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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exotic� products� handled� by� Bon�

Marche� department� store,� examine� characteristics,� and� reveal� the� meaning� of�

exotic� taste� in� the� 19th� century.� The�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research�

centered� on� original� materials� of� the� time,� such� as� � old� literature� related� to�

department� stores,� and� films,� newspapers,� magazines,� and� periodicals� as� well� as�

books� and� papers.� Commercial� catalogs� and� Agenda-Buvard� published� by� Bon�

Marché� were� used� as� visual� materials.� Results� are� as� follows.� Exotic� tastes� of�

products� of� the� Bon� Marche� department� store� in� the� late� 19th� century� showed�

an� oriental� style� centered� on� Persia,� India,� China,� and� Japan.� Products� from�

various� regions� such� as� Turkey,� Spain,� Algeria,� Tunisia,� England,� Italy,� and� Russia�

were� also� accepted.� These� exotic� tastes� had� the� following� contributions� and�

meanings.� First,� they� expanded� items� and� product� development� and� activated�

domestic� industry� through� production� of� imitations� and� replicas.� Second,� before�

the� advent� of� department� stores,� foreign� items� that� came� to� Europe� were�

exclusive� properties� of� a� few� privileged� classes.� However,� in� the� late� 19th�

century,� as� the� number� of� consumers� who� wanted� to� have� a� new� status�

higher� than� themselves� increased,� exotic� products� of� the� Bon� Marche�

department� store� became� the� object� of� desire� for� material� pursuits� toward� the�

upper� class� rather� than� sentimental� fantasies.� Third,� exotic� tastes� gradually�

spread� to� the� public� as� production� of� products� imitating� foreign� products�

became� possible� industrially� with� an� easy� access� to� them.�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department� stores� were� mediators� of� trends� and� the� epicenter� of�

popularizing� exotic� tastes.



62� � � � � � 패션비즈니스�제27권� 1호

I.� 서론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백화점은 도시의 발명품 및 소비의 

궁전으로 비유될 정도로 주로 근대성과 관련된 주제만 부각

되어 왔다. 이로 인해 백화점이 대중에게 이국에 대한 호기

심을 불러일으킨 만국박람회를 모델로 탄생되었고 시기적으

로 프랑스의 이국취미가 전성기 일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

고 근대성에 가려져 19세기 이국취미와 연관된 주제는 도출

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백화점이 ‘새

로운 유행상점(magasin de nouveauté)’에서 발전된 것임에

도 ‘새로운 상품’에 초점을 맞춘 연구보다는 현대적 마케팅

의 ‘새로운 판매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뿐만아니라 

19세기 이국취미와 관련된 디자인 연구는 특정 제품 즉, 도

자기, 직물, 가구, 패션 등에서 언급되어졌을 뿐 이국취미 

제품들을 통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후반 파리 이국취미

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대중이 한 곳에서 다

양한 이국의 제품을 접할 수 있었던 백화점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파리에서는 1852년 봉 마르셰(Bon Marché)를 시작으로 

1855년 루브르(Louvre) , 1865년 쁘렝땅(Printemps), 1895

년 갤러리 라파에트(Galeries Lafayette)가 출현했지만 봉 마

르셰를 제외한 나머지 백화점들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잘 

보존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디자인 연구에 필요한 시각자료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봉 마르셰의 경우 신문사도 갖

기 어려운 사내 인쇄소를 갖추어(Kim, 2006) 카탈로그, 달

력, 가계부를 겸한 수첩 등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더욱이 당

시 후발주자들의 백화점은 봉 마르셰와 어느 정도 비슷한 

소매업의 환경을 채택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봉 마르셰 백

화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시대 범위는 

봉 마르셰가 탄생한 1852년부터 세기말까지로 한다. 

  지금까지 19세기 백화점 및 봉 마르셰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Sombart(1928)는 백화점을 고도 자본주의의 시대

적 특징을 나타난 대형 소매 경영의 전형적 형태라고 보았

고 Yama(1991)는 파리 사람들의 패션 및 생활 스타일을 이

끌어냈다고 보았다(Yama, 1991, as cited in Fujioka, 

2006). 프랑스에서의 백화점 연구는 일찍이 

Macorland(1930)의 “Le Printemps”과 Ambrjère(1938)의 

“The Secret Life of Department Store”가 있고 

Laudet(1993)의 “La Samaritaine”이 있다. 그리고 봉 마르

셰 백화점 관련 선행 연구는 Ydewalle(1965)의 부띠끄에서 

백화점이 되기까지 대기업의 역사를 소개한 연구와 

Miller(1981)의 1869년부터 1920년까지 부르주아 문화를 중

심으로 리테일의 혁신을 다룬 연구가 있다. 특히 Miller는 

봉 마르셰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비 

그 차제이며 소비사회 현상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

였고 Kashima(2006)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봉 마르셰 백화

점의 등장과 영업 전략에 관해 다루었다. 그 외 

Marshall(1919), Hirsch(1925)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백화점

의 역사를 새로운 분배의 상업적 특성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The Bon Marche의 저자 

Miller(1981)는 백화점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판매량을 늘리

며 새로운 라인으로 상품의 다양화를 들었다. Hower(1976) 

역시 백화점 개발의 핵심 요소가 상품라인 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백화점의 상품은 백화점 발전의 중요 요인임에도 봉 

마르셰가 19세기에 취급했던 상품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국취미와 관련된 대량생산된 상품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후반 마가쟁드 누보테(magasin 

de nouveauté)’에서 품목의 확대를 가져온 백화점이 등장하

여 취급했던 상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봉 마르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19세기 대중의 이국취미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봉 마르셰 백화점이 취

급했던 이국적 상품은 무엇인지 도출해 본다. 이와 같은 증

거 사례들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봉 마르셰 백화점의 이

국취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품의 특징은 물론 봉 마르셰 백

화점 및 상품의 시대적 역할 및 기여를 통해 19세기 이국취

미 트렌드의 의미를 밝혀낸다. 나아가 백화점이 이국취미의 

유행을 주도했던 진원지의 하나였음을 밝혀낸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백화점 관련 고문헌, 필름, 잡지, 

