
법으로(Drisko & Maschi, 2016), 대중문화 콘텐츠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Ruby’ 앨범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
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앨범에 
수록된 15곡의 음악적 특성과 가사, 타이틀곡 ‘like 
JENNIE'와 수록곡의 뮤직비디오, 앨범 프로모션을 
위한 콘셉트 사진과 티저 영상, 제니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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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발매 전후의 프로모션 전략과 이벤트, 팬들의 
반응과 미디어 보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가 시도하는 K-Pop 아이돌의 정체성 구
축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이 개
인 아티스트의 주체적 정체성 구축 과정에 주목하
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세계관에서 터클의 디지
털 멀티 페르소나 이론으로 이어지는 정체성 이론
의 계보 속에서 K-Pop 아이돌의 정체성 구축 전략
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대중문화에서 정체성의 연극
적 구성과 수행이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솔로 활동

1) K-Pop 아이돌의 솔로 활동

K-Pop 아이돌 솔로 활동의 산업적 맥락을 살펴
보면, 초기에는 인지도가 높은 일부 멤버에게 제한적
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기회였다. 2006년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XIA)가 발표한 ‘Timeless’나 2008년 
소녀시대 태연의 드라마 OST 활동 등이 대표적이
다(bnt, 2012.05.16.; 전자신문, 2016.04.15). 이 시기
의 솔로 활동은 대체로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
하고 그룹 내 특정 멤버의 개인 인지도를 높이는 
보조적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솔로 활동
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철저한 통제 속에 이루
어졌으며, 그룹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노준영, 2015).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K-Pop이 글로벌화되

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음악 소비 패턴이 다양화
되면서, 솔로 활동의 의미와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
다. 빅뱅의 지드래곤이 2009년부터 솔로 활동을 통
해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2013년 ‘미치
GO’가 대중적, 예술적 성공을 거둔 사례는 K-Pop 
아이돌의 솔로 활동이 갖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계일보, 2013.04.01). 또한 SM엔터테인먼트가 
2014년부터 시작한 SM STATION 프로젝트는 소
속 아티스트들에게 정규 앨범 외에도 다양한 음악
적 실험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솔로 활동의 새
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마니아타임즈, 2017.03.31). 
BTS(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멤버들의 개별 믹스
테이프(Mixtape)1)와 솔로 곡 발표를 통해 그룹의 정
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멤버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였다(고경석, 2022.06.15).

아이돌 그룹 멤버의 솔로 활동은 그룹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의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구축하
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Peinado & 
Shim,. 2024). 초기에는 그룹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인지도를 확보한 후, 점차 독자적인 음악적 색채와 
개인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적 발전 패턴을 
보인다. 특히 최근의 솔로 활동은 아이돌의 성숙한 
아티스트로의 전환(transition)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다.2) 

솔로 활동이 아티스트 정체성 발전에 미치는 영
향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빅뱅의 태
양은 그룹 내에서 주로 댄스와 보컬에 집중했으나, 
2008년 솔로 데뷔 후 발표한 ‘나만 바라봐’와 
‘Wedding Dress’ 등을 통해 R&B 장르에 특화된 
아티스트로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또한 2013년 발표
한 ‘눈, 코, 입’은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소
울 부문을 수상하며(연합뉴스, 2008.06.09.; 파이낸셜

1) CD나 음원 유통 사이트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노래나 앨범을 가리킨다.
2) 이는 2020년 발표된 블랙핑크 로제의 ‘On The Ground’에서 “I’m way up in the clouds, and they say I’ve made 

it now, but I figured it out,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라는 가사를 통해 아이돌로서의 성공 이후 진
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표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ELLE,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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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3.11.12), 그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처럼 음악적 확장의 관점에서 볼 때, K-Pop 
아이돌의 솔로 활동은 장르적 다양성과 예술적 실
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방탄소년단의 RM은 2018년 
발표한 믹스테이프 ‘mono.’를 통해 로우파이 힙합
(lofi hiphop, 힙합 비트에 로파이 사운드를 결합한 
음악)과 대안 R&B(Alternative R&B, 일렉트로닉, 
록, 힙합 등의 장르가 결합된 R&B) 요소를 접목한 
실험적 음악을 선보였다. 2022년 발표한 솔로 앨범 
‘Indigo’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 요소와 재즈, 힙합을 
융합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Mandarin 
MAMA, 2024,05.25). 마찬가지로 소녀시대 효연은 
2018년 ‘Sober’와 같은 EDM 트랙을 통해 DJ 효연
이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구축하였고, 그룹 내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장르적 실험을 솔로 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AAA News, 
2024.06.01).

여자 아이돌의 솔로 활동은 특히 젠더 정체성
(gender identity)의 재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
향이 있다. 여성 K-Pop 아이돌의 솔로 활동은 종종 
그룹 활동에서 요구되는 고정된 젠더 수행에서 벗
어나 보다 다층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작용한다(Wen, 2024). 선미의 경우, 2017
년 ‘가시나’를 통해 원더걸스 시절 ‘앙증맞은 귀여
움’이 강조되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렬하고 도
발적인 여성 주체의 이미지를 구축했다(연합뉴스, 
2017.08.22). 마찬가지로 청하는 걸그룹 I.O.I 활동 
이후 2017년 ‘벌써 12시’로 솔로 데뷔하며 그룹에서
는 보여주지 못했던 강렬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를 
발휘했다(부산일보, 2019.01.02).

2020년대 들어 K-Pop 아이돌의 솔로 활동은 글
로벌 전략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글로벌 팬
덤을 확보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솔로 활동이 특정 
지역 시장을 타겟팅하는 ‘틈새 전략’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김은경, 2015). 예를 들어 엑소(EXO)의 레

이는 중국 시장에 특화된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중
화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고, NCT의 마크와 태
용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솔로 앨범 전략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넓혔다(Waner Music Group, 
2023.08.31). 또한 블랙핑크의 리사는 2021년 솔로 
싱글 ‘LALISA’와 ‘MONEY’를 통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Nuha, 2023).

최근에는 K-Pop 아이돌의 솔로 활동이 단순히 
음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브랜드 확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BTS의 지민은 2023년 솔로 앨범 ‘FACE’를 발표하
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 디올(Dior)과의 글로벌 앰버
서더 계약을 체결했고, 본 연구의 대상인 제니는 자
신의 연예기획사 오드 아틀리에(OA)를 설립하고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을 넘어선 문
화 사업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매일경제, 
2023.01.17.; 스포츠동아, 2023.12.25). 

솔로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아티스트의 
창작 참여도 증가이다. 그룹 활동에서는 기획사가 
제공하는 음악과 콘셉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면, 
솔로 활동에서는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창작 참여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김은정, 2020). BTS의 슈가
는 2020년 발표한 ‘D-2’ 앨범에서 프로듀싱과 작사, 
작곡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비전
을 구현했다. 세븐틴의 우지도 그룹의 프로듀서 역
할을 넘어 2022년 솔로 앨범 ‘Ruby’를 통해 자신만
의 음악적 세계관을 확립했다.

이처럼 K-Pop 아이돌의 솔로 활동은 단순한 부
가적 활동이 아닌, 아티스트의 정체성 발전, 음악적 
확장, 글로벌 전략,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의 핵
심 통로로 발전해왔다. 

K-Pop 아이돌의 솔로 활동이 갖는 또 다른 중요
한 의미는 아이돌 그룹의 활동 주기가 제한적인 상
황에서 개인 아티스트로서의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구축하는 발판이 된다는 데 있다. 동방신기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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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는 그룹 활동 이후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자
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10년 이상 활동을 지속한 
바 있으며, 씨스타(Sistar) 출신의 소유는 솔로 활동
을 통해 ‘콜라보레이션 퀸(Queen of the collabo-
ration)’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였다(KBS 
NEWS, 2017.12.13). 이처럼 솔로 활동은 그룹 활동 
이후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도 중요
한 의미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K-Pop 아이돌 솔로 활동의 변화와 전략적 의미

시대 구분 주요 특징 전략적 의미
초기 단계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

∙ 그룹 활동의 
부수적 전략

∙ 기획사의 철저한 
통제

∙ 제한적 허용

∙ 그룹 브랜드 가치 
강화

∙ 개인 인지도 향상
∙ 공백기 활용

발전 단계
(2010년대 
중반∼후반)

∙ 독자적 음악 세계 
구축

∙ 장르적 실험과 
확장

∙ 아티스트 정체성 
발전

∙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 구축

∙ 음악적 다양성 
확보

∙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 획득

확장 단계
(2020년대∼

현재)

∙ 멀티 페르소나 
전략

∙ 글로벌 시장 
타겟팅

∙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 지속가능한 
커리어 구축

∙ 개인 브랜드 
독립성 강화

∙ 다층적 정체성 
구축

∙ 글로벌 영향력 
확대

∙ 아티스트 자율성 
증가

2) 제니의 솔로 활동
제니의 솔로 활동은 K-Pop 아이돌의 정체성 전

환과 확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그룹 활동과 
개인 활동 사이의 균형을 통해 다층적 정체성을 구
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018년 11월 발표된 첫 솔

로 싱글 ‘SOLO’는 블랙핑크 멤버 중 최초의 개인 
활동으로, K-Pop 걸그룹 멤버의 솔로 데뷔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연합뉴스, 2023. 
05.21). ‘SOLO’는 제니가 그룹 내에서 보여준 카리
스마 넘치는 래퍼의 이미지를 확장하면서도, 독립적
인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구축하
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특히 “나혼자만의 party 나
혼자만의 way”라는 가사를 통해 집단적 정체성에
서 개인적 정체성으로의 전환 의지를 명확히 드러
냈다.