정기 간행물(Figure 1) 등의 당대 원자료와 전문서적 및 논

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이다. 또한 봉 마르셰에서 발행

한 다양한 상업용 카탈로그(Figure 2)  및 아젱다 뷰발

(Agenda–Buvard)을 중심으로 백화점 상품의 사례들을 살

펴본다. 자료수집은 파리국립도서관(Bibliothèque François 

Mitterand), 파리 역사박물관(Musée Carnavalet-Histoire 

de Paris), 국립 고문헌 도서관인 리슐리외(Richelieu)와 아

스날(Arsenal), 파리 장식미술관 도서관(Bibliothèqu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그리고 포흐니 도서관

(Bibliothèque Forney)에서 디지털 문헌과 이미지의 시각자

료를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시각자료 제공은 물론 해외 서적에서도 취급하지 않았던 자

료들을 파리국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고 라쿠텐

을 통해 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본연구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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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lor� Catalogues� of� Bon�Marché�
(taken� by� the� author)

Figure� 2.�Catalogues� of� Bon�Marché�
(taken� by� the� author)

세기 후반의 백화점을 통해 당시 파리의 근대화된 이면에 

이국취미가 갖고 있었던 시대적 특징과 의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국취미의 조정자로서 백화점의 역할과 의

미를 생각해 보고 19세기 상업 환경에서 백화점이 차지하고 

있는 시대적 위치 및 중요성을 지지하는데 기여한다. 

II.� 19세기�파리의�상업�환경

1.�변화된�파리의�상업�환경� �

19세기 파리는 중세의 도시에서 근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다. 특히 19세기 파리는 상점이 있는 “대형 상업 혁명"

을 겪고 있다(Hahn, 2009. p. 73). 이같은 환경의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확장

과 집중화의 환경 변화이다. 19세기에는 도시 구역의 확대

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로 인해 공장 기술 분야에 필요한 

노동자는 물론 도시 이주민이 발생하였다. 파리 혁명 전 프

랑스인 50명 중 1명이 파리에 거주하였지만 1870년에는 18

명 중 1명이 파리에 살았다(Ydewalle, 1965). 대중용 합승

마차인 옴니버스(omnibus)의 등장 및 조직적 운영은 도시 

상점으로 이동 수단이 되어주었고 파리를 중심으로 전국 간

선 철도 시스템의 완성은 지방의 고객 유입은 물론 상품의 

공급과 수요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 네트워크는 시

장 흐름에 양과 속도의 증가는 물론 규칙성을 제공하였다. 

둘째, 산업화로 인한 대중 시장의 탄생이 가능하게 된 변화

이다. 산업화는 대량생산 및 생산성의 급증을 가져와 더 많

은 상품을 시장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장 지향적

인 시스템으로 인해 공예의 본질에 대한 변화는 물론 생산

에 대한 자극을 불러와 더 편리하고 저렴한 상품의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시장

의 탄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경제적 부의 증가와 중산

층의 등장이다. 프랑스의 경제는 1815년부터 1913년 기간에

는 1.62%, 1850년부터 1860년 기간에는 2.4%의 평균 성장

률을 보여주었다. 국민 소득도 1825년 91억 프랑에서 1847

년 136억 프랑으로, 1859년에는 194억 프랑으로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된다(Perroux, 1955). 1840년부터 1860년까지 산

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세기 전체 성장의 절반을 기록했다

(Miller, 1981). 이와 같은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

었기에 작은 상점이 백화점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와 같은 부의 증가는 부르주아의 확대 또는 중산층의 등장

으로 이어져 이들을 대상으로 백화점이 대중적 시장으로 발

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넷째, 19세기는 프랑스 사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가족의 유대와 지역 사회 관

계를 소중히 여기는 풍습에 딜레마가 제기되었고 과거의 전

통, 가치, 삶의 방식 등이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이 추구하는 행동, 생활 방식, 관계 등을 백화점이 활

용하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즉,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

람들과 구별되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상류층 지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소비의 욕망을 

조장하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불러왔다(Lee, 2021a). 

2.� 파리의�이국취미�상점

파리의 이국취미와 관련된 물품들은 산업 전시회와 이국취

미의 상점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17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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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최초의 공개 예술 및 공예품 전시회가 조직되었고 

1801년과 1802년 전시회는 영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806년, 1819년, 1823년, 1827년에 전시회가 열렸다. 1834

년, 1839년, 1844년 그리고 1849년에 마지막 프랑스 산업 

제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산업 제품 전시회는 물론 

만국 전시회에서 중요한 품목은 직물이었다. 처음에는 출품

업체의 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후 숄, 실크, 모직물, 면, 

끈, 양말, 장갑 등 백화점의 전신인 마가쟁 드 누보테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품도 있었다. 불쌍한 악마란 뜻의 오 포브

르 디아블르(Au Pauvre Diable)를 비롯한 마가쟁 드 누보테

는 1823년과 1827년 산업 전시회에서 숄의 독창성을 강조

하며 숄 판매를 공식화했다. 1844년에는 직물을 인수해 판

매하였다. 또한 파리에서 이국취미의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종의 식민지 택배 업무를 담당하던 말 데 인드

(Malle des Inde)의 역할 덕분이었다. 이는 동양으로 우편물

을 운반하는 데 전념한 기차로 당시 낙타에서 수상 비행기

까지 운송할 정도로 취급대상이 다양하였다. 특히 동양에서 

오는 가구와 다양한 오브제들 덕분에 이국의 신비함과 화려

함의 매력을 접하며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세기 중반 파리에서 이국의 상품들을 취급

했던 곳은 리슐리외 거리(rue de Richelieu)의 상점들이었다. 