이 곡의 성공은 단순한 음원 성과를 넘어 K-Pop 
산업 내에서 여성 아이돌의 솔로 활동이 갖는 새로
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SOLO’의 뮤직비디오가 
K-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 중 최초로 유튜브 조회
수 10억 뷰를 달성한 것은 제니의 개인적 매력과 브
랜드 파워가 그룹의 인지도를 넘어선 독립적인 영향
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했다(연합뉴스, 2023.05.21).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다양한 스타일링과 세
트는 제니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
트임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2023년 10월 발표된 ‘You & Me’는 제니의 솔로 
활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곡은 ‘SOLO’에서 보여준 강렬하고 자기주장적인 
페르소나와는 달리, 보다 감성적이고 내밀한 면을 
드러내며 제니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가사에서 “Nothing in the world can 
make me feel the way you do the things you do”
라는 표현을 통해 관계성에 대한 성찰과 감정적 깊
이를 드러내며, 이는 제니가 단순한 퍼포먼스 중심
의 K-Pop 아이돌을 넘어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제니의 솔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12월 독립 레이블 ‘OA(오드 아틀리에)’의 
설립이었다. 이는 단순한 소속사 변경을 넘어 제니
가 자신의 예술적 비전과 사업적 방향성을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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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스포츠동아, 
2023.12.25). OA 설립은 K-Pop 아이돌이 기획사의 
관리 하에 활동하는 전통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독
립적인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제니가 단순히 음악
을 소비하는 상품이 아닌, 자신의 브랜드와 예술적 
방향성을 스스로 창조하고 관리하는 주체적 존재로 
거듭나고자 함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컬럼비아 레코드와의 파트너십 발표
는 제니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 본격화되었음을 보
여주는 중요한 지표였다. 컬럼비아 레코드는 비욘
세, 아델, 해리 스타일스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배출한 메이저 레이블로, 제니와의 협업은 그녀가 
K-Pop 아이돌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팝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제니가 아시아 지역을 
넘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선공개 싱글 시리즈는 
제니의 정체성 순환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Mantra’에서는 힙합과 팝을 결합한 강렬한 사운드
로 자신감 넘치는 페르소나를, 2025년 1월의 ‘Love 
Hangover’에서는 R&B 색채가 강한 감성적 페르소
나를, 2월의 ‘ExtraL’에서는 여성 임파워먼트를 강
조하는 주체적 페르소나를 각각 선보이며 다양한 
음악적 정체성을 순환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
은 제니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나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의 아
티스트적 정체성을 확장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니의 솔로 활동이 블랙핑크 
활동과 대립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
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8월 
블랙핑크의 그룹 재계약 과정에서 제니가 개인 활
동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룹 정체
성과 개인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
택이었다(연합뉴스, 2023.12.06). 이는 K-Pop 아이돌

의 정체성 구축에서 집단성과 개별성이 상호 배타
적이지 않고 병렬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제니의 솔로 활동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글로벌 문화적 혼종성의 적극적 활용이다. 
뉴질랜드에서의 유학 경험과 다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제니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동서양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체성을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코드 스위칭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과 청중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정체성 
구성으로 해석된다. 제니의 솔로 곡들에서 나타나는 
영어와 한국어의 혼용, 서구 팝 음악과 K-Pop의 융
합은 그녀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에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패션과 시각적 이미지 측면에서도 제니의 솔로 
활동은 독특한 정체성 구축 전략을 보여준다. 샤넬
의 글로벌 앰버서더로서의 활동과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은 제니가 음악을 넘어 패션과 라
이프스타일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멀티 페
르소나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 
K-Pop 아이돌이 단순한 가수나 퍼포머의 역할을 
넘어 종합적인 문화 아이콘이자 브랜드로 기능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니의 솔로 활동은 또한 K-Pop 산업에서 여성 
아이돌의 주체성과 자율성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K-Pop 여성 아이돌은 순수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기획사의 관리 하에 활
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제니는 독립 레이블 
설립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방
향성과 사업적 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는 여성 K-Pop 아이돌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
동적 주체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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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와 K-Pop

1) 멀티 페르소나의 이해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는 한 개인이 다양
한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자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Kim, 
2021). ‘페르소나(persona)’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어에서 배우들이 착용했던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에
서 유래했으며(Cong & Jun, 2017),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 칼 융(Carl Jung)이 개인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취하는 사회적 가면으로 개념화했다
(Jung, Adler & Hull, 2014). 융은 페르소나를 집단
적 무의식에 뿌리를 둔 원형(archetype)으로 보았으
며, 개인이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취
하는 외적 성격으로 정의했다(Jung, 2014).

디지털 시대에 들어 멀티 페르소나 개념은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확장되었다. MIT의 심리학자
이자 사회학자인 셰리 터클(Sherry Turkle)은 1995
년 저서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에서 디지털 환경이 개인에게 ‘정체
성의 실험실’을 제공하며, 여러 버전의 자아를 탐색
하고 구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터클은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이 정신병리학적 현상이 아니
라, 포스트모던 시대에 자아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보았다. 

융(Carl Jung)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
면’으로, 의식적으로 취하는 공적 이미지를 의미하
는 반면, 정체성은 더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자아 개
념이다. K-Pop 아이돌의 경우 그룹 활동, 솔로 아
티스트, 패션 아이콘 등 여러 역할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오가며 표현하는데, 이러한 의도적이고 
퍼포먼스적인 자아 표현 방식은 ‘페르소나’로 설명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터클은 ‘멀티 페르소나’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자아의 유동성(Fluidity of Self)이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
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터클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체성은 더 이상 단일하
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
협상되는 과정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인 유재석의 다양한 페르소
나를 들 수 있다. 그는 프로그램에 따라 ‘국민 MC’
로서의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페르소나,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의 따뜻하고 공감적인 청취자로서
의 페르소나, ‘놀면 뭐하니’의 ‘유플래쉬’나 ‘유산슬’
과 같은 실험적이고 유희적인 페르소나 등 다양한 
자아를 유동적으로 오가며 표현한다. 이러한 유동적 
정체성은 그가 20년 이상 방송계에서 입지를 유지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한국아이닷컴, 
2024.08.22). 또 다른 사례로 가수 아이유는 데뷔 초
기 ‘국민 여동생’이라는 귀엽고 순수한 페르소나에
서 출발해, ‘스물셋’에서는 성인 여성으로의 전환을 
표현했고, ‘팔레트’ 앨범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페
르소나를, ‘삐삐’와 ‘블루밍’에서는 독립적이고 주체
적인 여성으로서의 페르소나를 구축했다. 이러한 자
아의 유동성은 아이유가 시대와 자신의 성장에 맞춰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병렬적 정체성(Parallel Identities)이다. 이
는 여러 정체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존
재하며, 각각이 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병렬적 정체성은 특히 디지털 환
경에서 두드러지는데, 개인이 여러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동시에 운영하는 현상으로 표출되
곤 한다.

배우 이동욱은 드라마에서는 로맨틱 코미디의 남
자 주인공으로서의 페르소나, 영화에서는 다크하고 
복잡한 캐릭터의 페르소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는 엉뚱하고 유머러스한 페르소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페르소나를 
병렬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페르소나



멀티페르소나에의한K-Pop 아이돌의정체성재구성전략연구: 제니의 ‘Ruby’ 앨범사례를중심으로

- 129 -

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며, 이동욱이라는 
개인의 다층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하이브(Hive)의 
방시혁 의장은 프로듀서로서의 음악적 페르소나, 경
영자로서의 비즈니스 페르소나, 인터뷰와 강연에서 
드러나는 지식인으로서의 페르소나를 병렬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김설, 2022). 각각의 페르소나는 서로 
다른 맥락과 청중을 대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방시혁이라는 개인의 다양한 역량과 관심사를 표현
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셋째,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ation)이다. 
이는 개인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통해 현실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정체성과 행동, 표현 방식을 
안전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터클
은 이러한 사회적 실험이 자기 이해와 발전의 중요
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 하정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배우로서의 
정체성 외에도 화가 ‘언더커버(UNDER COVER)’라
는 페르소나를 통해 예술적 실험을 진행했다(뉴스
핌, 2024.10.16). 처음에는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하며 배우로서의 이미지와 분리된 예술가
로서의 정체성을 실험했다. 이는 하정우가 대중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예술적 표현을 
실험해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다.

넷째, 멀티플레이 자아(Multiplayed Self)이다. 이
는 개인이 여러 ‘창문’ 또는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다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각 상황에 적합한 페르
소나를 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효리는 가수로서의 화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페르소나,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의 일상
적이고 자연스러운 페르소나,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
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로서의 페르소나, 
그리고 요가 강사로서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페르소
나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표현한다. 이러한 
멀티플레이 자아는 이효리가 20년 이상 대중문화계
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며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는 가수

로서의 페르소나, 배우로서의 페르소나, 패션모델로
서의 페르소나, 그리고 자선 활동가로서의 페르소나
를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에서 동시에 운영한다. 
특히 수지는 각 역할에 맞는 이미지와 커뮤니케이
션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하나의 페르소나가 
다른 페르소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
형을 유지한다.