이곳은 여성들이 사교 모임이나 리셉션용 숄 특히 오페라 

의상을 다채롭게 치장해주는 제품들을 구매하러 오는 곳이

었다. 당시 인도 북부 지역 카슈미르에서 생산되는 숄은 최

고의 유행 상품으로 우아한 여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다

(Perrot, 1981/2007). 1812년 박거리 23번지(23 Rue de 

Buci) 에 설립된 레 두 마고(Les Deux Magots)는 "극동에

서 온 땅딸막한 입상"이란 뜻의 "마고(Magot)"를 상점 명으

로 동양의 실크 란제리를 판매했다(Les Deux Magots, n.d).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부시 하우스(La 

Maison Brousse)는 캐시미어 전문업체였다. 아시아 여러 지

역에 자체 네트워크를 개발해 제품을 공급하였다(La 

Maison Brousse, 2021). 1840년대 초반 리슐리외 거리 80

번지 (80 rue Richelieu)에 설립된 동인도 상점(Le magasin 

de la Compagnie des Indes)은 캐시미어 거래의 선두주자

로 20세기에도 존속할 정도로 번영을 누렸다. 프레이네와 

그라마냑(Fraisnais et Gramagnac) 역시 인도 캐시미어 숄 

전문으로 봄베이에 에이전트를 갖고 있었다. 프랑스 엔

(Aisne)에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프랑스 국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였

다(La Maison Fraisnais et Gramagnac, 2021). 

  그 외에도 인도 캐시미어를 모방한 제품을 취급했던 위게

(Huguet), 라 포트 시노와즈(La Port Chinoise), 두조와(E. 

Desoye), 시노와즈리(Chinoiserie), 오 세레스트(Au Celeste), 

랑피르 세레스트(L’Empire Celeste), 자포네즈(Japonaise)와 

같은 상점에서 이국의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역사적으로 가

장 유명한 상점인 아르누보 하우스(Maison de l'Art 

Nouveau)는 사무엘 지그프리트 빙(Samuel Siegfried Bing)

이 1895년 프로방스 거리(rue de Provence)에 문을 연 갤러

리로 일본과 아시아의 오브제를 전문으로 하는 상점이었다. 

이후 현대 미술 및 일본의 예술작품을 전문으로 취급하였다. 

1889년에는 보석, 가구, 태피스트리 및 기타 예술품을 생산

하는 아틀리에로 확장하였다(Maison de l'Art Nouveau, 

n.d). 

3.� 백화점�등장과�봉�마르셰

19세기 후반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대중에게 규모

와 건축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 문화를 탄생하며 백화점의 

탄생에 기여하였다. 즉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

은 산업궁전은 엄청난 규모로 기존의 마가쟁이 그랜드 마가

쟁으로 건물의 내외관 규모와 건축에서 극장이나 대성당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와 전기조명은 물론 

최첨단의 설비를 갖춘 새로운 상업공간의 이미지로 소비자

를 유혹했다. 또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사롱의 연장선

상에서 도서관, 휴게실, 미술관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백화점은 기차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19세기 후반에 다섯

차례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구경하기 위해 온 방문객들과 파

리 관광객들이 거치는 곳이 되었다(Lee, 2017). 

  그러나 무엇보다도 19세기 백화점은 산업혁명에 의해 방

출된 새로운 세력의 표현을 모색한 가장 특징적인 형태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다(Pasdermadjian. 1954). 그중에서도 봉 

마르셰는 백화점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마가쟁 드 누

보테, 즉 신상품점 때부터 많은 제품들이 하나의 공간에 진

열되는 것을 넘어 입출입의 자유 및 정찰 판매를 실시할 정

도로 소매업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특히 공간 및 취급 품목

의 확대 및 배치를 기반으로 규모의 확대 및 조직의 통합을 

이루었다. 백화점은 전통적인 소매점을 단순히 확대시킨 것

이 아니라 조직적인 관리 아래 상품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체계화시킨 상품 라인을 갖추어 부서의 전문화 및 분업과 

확장이 시작되었다(Lee, 2021b). 즉, 품목은 상점에서 고유

한 위치를 차지하며 자체 구매자, 영업 인력 및 별도의 계

정이 체계화되어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의 경영으로 통합된 

진보적 형태를 갖추었다(Nogaro & Oualid, 1914, as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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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iller, 1981). 

  또한 낮은 가격 정책, 품목의 변화 및 확장, 그리고 멋진 

디스플레이 역시 구매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당대 소비자들

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Avenel은 봉 마르셰의 메

카니즘에 대해 유사하고 병치된 물건들이 상호 지원함으로

써 판매가 또 다른 판매를 창출해 나간다고 보았다

(Ydewalle, 1965). 판매촉진을 위한 화려한 전시 이외에 바

겐세일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 및 배달과 같은 서비

스도 실행하였다. 

  봉 마르셰 백화점은 파리 시내 경관을 배경으로 전체 모

습을 보여주며 “파리에서 가장 진기한 명소”라고 소개했다

(Figure 3). 즉 19세기 말 봉 마르셰는 신상품 비즈니스를 

위해 규모에서 가장 크고, 잘 배치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조

직이 잘 구성되어 편리성, 유용성, 편안함을 경험하는 공간

이자 많은 제품들을 담고 있어 파리에서 가장 놀랍고 진기

 

Figure� 3.�Au� Bon�Marché,� 1894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Figure� 4.� AgendaBuvard� of� Bon�Marché,� 1884
(taken� by� the� author)

Figure� 5.�Catalog� of� the� Summer� Season,� 1884� �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한 명소였다(Agenda–Buvard, 1891, pp. 112-113). 또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는 봉 마르셰 관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파리에서 최고의 백화점인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과시하였다(Kashima, 1991, as cited in Fujioka, 2006). 

III.� 봉� � 마르셰�백화점의�상품과�이국취미

1.�봉� � 마르셰�백화점의�카탈로그�

봉 마르셰는 사내 인쇄소를 갖추어 상업용 카탈로그는 물론 

달력과 가계부를 겸한 수첩인 아젱다 뷰발(Agenda–

Buvard)을 제작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정보를 소

개했다(Figure 4). 당시 카달로그는 통신판매를 겸할 목적으

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때

에 따라서는 견본이 부착되어 있기도 했고 주문 및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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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때 마다 

제작된 기획 카달로그들은 당시 생활의 모습과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카달로그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모델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기

도 했다(Lee, 2019). 

  봉 마르셰의 상업용 카탈로그는 일반 카탈로그, 여름

(Figure 5)과 겨울 신상품 카탈로그, 특별전 소개의 카탈로

그, 그리고 전문 품목별 카탈로그가 있다. 일반 카탈로그의 

경우 상품 목록이 많아 100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 카탈로그에는 기성복 구매를 돕기 위해 교육용으

로 인체 사이즈 체촌, 다양한 직물, 그리고 여름과 겨울 계

절별 신상품이 소개되어있고 표지에 주로 여성복이 등장하

고 있다. 특별 행사용 카탈로그는 주로 흰색 직물 위주의 

상품인 가정용 식탁보, 커튼 등의 생활 제품과 란제리, 손수

건 등의 속옷이나 소품 등의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직물들이 카탈로그에 견본으로 제시 되어있다. 

또한 12월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선물 및 어린이용 장난감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특별 카탈로그도 있다. 월별로 대규모 

판매전을 소개하는 카탈로그에서는 계절의 참신함과 함께 

그 달의 신제품을 소개하고 대량 판매도 가능하다고 소개하

고 있다.

  전문 분야별 카탈로그는 코트와 모피(manteaux et 

fourrures)(Figure 6), 넥타이, 스카프, 모자(cravates, 

foulards et chapellerie), 장식품, 망토, 목도리 및 그물, 여

행용 숄(parures, pèlerines, fichus et filets, châles de 

 

Figure� 6.�Coats� and� Furs,� 1900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Figure� 7.� Layette� Counter,� 1894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Figure� 8.� Special� Exhibition� of� Gloves,�
Lace,� Tulle,� Ruches,� Embroidery,� Flowers�

and� Feathers,� Perfumery,� 1892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voyage), 유아복 세트(layettes)(Figure 7), 펠트 및 벨벳 모

자(chapeaux de feutre et de velours), 장갑(gants)(Figure 

8), 양말류(bonneterie), 소녀용 옷가지(trousseaux), 트리밍 

및 버튼(passementerie et boutons), 자수(broderies), 콩펙숀

(confections), 주방용품(services de table), 조명(éclairage), 

안장 및 담요(sellerie, couvertures), 가구(ameublement), 침

구(literie), 캐비넷, 좌석(ébénisterie, sièges), 가구용 장신구

(passementerie pour ameublement), 백색 면(blanc de 

coton), 문구류 및 사무용품(papeterie, articles de bureau), 

여행용품(articles de voyges), 그리고 정원용품(articles de 

jardin)이 있다. 그 외 1879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남성복 

카달로그, 1899년부터 등장한 가정용 변기와 욕조, 수도꼭

지, 샤워기 등의 위생 시설 카달로그를 통해 19세기 사람들

의 관심과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Lee, 2019). 

  또한 봉 마르셰는 일종의 상업용 다이어리 형식의 아젱다 

뷰발(Agenda–Buvard)도 제작하였다. 이는 일종의 달력 책

자 형태로 백화점이 최초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주로 

간단한 달력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며, 요일, 이름, 주소를 

기입하는 접수장부가 있다. 발간의 주목적인 홍보를 위한 행

사안내에서는 년간 전시판매 및 특별 판매의 날짜, 주력 판

매품, 판매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이트 세일은 

가장 광범위하게 계획된 이벤트로 1월이나 2월 초 겨울 비

수기에 대한 판매전략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해 봉 마르셰의 

합리성을 상징하고 있다. 특별전시 및 판매 날짜는 각 계절

의 특성을 반영해 미리 지정되어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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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에게 옴니버스 및 트램의 노선을 소개, 우편 및 전

신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견본, 가격, 품목 

소개는 물론 배송 지역의 범위, 세관, 카탈로그 배포 등에 

대한 세부 안내를 하고 있다. 그 외 교육 및 문화시설에 대

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다. 즉, 독서실 및 회화전을 개최할 

수 있는 갤러리를 제공하고 파리 시내 극장들의 정보 안내 

및 박물관과 소장품에 대한 소개, 다양한 학교 소개로 대중

의 교육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도시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안내 및 파리의 명소도 소개하고 있다. 일상 가정생활과 

관련된 코스요리 및 조리법, 음식에 따른 와인과 사용법, 옷

을 입는 방법, 집을 꾸미는 방법,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 

여행지 소개 등으로 부르주아의 삶을 모방할 수 있도록 안

내하고 있다. 모든 상품의 교환 및 환불, 구매와 상관없이 

매장 방문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접수, 품질 보증 및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숙련된 장인정신과 수작업 제작,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가장 참신한 상품, 다양한 품목 구비, 주문에 대한 

신속한 처리, 고객 서비스의 행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명시하

여 카달로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판매를 위한 홍보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다(Lee, 2021c).

  봉 마르셰의 이같은 카탈로그, 아젱다 뷰발, 그 외 삽화가 

그려진 카드는 당시 다른 어떤 매체도 그토록 생생하고 자

세하게 전달할 수 없던 방식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프랑스 부르주아 문화의 세계를 접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Miller, 1981). 이처럼 19세기 봉 마르셰 백화점의 카달로

그는 다양한 상품 및 행사 소개는 물론 홍보와 교육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안내로 모방이 

가능하고 신상품 구매로 누구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2.� 봉�마르셰�백화점의�상품

봉 마르셰에서 취급한 상품을 상업용 카달로그와 아젱다 뷰

발을 통해 분야별로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물로는 

캔버스, 옥양목, 플란넬, 광목, 실크, 벨벳, 플러시, 모직과 

같은 기본 직물이 있고, 가구용 커튼, 소매 직물, 경량 직물, 

프린트된 직물, 신상 직물, 테이블 린넨과 같은 용도에 따른 

직물이 있다. 그외에도 드레스용 프린트 및 자수 원단, 레이

스, 루쉬, 자수품과 같은 장식용 직물이 있다. 이같은 직물

들은 초기 백화점의 주력품목이었다. 나아가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판매 행사인 직물 판매전은 일년 매출을 판가름할 

정도였다. 또한 패턴이 준비된 의상을 선택해 며칠 후 바로 

입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직물의 수요는 상당했다. 아젱다 

뷰발에서는 고객에게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용 직물과 작업

장에서 만든 기성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Agenda–Buvard, 1893). 