다섯째, 정체성 순환(Identity Cycling)이다. 이는 
개인이 다양한 페르소나 사이를 의식적으로 오가며, 
각 맥락에 맞는 자아를 전략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정체성 순환은 특히 연예인과 같은 공
적 인물들이 다양한 역할과 상황에 적응하며 자신
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병렬적 
정체성이 여러 페르소나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각각
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정체성 
순환은 시간적 차원에서 이들 페르소나 간의 전환
과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 즉, 병렬적 정체성이 ‘공
존’의 개념이라면, 정체성 순환은 ‘전환’의 개념이
다. 또한 멀티플레이 자아가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
에 다른 페르소나를 발현하는 공간적 다중성을 강
조한다면, 정체성 순환은 한 개인이 시간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 의식적으로 페르소나를 선택하고 변화
시키는 시간적 흐름과 전략적 선택 과정을 중시한다.

영화계에서 정체성 순환의 흥미로운 사례는 감독-
배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나타난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경우, 살인의 추억(2003)에서는 무
능하고 코믹한 형사 박두만으로, 괴물(2006)에서
는 딸을 구하려는 절박한 아버지 박강두로, 기생충
(2019)에서는 교활하고 계산적인 기택으로 완전히 
다른 페르소나를 순환적으로 구현했다(이상용, 2019). 
이는 단순히 배우의 연기력을 넘어, 감독의 연출 의
도와 배우의 정체성 해석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전
략적 페르소나 순환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박찬욱 
감독 작품에서 송강호는 JSA 공동경비구역(2000)
의 순수한 병사 오경필에서 괴물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며, 감독의 필모그래피 안에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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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체성을 순환한다(박찬욱, 2020). 이러한 사례
들이 보여주는 정체성 순환의 핵심은 단순한 역할 
변화가 아닌, 창작자(감독)와 수행자(배우)가 공동
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정체성 설계 과정이다. 

<표 2> 페르소나 유형

페르소나 유형 내용
자아의 유동성

(Fluidity of Self)
개인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병렬적 정체성
(Parallel 

Identities)

여러 정체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존재하며, 각각이 개인의 다
양한 측면을 표현

사회적 실험
(Social 

Experimentation)

다양한 페르소나를 통해 현실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정체성과 행동, 표
현 방식을 안전하게 실험할 기회

멀티플레이 자아
(Multiplayed Self)

개인이 여러 ‘창문’ 또는 플랫폼을 통
해 동시에 다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각 상황에 적합한 페르소나를 
발현하는 능력

정체성 순환
(Identity Cycling)

시간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다양한 페르소나 사이를 의식적으로 
오가며, 각 맥락에 맞는 자아를 전략
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2) K-Pop 멀티 페르소나의 특징

K-Pop과 멀티 페르소나는 본질적으로 깊은 연관
성을 가지고 있다. K-Pop 아이돌은 데뷔 과정부터 
다양한 페르소나를 의도적으로 구축하고 전략적으
로 활용하도록 훈련받는다. 우선 그룹 내에서 ‘메인 
보컬’, ‘리드 댄서’, ‘비주얼(visual)’, ‘래퍼’ 등 특정 
역할에 맞는 페르소나가 부여되며, 동시에 ‘귀여운 
막내’, ‘카리스마 있는 리더’, ‘섹시한 멤버’ 등 그룹 
내 포지셔닝에 따른 페르소나도 형성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단순한 기능적 구분을 넘어 각 멤버의 

고유한 캐릭터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기
초가 되며, 팬들이 개별 멤버에게 감정적 애착을 형
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K-Pop 아이돌의 멀티 페르소나 구축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체성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
적으로 진화하고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초기 데뷔 
시의 페르소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멤버의 개인
적 성장, 음악적 발전, 팬덤의 반응, 시장의 변화 등
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확장된다. 예를 들어, 
데뷔 초기 ‘귀여운 막내’ 이미지로 시작한 멤버가 
그룹의 성장과 함께 ‘성숙한 아티스트’나 ‘카리스마 
있는 퍼포머’로 페르소나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흔
히 관찰된다. 이는 K-Pop 아이돌의 정체성이 정적
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진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K-Pop 아이돌은 음악 활동을 넘어 예능, 
연기, 패션, SNS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
며 상황별로 다른 페르소나를 보여준다. 음악 방송
에서는 완벽한 퍼포머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유머
러스하고 친근한 연예인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몰입도 높은 배우로, 패션쇼에서는 세련된 모델로 
각기 다른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전환한다. 이러한 
다영역 활동은 아이돌들이 단일한 정체성에 국한되
지 않고 다면적인 재능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한 청중층과 접점을 
형성하는 전략적 효과를 갖는다.

특히 컴백 때마다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이는 
K-Pop의 특성상, 아이돌은 앨범마다 변화하는 페르
소나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
된다. 한 그룹이 발표하는 앨범들 사이에 나타나는 
콘셉트의 변화는 때로 극단적일 정도로 다를 수 있
으며, 이는 멤버들이 청순한 소녀에서 성숙한 여성
으로, 밝고 에너제틱한 이미지에서 다크하고 신비로
운 이미지로 페르소나를 급진적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 변
화에 그치지 않고, 음성 톤, 표정, 몸짓, 무대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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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퍼포먼스의 모든 요소에서 일관된 변화를 요구
하며, 이는 K-Pop 아이돌들이 고도로 숙련된 페르
소나 연출자임을 보여준다.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하는 아이돌의 경
우, 멀티 페르소나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룹
의 일원으로서 공유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솔로 
아티스트로서 차별화된 개인 페르소나를 구축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게 된다. 이는 종종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솔로 활동에서 추구하는 
개인적 정체성이 그룹의 전체적 이미지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이중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그룹과 
개인 활동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룹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개인적 매력을 솔로 
활동을 통해 발견하고, 이것이 다시 그룹 활동에 새
로운 차원을 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전략은 아이돌의 장기적 커리어 구축에 
필수적이며, 다양한 팬층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글
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K-Pop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이
돌들은 국내 팬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을 가진 해외 팬들과도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했다. 이는 단일한 페르소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각기 다른 문화권의 팬들이 기대하고 선호
하는 이미지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페르소
나를 개발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동아
시아 팬들에게는 친근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서구 
팬들에게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이미지를 각각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맞춤형 페르소나를 구사
하는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K-Pop 아이돌은 공
식 활동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일상적 자
아’를 보여주며 팬들과 직접 소통한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위버스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플
랫폼에서 아이돌들은 서로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세련되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트

위터에서는 솔직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틱톡에서는 
재미있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각각 선보이며, 이는 
하나의 인물이 얼마나 다양한 페르소나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소
셜 미디어 활용은 팬들에게 아이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게 
관리되고 연출된 페르소나의 한 형태이다.

이는 ‘관리된 진정성(Managed Authenticity)’이
라는 또 다른 형태의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과정으
로, K-Pop 산업이 멀티 페르소나 전략을 얼마나 정
교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관리된 진정성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페르
소나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의미한다. K-Pop 아이
돌들은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
하며,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계
획된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
라, 현대 대중문화에서 진정성과 연출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K-Pop 멀티 페르소나의 또 다른 특징은 집단성
과 개별성의 균형이다. 그룹 차원에서는 통일된 브
랜드 이미지와 콘셉트를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각 멤버의 개별적 매력과 특성도 부각시켜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략적 기획과 조율을 요구하는 과제
로, 그룹의 전체적 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개별 
멤버들의 고유한 개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섬세한 
균형감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K-Pop 그룹들은 이러
한 균형을 통해 그룹으로서의 시너지와 개별 멤버
로서의 스타성을 동시에 구현해낸다.

더 나아가, K-Pop 아이돌의 멀티 페르소나는 단
순한 이미지 관리를 넘어 아이덴티티 형성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많은 아이돌들이 
데뷔 당시에는 기획사가 설정한 페르소나를 수동적
으로 수행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점차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구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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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초기의 수동적 페르소나는 능동적이
고 자기주도적인 정체성으로 진화하며, 이는 아이돌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K-Pop 산업 전체의 성숙
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3.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세계관

1) 셰익스피어 연극에서의 정체성과 수행성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세계관은 현대 정체성 이론의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뜻
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에서 제시된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온 세상은 무대일 뿐이고, 모든 사
람은 단지 연극을 할 뿐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은 인
간 정체성의 연극적 특성을 예견한 철학적 통찰로 
평가된다(Shakespeare, 1623; Greenblatt, 2004). 이
러한 관점은 정체성이 본질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연출되고 수행되는 것임
을 시사한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등장인물들은 종종 다중
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뜻대로 하세요의 주인공 
로잘린드(Rosalind)는 남성 가니미드(Ganymede)로 
변장하며 성별의 경계를 넘나들고, 십이야(Twelfth 
Night)의 비올라(Viola)는 세바스찬(Sebastian)으로 
가장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한다(Orgel, 1996). 
이러한 성별 횡단(cross-dressing)과 정체성 변장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정체성 자체가 의상과 연
기를 통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메타연극적 
장치로 기능한다(Howard, 1988).

특히 뜻대로 하세요에서 로잘린드의 정체성 변
화 과정은 현대 젠더 이론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된
다. 그녀는 여성 로잘린드에서 남성 가니미드로, 다
시 가니미드가 연기하는 여성 로잘린드로 변화하며 
젠더의 구성적 특성을 드러낸다(Traub, 1992). 이러
한 삼중적 정체성 구조는 젠더가 생물학적 본질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임을 시사하며,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의 젠더 수행성 이론의 역사적 전조
로 해석된다(Butler, 1990).

셰익스피어 연극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메타
연극성(metatheatricality)이다. 등장인물들이 자신
이 연극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언급하는 메타연
극적 순간들은 현실과 연극, 진실한 자아와 연출된 
자아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Calderwood, 1971). 햄
릿(Hamlet)에서 “연극 속의 연극(play within a 
play)” 구조나, 템페스트(The Tempest)에서 프로
스페로가 자신의 마법을 연극에 비유하는 장면들은 
모든 인간의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연극적 수행임
을 암시한다(Maus, 1995).

2) 디지털 시대와 셰익스피어적 정체성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세계관에서 정체성은 사회
적 역할(social role)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리어왕
(King Lear)에서 에드가(Edgar)가 가난한 톰(Poor 
Tom)으로 변장하는 과정이나, 헨리 4세(Henry 
IV)에서 할 왕자(Prince Hal)가 방탕한 젊은이에서 
위엄 있는 왕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정체성이 사회
적 맥락과 기대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Dollimore, 1984). 이러한 관점은 어빙 고프만
(Erving Goffman)의 역할 이론과 사회적 연출 개념
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한다.

셰익스피어가 제시하는 정체성의 유동성은 특히 
사회적 계급과 지위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베니
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포샤
(Portia)는 법관으로 변장하여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접근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며, 이는 정체
성이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hapiro, 1996). 이러한 전략적 정
체성 구성은 현대 K-Pop 아이돌들이 다양한 페르
소나를 통해 서로 다른 시장과 팬덤에 접근하는 방
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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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 연극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언어
와 정체성의 관계이다. 등장인물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적 스타일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정
체성을 전환한다. 헨리 5세(Henry V)에서 헨리 
왕이 병사들과 대화할 때는 평민의 언어를, 프랑스 
공주와 구애할 때는 궁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가 정체성 구성의 핵심 도구임을 보여준다
(Blank, 2006). 이는 현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다
국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정체성을 구축
하는 전략과 연결된다.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세계
관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소셜 미디어와 다양
한 디지털 플랫폼은 개인에게 무수한 ‘무대’를 제공
하며, 사용자들은 각 플랫폼의 특성과 청중에 맞춰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연출한다(boyd, 2011). 이는 
셰익스피어가 제시한 “온 세상은 무대”라는 은유가 
디지털 시대에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K-Pop 아이돌들의 정체성 구축 과정은 셰
익스피어적 연극성의 현대적 구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이돌들은 무대에서는 완벽한 퍼포머로, 예
능에서는 친근한 연예인으로, 소셜 미디어에서는 진
솔한 개인으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이는 셰
익스피어 등장인물들의 다중적 정체성 구성과 유사
한 패턴을 보인다(Jenkins, 2006).

셰리 터클(Sherry Turkle)의 멀티 페르소나 이론
은 이러한 셰익스피어적 전통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Turkle, 1995). 터클이 제
시한 ‘정체성의 실험실’로서의 온라인 공간은 셰익
스피어의 아덴 숲(Forest of Arden)과 같은 변신과 
실험이 가능한 공간의 현대적 버전이다. 두 공간 모
두 일상적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리미널(liminal)’ 공간으
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Ⅲ. 연구 방법 및 분석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블랙핑크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Ruby’를 중심으로 그녀의 멀티 페르소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내용분
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한다. 내용분석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
로, 대중문화 콘텐츠의 맥락과 상징을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Drisko & Maschi 2016).

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uby’ 앨범 
관련 텍스트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분석 대상이 
된 텍스트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음악
적 텍스트로는 ‘Ruby’ 앨범에 수록된 총 15개 트랙
(‘like JENNIE’, ‘Handlebars (feat. Dua Lipa)’, 
‘ZEN’, ‘Love Hangover (feat. Dominic Fike)’, 
‘ExtraL (feat. Doechii)’, ‘Mantra’, ‘Damn Right 
(feat. Childish Gambino, Kali Uchis)’, ‘Filter’, 
‘with the IE (way up)’, ‘Seoul City’, ‘twin’, 
‘Starlight’, ‘F.T.S.’, ‘Memories’, ‘Sleepless Night’)
의 가사 전문과 각 곡의 멜로디, 리듬, 편곡 등 음악
적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다. 시각적 텍스트로는 타
이틀곡 ‘like JENNIE’의 뮤직비디오와 ‘ZEN’, 
‘Love Hangover’, ‘ExtraL’ 등 수록곡들의 뮤직비
디오, Zen 버전과 Jane 버전으로 구성된 앨범 포토
북의 콘셉트 사진들, 앨범 발매 전 공개된 티저 이
미지와 영상, ‘The Ruby Experience’ 콘서트의 무
대 영상과 퍼포먼스 영상들을 분석했다. 언어적 텍
스트로는 앨범 발매 전후 진행된 제니의 인터뷰 내
용들(Rolling Stone, Billboard, Vogue 등 해외 매체 
인터뷰와 국내 주요 언론사 인터뷰), 앨범 소개를 
위한 공식 보도자료, 제니의 개인 소셜 미디어(인스
타그램, 트위터) 게시물과 캡션들, OA 레이블의 공
식 발표문들을 포함했다. 수용과 반응 텍스트로는 



미래사회

- 134 -

앨범 발매 후 국내외 주요 음악 전문 매체의 리뷰
와 평가(Pitchfork, NME, 한국 음악 전문지 등), 팬
덤의 소셜 미디어 반응과 해석, 음악 차트 성과와 
스트리밍 데이터, 뮤직비디오 조회 수와 댓글 분석
을 포함했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멀티 
페르소나의 다섯 가지 핵심 개념(자아의 유동성, 병
렬적 정체성, 사회적 실험, 멀티플레이 자아, 정체성 
순환)과 관련된 표현, 이미지, 상징 등을 식별한다. 
이 과정에서 각 텍스트를 최소 3회 이상 반복 검토
하며, 개념별로 관련 요소들을 추출하고 분류했다. 
특히 가사에서는 정체성과 관련된 직접적 표현
(“Special edition and your AI couldn’t copy”, “바
비가 처키가 되기 전에” 등)과 은유적 표현들을 중
심으로 분석했으며, 시각적 요소에서는 색상, 의상, 
세트 디자인, 카메라 앵글 등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
했다.

셋째, 식별된 사례들을 개념별로 분류하고 코딩
한다. 각 멀티 페르소나 개념에 대해 하위 코드를 
설정하여 세분화된 분석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자
아의 유동성’의 경우 ‘고정 이미지 탈피’, ‘장르적 
경계 넘나들기’, ‘문화적 변신’ 등의 하위 코드로, 
‘병렬적 정체성’의 경우 ‘동시적 페르소나 공존’, ‘상
충하지 않는 다중성’, ‘통합적 브랜딩’ 등의 하위 코
드로 분류했다.

넷째, 코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니의 멀티 페
르소나 전략의 패턴과 특성을 분석한다. 각 개념별
로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고, 개념 간의 상
호 연관성과 통합적 작용 방식을 파악했다. 또한 시
간적 순서에 따른 전략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추적
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해석과 결론을 도출한다. 터클(Turkle)의 멀티 
페르소나 이론과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세계관을 바
탕으로 제니의 정체성 구축 전략이 갖는 이론적, 실
천적 의미를 해석하고, K-Pop 산업과 현대 대중문

화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했다.

2. 연구 대상

제니(본명 김제니)는 2016년 8월 8일 YG엔터테
인먼트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 데뷔한 가
수이자 래퍼로, 그룹 내에서 메인 래퍼와 리드 보컬
을 담당하며 독특한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으로 
주목받았다(YTN, 2018.07.01). 블랙핑크의 글로벌 
성공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빌
보드 200 차트 2위(‘THE ALBUM’)와 1위(‘BORN 
PINK’)라는 K-pop 걸그룹 최초 기록 달성에 일조
했다(한경, 2020.10.12).

제니는 2018년 11월 ‘SOLO’로 블랙핑크 멤버 중 
최초로 솔로 데뷔했으며, K-pop 여성 솔로 아티스
트 중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2023.05.21). 2023년 8월 블랙핑크의 그룹 
재계약 과정에서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을 체결했으며(연합뉴스, 2023.12.06), 같은 해 12월 
독립 레이블 ‘OA’를 설립했다.

2024년 9월 컬럼비아 레코드와의 협업을 발표한 
후, ‘Mantra’(2024.10), ‘Love Hangover’(2025.1), 
‘ExtraL’(2025.2)을 순차 발표했다. 첫 솔로 정규 앨
범 ‘Ruby’는 2025년 3월 발매되었으며, 총 15개 트
랙으로 구성되어 두아 리파(Dua Lipa), 차일디쉬 감
비노(Childish Gambino), 도미닉 파이크(Dominic 
Fike), 도이치(Doechii), FKJ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
과의 협업으로 주목받았다(Hypebeast, 2025.02.19).

‘Ruby’ 앨범은 K-pop의 전통적 틀을 넘어 글로
벌 팝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으며, 
제니가 블랙핑크 멤버에서 독립적인 글로벌 아티스
트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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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블랙핑크(BLACK PINK)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Ruby’를 중심으로 그의 멀티 페르
소나 전략과 정체성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터클(Turkle)의 멀티 페르소나 이
론을 토대로 제니가 어떻게 그룹 멤버로서의 정체
성과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구축
하고 표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표 3> 연구문제

구분 연구문제

자아의 유동성
(Fluidity of Self)

제니는 ‘Ruby’ 앨범을 통해 블랙핑
크 멤버로서의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유동적인 자아를 구축하는가?