  패션 제품으로는 스커트(jupes), 페뉴아르(peignoirs), 주간

복(matinées), 코트(manteaux), 정장(costume), 패션(mode), 

의류(vêtements), 털을 댄 외투(pelisses), 솜 외투

(douillettes), 모피(fourrures)와 같은 외의류가 있고, 소녀용 

옷가지(trousseaux), 기성품 속옷(linge confectionné), 유아

복(layettes), 속치마(jupons), 코르셋(corsets), 고급 란제리

(lingerie fine)와 같은 내의류도 있다. 또한 콩펙숀

(confection), 다양한 핏의 원피스(coupes de robes), 바닷가 

의상(costumes de bains de mer), 야외복(toilettes de 

campagne)과 같은 특별 의상이 있다.

  패션 아이템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작업복, 일상복, 

주말복 이외에 속바지(pantalon), 밤의 슈미즈(chemises de 

nuit), 낮에 입는 여성용 슈미즈(chemises de jour pour 

dames), 앞치마(tablier), 속옷 내의인 질레(gilets), 어린이와 

15세까지 소녀용 속옷(comptoir des layettes), 아기용 턱받

이(bavoirs), 코르셋(comptoir des corsets)이 있다. 1829년 

금속 아일렛(steel eyelets)의 발명으로 코르셋 조임을 조절하

여 실루엣을 만들 수 있도록 지지했고 어린이와 숙녀용 코

르셋(corsets pour enfants et fillettes-lingerie fine)으로 구

분하여 판매하였다(Lee, 2021d). 

  패션상품의 경우 1860년대 망토 및 외투와 같은 신체 치

수에 구애받지 않는 제품, 1870년대 수영복 및 개별 치수에 

따른 다양한 패션드레스 및 장갑. 1880년대 개인의 신체 사

이즈를 측정하지 않고 구입 가능한 기성복 드레스가 제작되

어 진정한 기성복이 시작되었다. 남성복의 경우 1860년대 

셔츠와 넥타이로 남성복 분야가 시작되었다(Miller, 1981). 

그외 모자(chapeaux), 신발(chaussures), 손수건(mouchoir), 

장갑(gants), 우산(en-cas), 양산(ombrelles), 부채(éventails), 

넥타이(cravates), 양말(bonneterie), 스타킹(bas), 깃털

(plume), 향수(parfumerie)와 같은 패션 소품들도 다양하게 

갖추었다(Lee 2017). 

  1860년대에는 가구(Figure 9)나 카펫같은 제품를 독립적

으로 다루는 갤러리가 마련되었고 잡화품목도 매우 다양해

졌다. 즉, 양탄자, 커튼, 담요, 침대커버 및 침구 그리고 린

넨을 사용한 침구, 화장실, 테이블, 주방용 제품과 같은 가

정용품이 있다. 가구, 전등의 갓, 기성제작의 의자와 같은 

가구류 제품과 도자기, 크리스탈, 식기 세트, 주방용품과 같

은 다이닝용품, 책, 가죽 제품, 꽃, 보석, 금은 세공품도 취

급되었다. 시대별로는 가정 생활용품의 경우 1850년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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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urniture� Fabric� Gallery,� 1880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Figure� 10.�Gallery� of� Costumes� and� � Confections� for�
Children,� 1880.

�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1860년대 양탄자, 1870년대 테이블, 의자, 실내장식, 깔개, 

시골풍 가구, 오리엔탈 카펫, 1880년대 캠핑용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Miller, 1981).

  산업화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된 상품을 시

장에 제공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섬유산업에서는 더욱 

가능해 졌다. 프랑스에서 상점은 직물 무역을 중심으로 

1830-40년대 신상품점(magasin de nouveauté)의 주력 상

품 역시 직물이었고 백화점(Grand magasin de nouveauté)

이 된 봉 마르세도 직물 관련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출이 1852년 452,000 프랑에서 1863년 7,000,000 프랑으

로 늘어났다(Marrey, 1979). 봉 마르셰는 기존의 직물 및 

의류 라인의 확대(Figure 10)를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가

정용품으로 확대하고 점점 더 이질적인 상품 세트를 모아 

판매를 다각화시켰다. 즉, 1870년대 여행용품 판매 카운터 

및 향수 부서를 설치하였고, 1880년대 장난감과 문구점까지 

확대하였다. 1890년대에는 생활용품부터 스포츠 및 정원용

품, 주방용품, 유모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였

다. 1888년 이후 폭발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확산시켜 1890

년대 중반에는 총 200개 이상의 품목이 판매되었다(Miller, 

1981).

  그리고 상품의 확대에 따라 나타난 특징은 월별로 품목의 

차별화 및 계절별 특징을 반영한 주력 제품, 특별 행사를 

위한 상품 및 때로는 전략적으로 이익의 손실을 보는 제품

도 있었다. 나아가 원산지 제품 판매 및 해외 유명 제품에

서 따온 국내제작의 상품, 때로는 모조품 제작도 있었다. 이

와같은 특징은 품목의 확대뿐만 아니라 백화점 제품개발의 

발전 요인이 되기도 했다(Lee, 2021d). 

3.� 봉�마르셰�백화점의�이국취미�유행의�상품

봉 마르셰 백화점에서 취급한 이국취미가 내포된 품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주류를 이루는 품목은 직물이다. 

실크 직물에는 베이징의 블랙 실크, 중국의 팬시 및 참신 

실크, 상하이 명주 및 산동 명주, 중국 새틴을 취급하였다. 

면직물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및 제퍼, 튀니지의 십자가 및 

라마네이트된 카이르완 면직물이 포함되었다. 특히 인도 카

운터에서는 제퍼, 퍼칼, 크레톤, 깅엄 등을 판매했다. 모직물

의 경우 색상을 기준으로 제품을 분류하여 취급하였다. 단색 

모직물은 스코틀랜드, 파차, 시칠리아, 벵골, 아르헨티나, 일

본에서 가져왔다. 기본 색상의 모직물은 인디애나 순모, 인

도 크레이프, 캐시미어 유형, 튀니지 크레폰 및 순모 벵갈이

었다(Figure 11). 검은색 모직물은 영국 알파카, 영국 모헤

어, 스코틀랜드 캐시미어였다. 카슈미르나 캐시미어가 있고 

특히 인도에서 수입되는 비쿠나가 있었다. 단색 모직물에는 

힌두 십자군, 베이징 쉐브론, 튀니지 순모, 튀니지 크레이프 

및 인도 모슬린이 포함되었다. 스코틀랜드, 빅토리아, 모스

크바에서 수입한 "갑옷 패턴의 신상직물(armures nouvelles)"

과 영국 서지도 있었다. 스코틀랜드 캐시미어, 인도 캐시미

어, 오스만 벨루어가 인기 상품이었다.

  기성복에서도 이국의 직물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더블 

브레스트용 스코틀랜드 격자무늬 및 스코틀랜드 체크, 정장

용 베이징 순모, 그리고 펠레린용(pèlerines) 페르시아 양모 

니트 및 피레네산 양가죽이다. 방문 코트용 오토만 또는 양

단 천, 방문복용 블랙 인디언 캐시미어, 침실 가운용 비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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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lain� Colored�Woolens,� 1876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

Figure� 12.� Matineé� in� Cashmere� from� Scotland� or� India� &�
Dressing� Dress� in� Cashmere� from� Scotland,� 1884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

 

Figure� 13.� Spanish� Scarves� and�Mantillas,� 1893-1894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

Figure� 14.�Coiffures� and� Toques� in� Fur� for� Ladies,�
1893-1894� �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베이지 또는 스코틀랜드산 캐시미어, 실내복용 스코틀랜드산 

또는 인도산 캐시미어, 마티네용 스코틀랜드산 캐시미어

(Figure 12), 실내복 및 마티네용 미국산 플란넬, 드레이프 

스커트(jupe drapée)용 인도산 캐시미어가 있다. 때로는 일

반적인 여성복 전체를 대상으로 직물을 소개하기도 했다. 예

를 들면 미국의 베이지, 능직의 타탄 면직물, 일본의 거즈, 

그리고 오스만, 모스크바, 시칠리아의 새로운 직물이 취급되

었다(Lee, 2022).

  패션 잡화는 다음과 같다. 메리노, 캐시미어, 바놀, 그레나

딘, 비잔틴 소재의 검은 애도용 숄, 그리고 인도 숄과 일본

스카프도 있다. 자주 소개된 제품에는 스페인의 만틸라와 스

카프가 있다(Figure 13). 모자로는 벨기에, 러시아, 또는 스

코틀랜드 수달로 만든 페르시안 토그(Figure 14), 영국이나 

이탈리아 밀짚으로 만든 유아용 모자, 또는 여아용 후드인 

카포테(capote) 등이 있다. 장갑은 페르시아 원사 장갑과 러

시아 가죽 스웨이드 장갑이 있다. 크라바트-스카프(cravat–

scarf)는 작센 레이스와 영국 스티치의 자수로 된 것이 있

다. 때로는 노르웨이 및 캐나다의 담비에 스코틀랜드 크라바

트가 있고 영국산 크레이프 및 러시아산 흑담비로 된 머프

도 있다. 있다. 양말에는 영국식 발브리건(balbriggan)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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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Curiosities� of� China� and� Japan,� 1898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Figure� 16.�Carpets,� Furnishings,� 1898� �
(www.bibliotheques-specialisees.paris.fr)

킹, 스코틀랜드 원사 스타킹, 스코틀랜드 원사 양말이 있다. 

신발은 영국식 조립 부츠와 모로코 부츠가 있다.

  일상 생활용 소품으로는 시베리아 및 오리엔트의 파라솔

과 영국 기퓌르(guipure)장식의 파라솔, 스페인 실크 레이스

로 장식한 파라솔 등 다양한 디자인의 파라솔이 있다. 또한 

러시아 가죽의 지갑, 러시아 및 그리스 실크로 제작된 전등

갓, 러시아 가죽 케이스와 세면도구용 가방, 영국 라벤더 향

수, 영국 하네스도 있다.

  실내 가구 및 장식용 직물 제품에는 오스만 문, 지진

(Djijin) 문 및 카라마니아(Karamania) 문과 같은 오리엔탈 

문이 있다. 인도식 행거와 영국식 벨벳 커튼도 있다. 우즈베

키스탄의 부하라, 스페인의 카디스, 스위스의 루가노, 이란

의 이스파한, 그리고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의 직물을 사용하

여 기성품 커튼을 만들었다. 특히 기성 커튼 가구로 헝가리 

제품을 집중 조명하였다. 또한 튀니지, 이집트, 중국 및 일

본의 식탁용 깔개도 있었다. 실내장식용 제품은 '중국과 일

본의 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판매 부츠를 별도로 

두어 다양한 아이템을 취급하였다(Figure 15). 즉, 강가

(Kanga) 및 오와리(Owari) 도자기로 된 다양한 접시 및 커

피 세트, 상감 쟁반, 티슈 및 장갑 상자, 검은 옻칠의 상자, 

구리에 칠보 에나멜 장식의 꽃병, 촛대, 재떨이, 바구니와 

같은 가정의 일상 소품이 있고 옥, 석조, 칠보 에나멜의 중

국 도자기 및 중국 자수의 병풍과 튼튼한 대나무 프레임이 

있는 일본 우산 스탠드 및 코트 스탠드도 있다. 콘솔, 선반, 

케비넷, 램프 및 티 테이블, 우산꽂이 등의 가정용 가구가 

있고 청동, 도자기, 세이버 및 단검, 네츠키, 나무 및 상아 

등으로 제작된 장식 소품, 갑옷, 사원, 앨범, 및 신성 숭배물

과 같은 장식용 골동품도 취급하였다. 