병렬적 정체성
(Parallel 

Identities)

‘Ruby’ 앨범에서 제니는 K-Pop 아
이돌, 글로벌 팝스타, 패션 아이콘 
등 다양한 정체성을 어떻게 동시적
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사회적 실험
(Social 

Experimentation)

제니는 ‘Ruby’ 앨범을 통해 블랙핑
크 활동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어
떤 음악적, 시각적, 정체성적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멀티플레이 자아
(Multiplayed Self)

제니는 ‘Ruby’ 앨범의 다양한 트랙과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여러 자아를 
동시에 표현하고 상호작용시키는가?

정체성 순환
(Identity Cycling)

제니는 ‘Ruby’ 앨범의 프로모션 과
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페르소나 사
이를 전략적으로 순환하며 맥락에 
맞는 정체성을 표현하는가?

4. 분석 결과

1) 자아의 유동성(Fluidity of Self)

제니의 ‘Ruby’ 앨범에서는 자아의 유동성이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블랙핑
크의 멤버라는 집단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
정을 보여준다.

‘Ruby’ 앨범의 콘셉트 자체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As You Like It(뜻대로 하세요)’에서 영감을 받았
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연합뉴스, 
2025.03.07).3) 제니는 이 앨범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이 K-Pop 아이돌이라는 단일한 범주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음악적, 문화적, 예술적 맥락에서 유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K-Pop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준화된 아이돌 
이미지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바비가 처키가 되기 전
에”라는 한국어 가사는 귀여운 인형(바비)이 공포영
화의 캐릭터(처키)로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
하면서, 여성 아이돌에게 기대되는 ‘귀여움’이나 ‘순
수함’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보다 복합적이고 다면
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앨범에 수록된 ‘Filter’라는 곡에서는 “With no 
filter, uncensored when I take it all off”(필터 없
이, 모든 걸 벗어던질 때 검열 없이)라는 가사를 통
해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다. 여기서 ‘필터’는 사회적 기대나 산업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가공하거나 제한하는 메커니
즘을 상징하며, 이를 벗어던지는 행위는 자아의 유

3) 특히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온 세상은 무대일 뿐이고, 모든 사
람은 단지 연극을 할 뿐이다)라는 구절은 정체성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수행되는 연극적 행위라는 터클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타이틀곡 ‘like JENNIE’의 가사에서 “Special edition and your AI couldn’t copy”(특별한 에디
션이라 네 AI로는 복제 불가능해)라는 표현은 제니의 정체성이 단순히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유동적이고 
독창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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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회복하고 보다 다면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with the IE (way up)’
이라는 곡에서 제니는 “I’m hot cold gelato, An 
angel diablo”(나는 뜨겁고 차가운 젤라토, 천사이자 
악마)라는 표현을 통해 상반된 특성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는 K-Pop 아이돌에
게 흔히 요구되는 단일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탈피
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감정과 성격적 특성들이 하
나의 정체성 안에 유동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음악적 측면에서도 ‘Ruby’ 앨범은 팝, R&B,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제니의 유
동적인 음악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특히 전술한 바
와 같이 두아 리파 등 다양한 국적과 음악적 배경
을 가진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제니가 K-Pop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팝 시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Shatter the Standards, 2025.03.07).

시각적 표현에서도 자아의 유동성은 뚜렷하게 나
타난다. ‘like JENNIE’ 뮤직비디오에서 제니는 다양
한 스타일과 룩을 선보이며,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카피바라4)로 변신하는 모습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마저 초월하는 극단적인 자아의 유동성을 시각
화한다(Sportskeeda, 2025.03.07). 이러한 카피바라
로의 변신은 다양한 음악적, 문화적 맥락과 조화롭
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니의 유동적 정체성을 상
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앨범의 제목 ‘Ruby’가 제니의 중간 이름(Jennie 
Ruby Jane)에서 따온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
다. 이는 제니가 K-Pop 아이돌로서의 공적 페르소
나를 넘어, 보다 개인적이고 내밀한 정체성의 측면
을 탐색하고 표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루비’
라는 보석이 특유의 붉은색과 단단함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광물학적 조건에 따라 그 색

상과 특성이 변화한다는 점은 제니의 유동적 자아
와 상징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자아의 유동성은 제니가 OA(오드아뜰리
에)라는 독립 레이블을 설립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
다. 기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는 달리, 자신이 
설립한 레이블에서는 더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앨범명 ‘Ruby’와 함
께 사용된 붉은 커튼 이미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
는 의미로(The Korea Times, 2025.03.16), 제니가 
블랙핑크의 멤버라는 기존 정체성에서 벗어나 독립
적인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유동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한다.

종합하면, 제니의 ‘Ruby’ 앨범에 나타난 자아의 
유동성은 K-Pop 아이돌이 어떻게 집단적 정체성의 
제약을 넘어 보다 다면적이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단순
히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넘어, K-Pop 산업 전반에
서 아이돌의 정체성 정치와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병렬적 정체성(Parallel Identities)

제니의 ‘Ruby’ 앨범은 병렬적 정체성의 개념을 
여러 층위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Pop 
아이돌이 다양한 정체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관리하
는 방식을 보여준다.

‘Ruby’ 앨범의 전체적인 구성과 트랙리스트 자체
가 병렬적 정체성의 개념을 반영한다. 총 15곡으로 
구성된 앨범은 각각의 곡마다 서로 다른 음악적 색
채와 정서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제니가 지닌 다양한 
정체성의 측면들이 하나의 앨범 안에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타이틀곡 ‘like 
JENNIE’에서 “Like like like Jennie Jennie Jennie”
라는 가사를 반복함으로써, ‘제니’라는 단일한 이름

4) 카피바라는 제니가 오래전부터 좋아해 온 동물로, 다른 모든 동물들과 친화력이 좋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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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로는 다양한 정체성과 측면을 포함하는 복
합적 개념임을 암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콘셉트
가 셰익스피어의 ‘As You Like It’에서 영감을 받
았다는 점도 병렬적 정체성과 연관이 깊다. 이 희곡
에서 주인공 로잘린드는 남성으로 변장하고 가명 
‘가니미드’를 사용하며 두 가지 정체성 사이를 오간
다(메일리, 2025.03.14). ‘Ruby’ 앨범은 제니가 이와 
유사하게 K-Pop 아이돌, 힙합 아티스트, 팝스타, 패
션 아이콘 등 여러 정체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음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Ruby’ 앨범에 수록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은 제
니의 음악적 정체성이 단일하지 않고 여러 스타일
을 병렬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Mantra’
의 힙합 요소, ‘ZEN’의 동양적 영성(spirituality), 
‘Love Hangover’의 감성적 팝, ‘ExtraL’의 파워풀
한 여성 임파워먼트 등 각 곡은 서로 다른 음악적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하나의 앨범 안에 유기적으
로 공존한다(MBC뉴스, 2025.03.15). 

병렬적 정체성은 ‘Ruby’ 앨범의 협업 아티스트 
선정에서도 두드러진다. 두아 리파, 차일디쉬 감비
노 등 서로 다른 국적과 음악적 배경을 가진 아티
스트들과의 글로벌 협업은 제니가 ‘K-Pop 아이돌’
이라는 단일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팝
스타, 힙합 아티스트, 패션 아이콘 등 다양한 정체
성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병렬적 정체성의 구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
는 것은 ‘like JENNIE’의 가사이다. “여러 셀럽들 
속에 내 DNA”라는 가사는 제니의 정체성의 요소들
이 다른 유명인들과 공유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조합을 이루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는 정체
성이 완전히 독립적이거나 완전히 모방된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영향과 참조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복합적 구성물임을 시사한다. “얼말(얼마를) 줘도 
못해 서커스짓”이라는 가사 역시 상업적 요구에 부
응하는 페르소나와 자신의 진정성 있는 페르소나 

사이의 경계와 병렬성을 드러낸다.
병렬적 정체성은 앨범의 시각적 표현에서도 명확

히 나타난다. ‘Ruby’ 앨범은 Zen 버전과 Jane 버전, 
두 가지 포토북 버전으로 발매되었는데, 이는 ‘젠’
과 ‘제인’이라는 두 가지 페르소나가 병렬적으로 존
재함을 시각화한다. 각 버전의 콘셉트 사진과 스타
일링은 서로 다른 분위기와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동일한 앨범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공존한다. 이는 
제니가 자신의 다양한 측면과 정체성을 별도의 시
각적 세계관으로 구현하면서도, 이들이 상호 연결되
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보
여준다(최정아, 2024).

출처: 예스24 (2023)
[그림 1] ‘Ruby’ 앨범 Zen 버전과 Jane버전

‘ZEN’ 곡에서 “I am what you think about 
me”(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나야)라는 가사
는 타인의 인식이 만들어내는 정체성과 자기 인식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Starlight’ 곡에서
는 “You say you see the starlight in me, What 
about the black mystery, What about the mo-
ments you don't see”(네가 말하는 내 안의 별빛, 
그런데 어둠 속 미스터리는? 네가 보지 못하는 순
간들은?)이라는 가사를 통해 보여지는 자아와 숨겨
진 자아가 동시에 존재하는 병렬적 정체성의 양상
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앨범 프로모션 전략에서도 병렬적 정체성의 활용
이 두드러진다. 제니는 ‘The Ruby Experience’ 콘
서트 시리즈와 ‘Rubify’ 팝업 스토어, 다양한 미디
어 인터뷰, 소셜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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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현대 셀러브리티(celebrity)가 다양한 플랫
폼과 미디어에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을 어
떻게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사
례이다.