  오리엔탈 카펫은 백화점의 주력 상품으로 카탈로그 표지

에 소개되었다(Figure 16). 터키 카펫은 스미르나(Smyrna), 

기요르드(Ghiordes), 투르크만(Turcomans), 키르만

(Kirmans)에서 온 것이다. 페르시아 카펫은 헤라트(Herat), 

페라한(Ferrahan), 술타나바드(Sultanabad), 카슈미르

(Kashmyr), 암리차르(Amritsar) 및 라호르(Lahore)에서 생

산되었다. 고대 카펫은 아나톨리아 양탄자, 침대용 다게스탄 

카라바 양탄자, 기도 양탄자로 불리는 다게스탄 양탄자, 킬

림과 바그다드의 슈마카 양탄자 등이 있다(“Eposition 

Speciale de Tapis, Ameublements”, 1898). 또한 카펫 작업

장을 조직 및 확대하여 오리엔트 디자인을 사용한 프랑스 

카펫을 생산해 봉 마르셰의 특별 제작으로 판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오리엔탈 러그는 정품

임을 보증한다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할 정도였다.

봉 마르셰 백화점에서 취급한 이국취미가 내포된 품목을 표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IV.� 봉�마르셰�백화점과�상품의�시대적�역할�및�

이국취미의�기여

1.�봉�마르셰�백화점과�상품의�시대적�역할

David Harvey(2003/2019)는 1830년부터 1871년까지의 파

리를 자본이 만든 메트로폴리스로 “소비자 중심주의”, “스펙

타클”로 보았다(p. 371). 그리고 상품 그 자체가 스펙터클이 

되었을 때 가지는 위력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신흥 백화점

이며 봉 마르셰가 그 개척자였다(Harvey, 2003/2019). 봉 

마르셰 백화점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 역할로 현대성을 갖추

어 나갔다. 첫째, 외적으로 공간 건축 및 디스플레이에서 철

과 유리 재료의 사용, 윈도우 디스플레이로 소비의 궁전으로 

이끌었고 새롭게 매장을 개장하고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

해 나가 규모 경제의 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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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otic� products� of� Bon�Marché�

Ca Item Product Product� Origin

F

a

b

r

I

c

s

General�

Fabrics

Silk

Black� Silks,� Fancy� &� Novelty� Silks,�

Shanghai� Pongee,� Shantung� Pongee,�

China� Satin

� Beijing,� China

Cotton
Oxford,� Zephyr,� Percal,� Cretonne,�

Gingham,� Cross,� Laminated� Cotton�

English,�

Tunisia,� Kairouan,� India

Wool

Cashmere,� Crepon,� Bengal.� Alpaca,�

Mohair,� Cashmere,� Kashmir,Vicuna,�

Crusader,� Chevron,� Pure�Wool,� Crepe,�

Muslin,� Armures� Nouvelles,� Serge,� Velor�

English,� Scotland,� Pacha,� Sicily,�

Bengal,� Argentina,� India,� Tunisia,�

Japan,� Beijing,� Hindu,�Moscow,�

Ottoman

Fabrics� for�

Fashion�

Products�

Plaid,� Checks,� Pure�Wool,� �Wool� Knit,� Lambskin,� Vicuna,�

Cashmere,� Flannel,� Beige,� Twill� Cotton,� Gauzes,�

Novelty� Fabric�

Beijing,� Persia,� Pyrenees,� Scotland,�

India,� America,� Japan,� Ottoman,�

Moscow,� Sicily

Acc

esso

ries

Fashion�

Accessories

� Shawl,� Scarf,� Mantilla,� Toque,� Straw� Hat,� Baby� Hat,�

Girl's� Hood,� Gloves,� CravatScarf,� Muff,� Boots,�

Balbriggan� or� Yarn� Stocking�

Spain,� India,� Japan,� Persia,� Belgium,�

Norway,� Canada,� English,� Italia,�

Russia,� Scotland,�Morocco�

Accessories�

for� � Life�

Parasol,�Wallet,� Lampshade,� Leather� Case,� Toiletry� Bag,�

Perfume,� Harness

Siberia,� Orient,� English,� Spain,�

Russia,� Greek,� British

Inte

rior-�

Dec

orat

ion

Interior�

Decoration�

Accessories

Fabric

Decorations�

Oriental� Door,�

Hanging

Ottoman,� Djijin,� Karamania,� India,�

English,

Interior� Decoration�

Fabric� &� Curtain

Table�Mats

Bukhara,� Cadiz,� Lugano,� Kush,�

Isfahan,� Florence,� Hungary,� Egypt,�

Tunisia,� China,� Japan

Household

Items

Porcelain� Plate� or� Coffee� Sets,�

Marquetry� Trays,� Pottery,� Vase,�

Ashtray,� Candlestick,� Basket,� Box�

of� Black� Lacquer� for� Tissues� or�

Gloves,�
China,

Japan
Small� Furnitures

Console,� Shelf,� Cabinet,� Lamp� or�

Tea� Table,� Umbrella� or� Coat�

Stand,� Folding� Screen

Decorative� Antiques

Decorative� Items�made� of� Bronze,�

Porcelain,� Sabers� and� Daggers,�

Netsuki,�Wood� and� Ivory,�

Temple,� Album,� Armour,� Divinity�

Object

Oriental�

Carpets

Turkish� Carpets

Smyrna,� Ghiordes,

Turcomans,�

Dmiraji,� Kirmans.