병렬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제
니가 K-Pop 아이돌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적인 글로
벌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녀는 블랙핑크의 멤버로서 YG엔터테
인먼트와 그룹 활동을 위한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솔로 활동을 위해 OA(오드아뜰리에)라는 독립 레
이블을 설립했다. 이는 제니가 집단적 정체성과 개
인적 정체성을 동시에 관리하며, 두 영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긴장과 충돌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니의 사례는 그룹 정체성과 개인 정체
성, 로컬 아이돌과 글로벌 아티스트, 상업적 엔터테
이너와 진지한 뮤지션 등 다양한 정체성이 병렬적
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병렬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Ruby’ 앨범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동·서양 문화 사이의 경계
를 넘나드는 정체성의 구축이다. 제니는 한국인으로
서의 문화적 정체성과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정체성
을 병렬적으로 표현하며, ‘ZEN’과 같은 곡에서는 
동양 철학적 요소를, ‘Mantra’와 같은 곡에서는 서
구 힙합 문화의 요소를 동시에 녹여낸다(인문학의 
숲 유튜브, 2025.03.10). 

무엇보다 ‘Ruby’ 앨범이 보여주는 병렬적 정체성
의 전략은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정치와 깊이 연결
된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온라인 공간과 커뮤니티에
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병렬적으로 구축하고 관리
하게 된다. 제니의 ‘Ruby’ 앨범은 이러한 현대적 정
체성 구성의 양상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K-Pop 아이돌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서 병렬적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보여준다.

요약하면, 제니의 ‘Ruby’ 앨범에서 나타나는 병

렬적 정체성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을 넘어 현대 셀
러브리티 문화와 K-Pop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룹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 로컬과 글로벌, 상업성
과 예술성, 전통과 혁신 등 다양한 영역과 가치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보
여줌으로써, 제니는 K-Pop 아이돌의 정체성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ation)

제니의 ‘Ruby’ 앨범은 사회적 실험의 장으로 기
능하며, 그녀가 K-Pop 아이돌로서의 기존 틀을 벗
어나 새로운 예술적,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실험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Ruby’ 앨범의 콘셉트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As 
You Like It’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은 앨범 전체
가 하나의 실험적 연극 무대로 구성되었음을 시사
한다(연합뉴스, 2025.03.07).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숲은 사회적 규범과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정
체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마찬가
지로, ‘Ruby’ 앨범은 제니에게 K-Pop 산업의 관행
과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적 표현과 정체성
을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숲’과 같은 공간을 제공
한다.

‘Ruby’ 앨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적 실험 
중 하나는 언어 사용의 실험성이다. 타이틀곡 ‘like 
JENNIE’에서 “얼말 줘도 못해 서커스짓”이라는 가
사는 상업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적 완
전성과 진정성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다. 이는 K-Pop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업적 타협
과 대중적 취향에 맞추는 관행에 대한 도전이자, 아
티스트로서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실험적으로 주장
하는 방식이다.

또한, ‘F.T.S.’라는 트랙에서 “Fuck that shit”이
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K-Pop 아이
돌, 특히 여성 아이돌에게 기대되는 ‘순수’하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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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있는’ 이미지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다. 이러한 
언어적 실험은 단순한 충격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
라,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과 제약에 대
한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한편 ‘ExtraL’에서 “Do my do my ladies run 
this ladies run this”라는 가사는 여성의 주체성과 
권한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K-Pop 산업에서 여성 아이돌이 종종 수동적
이고 대상화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한 대안
적 내러티브를 제시하며(조안나, 2024), 여성 아티스
트의 주체성과 권한을 실험적으로 탐색한다.

특히 ‘Damn Right’ 트랙에서 차일디쉬 감비노와 
칼리 우치스(Kali Uchis)와의 협업은 제니가 힙합과 
R&B의 영역을 실험적으로 탐색하며, K-Pop 아이
돌로서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

‘Ruby’ 앨범의 프로덕션 방식 자체도 하나의 사
회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제니는 이 앨범을 위해 
YG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
십을 맺었다(TheKoreaTimes, 2025.03.16.). 이는 
K-Pop 산업의 전통적인 기획사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독립적 창작 모델을 
실험하는 시도로,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도전적 실
험이라 할 수 있다.

시각적 표현에서 제니의 사회적 실험을 논의할 
때, 단순한 스타일링 변화나 섹스어필의 차원을 넘
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실험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
다. ‘like JENNIE’ 뮤직비디오에서 제니가 마지막에 
카피바라로 변신하는 장면은 전통적인 K-Pop 뮤직
비디오의 서사 구조와 시각적 문법을 완전히 해체
하는 실험이다. 이는 인간과 동물, 현실과 판타지, 
스타와 일반인 사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며, 
K-Pop 아이돌의 신성화(sacralization) 과정에 대한 
탈구축적 실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피바라라는 
동물의 선택 역시 의미가 있는데, 이 동물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특성으로 유명하여, 

제니가 추구하는 경계 없는 글로벌 정체성의 은유
로 기능한다. 또한 ‘like JENNIE’에서 보여주는 의
상과 퍼포먼스는 단순한 관능미 강조가 아니라, 여
성 아이돌의 시각적 표현에서 ‘귀여움(cute)’과 ‘섹
시함(sexy)’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해체하고, 보다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여성성을 제시하는 실험이다. 
이는 K-Pop 산업에서 여성 아이돌에게 강요되어온 
시각적 카테고리화에 대한 저항이자, 여성의 시각적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사회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

‘ZEN’ 트랙은 제니가 한국인 아티스트로서 자신
의 문화적 유산과 글로벌 팝 음악 사이의 창의적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Nobody gon 
Move my soul, Gon move my aura, My matter(아
무도 내 영혼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 아우라를 
움직이는 건 나야)”라는 가사는 외부의 기대와 압
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적, 예술적 진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twin’ 트랙에서는 
“It’s like I’m writing a letter but I’m writing a 
song(편지를 쓰는 것 같지만 노래를 쓰고 있어요)”
이라는 가사를 통해 개인적 소통과 공적 예술 표현 
사이의 경계를 실험적으로 탐색한다. 이는 K-Pop 
아이돌이 공적 페르소나와 사적 자아 사이에서 경
험하는 복잡한 관계성을 반영하며, 두 영역 사이의 
창의적 통합 가능성을 모색한다.

‘Ruby’ 앨범이 보여주는 사회적 실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K-Pop 아이돌의 나이와 경력 주기
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29세의 
나이에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표한 제니의 사례는 
젊음과 신선함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K-Pop 산업의 
관행에 도전하며, 아이돌이 나이가 들고 경력이 성
숙해 감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발
전시키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모델
을 제시한다. 이는 K-Pop 산업에서 여성 아이돌의 
수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 통념을 재검토하게 
하는 사회적 실험이다.

종합하면, 제니의 ‘Ruby’ 앨범에 나타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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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K-Pop 아이돌의 예술적 표현, 언어 사용, 
산업적 관행, 시각적 문법의 해체, 글로벌 협업 방
식, 여성성의 재정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실험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시도를 넘
어, K-Pop 산업 전반의 관행과 기대에 도전하고 아
이돌의 예술적, 사회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4) 멀티플레이 자아(Multiplayed Self)

제니의 ‘Ruby’ 앨범은 멀티플레이 자아의 개념을 
다양한 차원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현대 디지털 미
디어 환경에서 K-Pop 아이돌이 어떻게 다중적 상
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고 확장하는지 보여
준다.

‘Ruby’ 앨범의 가장 두드러진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적 프
로모션 전략이다. 제니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유
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서로 다른 특성
을 가진 플랫폼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앨범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전
략을 택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뮤직비디오
와 퍼포먼스 영상을 통해 시각적이고 퍼포먼스 중
심의 페르소나를, 인스타그램에서는 일상적이고 친
근한 이미지와 함께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페르소나
를, 틱톡에서는 짧고 임팩트 있는 챌린지 콘텐츠를 
통해 트렌디하고 접근성 높은 페르소나를 동시에 
구축했다.

‘Ruby’ 앨범에서 제니의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은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과 커뮤니티 사이의 동시적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난다. 타이틀곡 ‘like JENNIE’
에서 “Whooooooo wanna rock with Jennie(후우우 
제니랑 같이 놀고 싶어)”라는 가사는 다양한 청중

과 환경에 열려 있는 상호작용적 태도를 표현한다. 
이는 제니가 K-Pop 팬덤, 힙합 커뮤니티, 패션 산
업, 글로벌 팝 시장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 동
시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며, 각 환경에 적합한 페
르소나를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시사한다.

언어 사용에서도 제니의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이 
두드러진다. ‘Ruby’ 앨범의 가사에서 제니는 영어,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때로는 두 언어를 한 곡 
안에서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는 단순한 코드 스위
칭을 넘어, 서로 다른 언어적 환경과 문화적 맥락을 
동시에 오가며 상호작용하는 멀티플레이 자아의 능
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like JENNIE’에서 영어 가
사와 한국어 랩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방식은 제니
가 한국과 글로벌 시장, K-Pop과 힙합 문화 사이를 
동시에 오가며 각 맥락에 맞는 언어적 페르소나를 
발현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Ruby’ 앨범에서 제니의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은 
다양한 문화적, 지리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난다.5) 한국과 글로벌 환경을 동시에 오가며 
양쪽 맥락에 적합한 페르소나를 발현하고 있는 것
이다.

제니의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은 서로 다른 시간
성을 가진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난다. 
‘Ruby’ 앨범의 선공개 싱글 ‘Mantra’, ‘Love 
Hangover’, ‘ExtraL’은 각각 다른 시기에 발표되며 
서로 다른 음악적 방향성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앨범 내러티브로 통합되었다. 이는 제니가 
서로 다른 시간적 맥락과 음악적 흐름을 동시에 오
가며 통합적인 예술적 비전을 구축하는 멀티플레이 
자아의 능력을 보여준다.

‘Ruby’ 앨범의 협업 전략에서도 멀티플레이 자아
의 개념이 적용된다. 특히 ‘Handlebars’에서의 협업
은 팝 감성을, ‘Damn Right’에서의 협업은 힙합과 

5) ‘Seoul City’라는 트랙에서 “82 some miracle, Only listen to, My general”이라는 가사는 한국의 국가 코드(82)를 
언급하며 한국적 맥락을 참조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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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감성을 각각 강조한다.
멀티플레이 자아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니가 블랙핑크 멤버와 솔로 아티스트라는 
두 가지 환경을 동시에 오가는 방식이다. ‘Ruby’ 앨
범 프로모션 중에도 제니는 블랙핑크의 재결합과 
관련된 소식을 공유하며,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 사
이의 경계를 유연하게 오갔다. 이는 제니가 집단적 
페르소나와 개인적 페르소나를 동시에 관리하며 각 
맥락에 적합한 자아를 발현하는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제니의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은 서로 다른 연령
대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드러
난다. ‘Ruby’ 앨범의 프로모션 과정에서 제니는 기
존의 블랙핑크 팬덤인 블링크를 대상으로 한 소통
과 함께, 새로운 잠재적 팬층을 대상으로 한 소통을 
동시에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제니의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은 예
술가와 비즈니스 리더라는 두 가지 역할 사이의 상
호작용에서도 나타난다. 제니는 ‘Ruby’ 앨범의 예
술적 비전을 구축하는 창작자의 역할과 함께, OA 
레이블의 설립자이자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이는 제니가 창의
적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동시에 오가며 각 맥락
에 적합한 페르소나를 발현하는 멀티플레이 자아의 
능력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제니의 ‘Ruby’ 앨범에 나타난 멀티플
레이 자아 전략은 서로 다른 미디어 플랫폼, 문화적 
맥락, 언어적 환경, 시간적 흐름, 산업적 구조, 청중 
층위 사이를 동시에 오가며 각 맥락에 적합한 페르
소나를 발현하는 복합적인 정체성 구축 과정을 보
여준다. 이러한 멀티플레이 자아 전략은 디지털 미
디어가 발달하고 글로벌 연결성이 강화된 현대 사
회에서 K-Pop 아이돌이 어떻게 다양한 환경과 맥
락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을 확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5) 정체성 순환(Identity Cycling)

제니의 ‘Ruby’ 앨범은 정체성 순환의 개념을 다
양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K-Pop 아이돌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양한 페르소나 사이를 순환하
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지 보여준다.

‘Ruby’ 앨범의 구조 자체가 정체성 순환의 개념
을 반영한다. 앨범은 총 15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트랙은 서로 다른 음악적 분위기와 주제
를 가지고 있다. 청취자는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제니의 다양한 페르소나 사이를 순환하는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Ruby’ 앨범의 발매 전략에서도 정체성 순환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니는 앨범 
발매 전에 ‘Mantra’, ‘Love Hangover’, ‘ExtraL’을 
선공개 싱글로,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각 싱글은 
서로 다른 음악적 색채와 정체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제니는 앨범 발매 전부터 다양한 페르소
나 사이를 순환하는 과정을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순차적인 싱글 발표는 단순한 프로모션 전
략을 넘어, 제니가 어떻게 다양한 정체성 사이를 순
환하며 최종적인 ‘Ruby’ 앨범의 복합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했다.

타이틀곡 ‘like JENNIE’의 가사에서 “It’s Jennie 
Jennie Jennie, Jennie Jennie”와 같이 제니의 이름
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은 정체성 순환의 개
념을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이름의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제니’라는 정체성이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재정의되고 순환하는 과정
에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I think I really like / 
Haters they don’t really like(저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
아요)”라는 가사는 자기 인식과 타인의 인식 사이
에서 순환하는 정체성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는 
‘like JENNIE’ 뮤직비디오에서 제니는 여러 장면과 
세트를 오가며 다양한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선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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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제니가 카피바라로 변신하
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제니의 정체성 순환 전략은 ‘Ruby’ 앨범의 프로
모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제니는 앨범 발매 전후
로 여러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대중의 관심
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스
터리한 티저와 암시적인 힌트를 통해 호기심을 자
극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공개 싱글과 뮤직비
디오를 통해 앨범의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와 공연을 통해 앨범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Ruby’ 앨범에서 제니의 정체성 순환 전략은 특히 
음악적 감정과 정서의 변화에서 두드러진다. 앨범 
내에서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곡(‘like JENNIE’, 
‘ExtraL’)과 감성적이고 내면적인 곡(‘ZEN’, ‘twin’)
이 교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다양성을 넘어, 제니가 외향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페르소나와 내면적이고 성찰적인 페르소나 사이를 
순환하는 과정을 표현한다. 

‘Love Hangover’ 트랙에서 “We say it’s over, 
But I keep fucking with you... I swear I’ll never 
do it again, Ah shit I did it again(우리는 끝났다
고 말하지만, 나는 계속 너한테 장난치고 있어... 다
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아, 젠장, 다시 했
어)”이라는 가사는 결심과 행동 사이의 순환적 모
순을 표현한다. 이는 단순한 관계적 갈등을 넘어, 
정체성이 고정된 결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재협상 되고 순환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순환적 모순은 K-Pop 아이돌이 흔히 보여주는 일
관되고 완벽한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인간의 
복잡성과 모순을 인정하는 정체성 탐색의 과정을 
반영한다.

‘twin’ 트랙에서 “Twin, twin, twin, You and I 
we drifted apart, Twin, twin, twin, Like the white 
clouds under the stars(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너
와 나는 멀어졌어, 쌍둥이, 쌍둥이, 별 아래 하얀 구

름처럼)”라는 가사는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연결된 
정체성 사이의 순환적 관계를 표현한다. 이는 제니
가 블랙핑크의 멤버로서의 정체성과 솔로 아티스트
로서의 정체성 사이를 오가는 과정과 연결된다.

‘Ruby’ 앨범에서 제니의 정체성 순환 전략은 또
한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의 시간적 순환에서도 나
타난다. 앨범 전체에 걸쳐 제니는 자신의 과거 경
험,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순환적으
로 탐색한다. ‘Starlight’ 트랙에서 “I know where 
my soul has been, Now I remember the night(나
는 내 영혼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이제 그 밤을 
기억해)”라는 가사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인식 
사이를 순환하는 정체성의 시간적 움직임을 보여준
다. 이러한 시간적 순환은 제니의 정체성이 고정된 
시점이나 상태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
는 연속적인 서사임을 시사한다.

정체성 순환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니가 블랙핑크 활동과 솔로 활동 사이를 오가는 
방식이다. ‘Ruby’ 앨범은 제니가 블랙핑크의 그룹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솔로 활동에 집중하는 시기
에 발표되었지만, 앨범의 발매와 함께 제니는 이미 
블랙핑크의 재결합과 관련된 계획을 언급하기 시작
했다. 이는 제니가 솔로 아티스트와 그룹 멤버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를 순환적으로 오가며, 각 정체
성을 통해 얻은 경험과 통찰을 다른 정체성으로 가
져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니의 정체성 순환 전략은 앨범의 라이브 퍼포
먼스와 무대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The Ruby 
Experience’ 콘서트에서 제니는 여러 세트와 의상, 
안무를 통해 다양한 페르소나를 순차적으로 선보였
다. 무대의 각 세그먼트는 앨범의 서로 다른 음악
적,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며,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 
제니의 다양한 페르소나 사이를 순환하는 여정을 
함께 경험했다. 

‘Ruby’ 앨범의 정체성 순환 전략은 또한 창작과 
소비, 표현과 수용 사이의 순환적 관계에서도 나타



멀티페르소나에의한K-Pop 아이돌의정체성재구성전략연구: 제니의 ‘Ruby’ 앨범사례를중심으로

- 143 -

난다. 제니는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
게 전달하고, 대중의 반응을 다시 자신의 창작 과정
에 반영하는 순환적 소통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선
공개 싱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바탕으로 후속 활
동을 조정하는 방식은 제니가 창작자와 퍼포머, 대
중과 소통하는 사람 등 다양한 역할 사이를 순환하
며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체성 순환의 관점에서 ‘Ruby’ 앨범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제니가 자신의 공적 페르소나와 사
적 자아 사이를 순환하는 방식이다. 앨범에서 제니
는 때로는 글래머러스하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의 
모습을, 때로는 취약하고 내면적인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적/사적 페르소나 사이의 순환
은 K-Pop 아이돌이 흔히 경험하는 ‘온-스테이지’와 
‘오프-스테이지’ 정체성 사이의 분리와 연결을 반영
한다.

‘Ruby’ 앨범에서 제니의 정체성 순환 전략은 마
지막으로 성장과 변화, 안정과 혁신 사이의 순환적 
균형에서도 나타난다. 제니는 K-Pop 아이돌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예술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한다. 이는 과거
의 성취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를 순환하며 정체성
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K-Pop 아이돌이 경력의 
특정 단계에서 직면하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라
는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하면, 제니의 ‘Ruby’ 앨범에 나타난 정체성 
순환 전략은 다양한 페르소나, 음악적 스타일, 감정
적 상태, 문화적 맥락, 시간적 차원 사이를 순환하
며 복합적이고 발전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체성 순환은 단순한 반복이나 
변화가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의 측면들이 서로 영
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제니
의 사례는 K-Pop 아이돌이 어떻게 다양한 페르소
나 사이를 전략적으로 순환하며 자신의 예술적, 개
인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6) 분석 종합 및 논의

제니의 ‘Ruby’ 앨범은 자아의 유동성, 병렬적 정
체성, 사회적 실험, 멀티플레이 자아, 정체성 순환이
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멀티 페르소나 
전략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K-Pop 산업 시스템
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아의 유동성 측면에서 제니는 ‘As You Like 
It’ 콘셉트와 고정 이미지 탈피를 통해 다면적 정체
성을 표현한다. 타이틀곡 ‘like JENNIE’의 “Special 
edition and your AI couldn’t copy”와 “바비가 처
키가 되기 전에”라는 가사는 복제 불가능한 정체성
과 기존 여성 아이돌 이미지 거부를 보여준다. 병렬
적 정체성 관점에서는 Zen/Jane 버전의 포토북과 
글로벌 아티스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스타
일과 문화적 참조가 공존하는 복합적 구성을 보여
준다. 사회적 실험 측면에서는 직설적 표현, 페미니
즘, 독립 레이블 설립을 통해 K-Pop 산업의 관행에
서 벗어난 새로운 표현과 정체성을 실험한다. 멀티
플레이 자아 측면에서는 다중 플랫폼과 한/영 코드 
스위칭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와 언어적 맥락을 오
가며 상황에 적합한 페르소나를 발현한다. 정체성 
순환 관점에서는 선공개 싱글 전략과 공적/사적 전
환을 통해 다양한 페르소나 사이를 순환하는 과정
을 보여준다.

이러한 멀티 페르소나 전략은 K-Pop 산업 시스
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니의 ‘Ruby’ 앨
범이 K-Pop 산업에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아이돌 정체성의 주체성 강화, 경력 발전 경로 다양
화, 젠더 표현 범위의 확장, 그리고 글로벌-로컬 문
화적 혼종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이돌 정체성의 주체성 강화 측면에서 제
니의 사례는 K-Pop 아이돌의 정체성 구축이 단순
히 기획사의 일방적인 관리나 시장 논리에 종속된 
과정이 아니라, 아티스트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창의적인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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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둘째, 경력 발전 경로 다양화 측면에서 제니의 

사례는 K-Pop 아이돌이 전통적인 연예인 경로를 
넘어 독립적인 음악 프로듀서이자 비즈니스 리더로
서의 새로운 경력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OA라는 
독립 레이블을 설립하고 글로벌 음반사와의 파트너
십을 구축한 것은 K-Pop 아이돌이 단순한 퍼포머
를 넘어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젠더 표현 범위의 확장 측면에서 제니의 
‘Ruby’ 앨범은 여성 아이돌에게 흔히 요구되는 순수
하고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주체적이고 
다면적인 여성성을 표현한다. 특히 직설적인 언어 
사용과 페미니스트적 메시지는 K-Pop 산업에서 여
성 아이돌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넷째, 글로벌-로컬 문화적 혼종성 측면에서 제니
의 ‘Ruby’ 앨범은 한국어와 영어의 혼합, 동양적 철
학(‘ZEN’)과 서구 힙합 문화(‘Mantra’)의 융합, 다
양한 국적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K-Pop이 
단순히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출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상호 교류하고 융합하는 복합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제니의 ‘Ruby’ 앨범은 셰리 터클의 멀
티 페르소나 이론을 통해 분석했을 때, K-Pop 아이
돌의 정체성 구축이 단순히 상업적 논리나 기획사
의 통제에 종속된 과정이 아니라, 아티스트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창의적인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이는 
K-Pop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아이돌들의 정체성 
구축과 관리 방식도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진
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제니의 멀티 페르소나 전략 도식화

Ⅳ. 결론

본 연구는 블랙핑크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Ruby’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K-Pop 아이돌이 어
떻게 멀티 페르소나 전략을 활용하여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재구성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는 질적 연구 방법론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을 활용하여 ‘Ruby’ 앨범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니의 ‘Ruby’ 앨범에서는 멀티 페르
소나 전략의 다섯 가지 차원이 모두 뚜렷하게 나타
났다. 자아의 유동성 측면에서 제니는 셰익스피어의 
‘As You Like It’에서 영감을 받은 앨범 콘셉트와 
가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닌 유
동적이고 복제 불가능한 것임을 표현했다. 병렬적 
정체성 차원에서는 Zen 버전과 Jane 버전으로 나뉜 
앨범 패키지와 다양한 장르(힙합, R&B, 팝, 일렉트
로닉)를 넘나드는 음악적 다양성을 통해 서로 다른 
정체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회
적 실험 측면에서는 직설적인 언어 사용(‘F.T.S.’), 
페미니스트적 메시지(‘ExtraL’), 독립 레이블 설립
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도 등을 통해 K-Pop 
산업의 관행과 기대를 넘어서는 실험적 시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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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멀티플레이 자아 차원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플
랫폼을 활용한 통합적 프로모션 전략, 한국어와 영
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언어적 코드 스위칭, 서로 다
른 문화적 맥락 사이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보여주
었다. 정체성 순환 측면에서는 ‘Mantra’, ‘Love 
Hangover’, ‘ExtraL’ 등의 선공개 싱글을 순차적으
로 발표하는 전략, 강렬한 곡과 감성적인 곡의 교차
적 배치, 공적 페르소나와 사적 자아 사이의 순환적 
전환 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대 K-Pop 산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K-Pop 아이
돌의 정체성 구축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주체성과 
창의적 전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K-Pop 
아이돌의 경력 발전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
적으로 그룹 활동 이후 연기자나 방송인으로 전환
하는 경로가 일반적이었으나, 제니의 사례는 독립적
인 음악 프로듀서이자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셋째, K-Pop의 글로벌화 과정에
서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이 핵심 전략
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의 혼합, 동양적 
철학과 서구 힙합 문화의 융합, 다양한 국적의 아티
스트들과의 협업은 K-Pop이 단순한 한국 문화의 
수출이 아닌 전 지구적 문화 교류의 결과물임을 보
여준다. 넷째, 여성 아이돌의 젠더 표현 범위가 확
장되고 있다. ‘Ruby’ 앨범은 여성 아이돌에게 흔히 
요구되는 순수하고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
다 주체적이고 다면적인 여성성을 표현함으로써 
K-Pop 산업 내 젠더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다
섯째,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구축이 갖는 퍼포먼스
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온 세상은 
무대일 뿐”이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앨범 콘셉
트는 정체성이 본질적 속성이 아닌 상황과 맥락에 
따라 수행되는 연극적 행위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단일 사례에 초점
을 맞추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제니의 사례가 K-Pop 솔로 아이돌

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각 아
이돌의 개인적 배경, 소속사 특성, 음악적 지향점에 
따라 정체성 구축 전략은 상이할 수 있다. 둘째, 연
구자의 해석에 의존한 질적 분석 방법론의 제한성
이 있다.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관점과 
이론적 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연구
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앨범 발매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분석이므로, 앨
범의 장기적 영향과 의미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넷째, 팬덤의 수용과 반응, 미디어
의 담론 형성 등 정체성 구축의 사회적 맥락을 충
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첫째, 다양한 K-Pop 아이
돌의 솔로 활동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제니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들, 
BTS, 트와이스 등 다양한 그룹의 멤버들이 진행한 
솔로 활동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K-Pop 
아이돌의 멀티 페르소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팬덤의 수용과 반응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이돌의 정체
성 구축은 아티스트의 의도뿐만 아니라 팬덤의 해
석과 의미 부여를 통해 완성되는 상호작용적 과정
이므로, 소셜 미디어 담론 분석이나 팬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용자 측면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체성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도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전략, 음악 산업의 구조적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특성 등이 아이돌의 정체성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K-Pop 아이돌의 경력 발전 궤적
과 정체성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
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K-Pop에서 아
티스트의 정체성 전략과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
해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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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Identity Reconstruction of K-Pop Idols 
through Multi-Persona: 

A Case Study of Jennie’s ‘Ruby’ Album
Kee-chang Kim Eui-shin Lee Sun-young Kim
Hongik University Seoul Cyber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K-Pop idols construct their identities between group and solo 
careers through BLACKPINK Jennie’s album ‘Ruby’. Using Sherry Turkle’s multi-per-
sona theory, we analyzed five concepts: fluidity of self, parallel identities, social 
experimentation, multiplayed self, and identity cycling. Findings show Jennie’s album, 
inspired by Shakespeare’s ‘As You Like It’, demonstrates all five dimensions of 
multi-persona strategy. Notable elements include her transition from K-Pop idol to global 
pop star, dual Zen/Jane album versions, challenging female idol stereotypes, navigating 
multiple cultural contexts, and strategic identity development through pre-release singles. 
This provides five implications for the K-Pop industry: increased importance of artistic 
agency, diversified career paths, cultural hybridity, expanded gender expression, and per-
formative identity characteristics in the digital age.

Keywords: Multi-Persona, K-Pop Idol, Group Activity, Solo Career, BLACKPINK Jenn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