Persian� Carpets

Herat,� Ferrahan,

Sultanabad,

Kashmyr,

Amritsar,� Lahore

Ancient� Carpets
Anatolian,� Daghestan

Kilim,� Baghdad

 품목의 종류 및 물량의 확대로 전체 판매량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낮은 마진의 고정 가격, 라벨표시, 반품 및 교환의 

원칙은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직접 비교하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선택과 신뢰를 높인 상품화 혁명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품 홍보를 위한 기획 및 소비자 유인을 

위한 전략, 상품의 우편주문 및 배송 그리고 문화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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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였다. 넷째, 자체 구매력 

구축, 상품의 빠른 회전 및 재고관리, 생산과 공급의 흐름에 

대한 체계화, 우편주문을 위한 절차, 배달 서비스의 조직화 

등으로 상품과 일력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Lee, 

2021b). 이와같은 역할로 봉 마르셰는 당시 백화점의 국제

적인 모델이 되었고 점차 대중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같은 봉 마르셰 백화점에서 상품이 보여준 시대적 역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봉 마르셰의 상품은 다양한 종류 및 

용도의 직물과 패션 직물로 제품의 기반을 탄탄히 하였고 

품목의 확대를 가져왔다. 백화점들은 직물 산업, 즉 옷감과 

모든 종류의 중요한 공급자와 프랑스의 최첨단 생산 분야로

부터 탄생했고 제조품의 발전과 다양화의 정도에 따라 확장

되었다. 가장 먼저 상품의 다각화를 위해 의류라인을 확장시

켰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침구류 및 다이닝용품, 가구 

등의 가정용품과 장식품으로 상품의 다각화를 이루었다. 이

와같이 품목의 확대 및 상품라인의 다각화는 백화점이 성장

하는데 기여했다. 둘째, 대량생산은 대규모의 완제품 산업과 

더불어 19세기 마지막 3분의 3분기에 대단한 규모로 등장

(Perrot, 1981/2007)했기에 소비를 조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행은 반드시 기능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일지라도 

사람들의 요구를 앞질러 소비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구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보며 갖고 싶은 욕망을 들게 하였

다. 즉, 근대사회 속에서 백화점은 유행을 만들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량생산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산업을 발

전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해냈을 뿐만아니라 백화점은 소비

를 연출하는 것을 통해 근대를 끌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Toru, 1993/2003). 셋째, Perrot은 백화점의 등장으로 부르

주아 의복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의복 소

비의 발단이 되면서 그 규모로 인해 기성복의 생산과 전파

에 전례없는 자극을 준 것은 바로 백화점으로의 길이었기 

때문이다(Perrot, 1981/2007). 사이즈 측정이 필요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여성 기성복에서 점차 밀착되는 의상은 물론 

동일  디자인에 다른 직물로 제작된 기성복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백화점의 기성복 콩펙시옹(confection)으로 동일 디자

인의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패션의 유행도 만들어나갔다. 

궁극적으로 기성복 판매를 정착시킨 봉 마르셰는 19세기 파

리 백화점의 출현과 발전과정을 담고있어 패션산업의 근대

화 발자취이다(Lee, 2017). 넷째, 백화점의 상품들은 카탈로

그, 달력, 가계부를 겸한 수첩 등에 수록되어 파리는 물론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 유럽과 이스탄불 및 카이로까지 

소개되었고 대중에게 홍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

품, 착장, 실내장식에 대한 안내까지도 제공하는 교육자료이

기도 했다. 또한 봉 마르셰 아쟁다 뷰발을 통해 새로운 소

비의식을 경험하도록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등급 더 

높은 라이프 스타일의 정보들을 통해 “더 좋은 생활이란 곧 

봉 마르셰에서 물건을 사는 것”(Kasima 1991/2006, p. 

118)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Miller(1981)는 봉 

마르셰는 모방할 삶의 방식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접근 및 

식별을 제공했다고 보았고 Whitaker(2011)는 등급 사다리를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백화점은 상류층의 생활방식을 

다른 계급으로 전수한 교육자라고 보았다. 이처럼 백화점과 

백화점의 상품들은 물질적인 상품이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구성하게 되어있어 부르주아 생활을 구현하는 도구이자 현

대적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모

델이었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판매하였

다.

2.� 이국취미�유행�상품의�특징�및�시대적�기여

백화점은 유행을 만들고 유행을 사는 곳, “유행과 문화의 발

신기지”이다(Toru, 1993/2003, p. 264) 그중에서도 패션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가장 앞서서 유행을 제안하는 곳이 봉 

마르셰 백화점이었다(Kim, 2006). 봉 마르셰 백화점에서 이

국취미의 유행을 보여준 품목은 직물이다. 중국의 다양한 견

직물, 영국의 모직물과 면직물, 그리고 인도의 면직물과 캐

시미어 및 비쿠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의류제품에 사용된 직

물은 스코틀랜드, 인도, 페르시아, 미국, 일본, 그리고 기타 

오스만, 모스크바, 시칠리아의 직물 및 나아가 캐나다, 러시

아, 스코틀랜드의 모피와 피레네산 양가죽 등이 사용되었다. 

이국 소재의 모피 같은 고급품의 유행은 특히 강했다

(Kasima, 1991/2006). 패션 소품에서는 단연코 인도산 숄이 

최고였으며 초록과 빨강, 파랑과 흰색 줄무늬의 튀니지의 무

자이아(mouzaia) 숄, 그리고 티베트 염소털의 술 장식이 있

는, 두건 달린 알제리의 숄들도 실제로 수입되었다(Perrot, 

1981/2007). 스페인풍의 만티야와 스카프, 모자, 장갑, 크라

바트, 머프, 양말, 신발도 이국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트리밍 재료는 영국과 이탈리아 각 지역의 원자재 및 제품

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홍보한 품목은 오리엔탈 카펫이

다. 특히 카탈로그의 전면에 내세울 정도였고 카펫의 종류, 

크기 용도 등을 달리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는생

활용품 및 인테리어 품목에서 가장 폭넓게 대중의 유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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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Mantle� in� Silk� Velvet,� with� Russian� Squirrel� Fur�
Trim� and�Muff,� 1888,
(www..wikimedia.org)

Figure� 18.� Folded� Fan,� ca.1880�

(www.parismuseescollections.paris.fr)

일으킨 제품으로 터키 및 페르시아의 여러 곳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1880년대 파리 매장은 카펫과 앤티크 직물 전시

를 위해 9월을 선택해 페르시아, 인도, 다게스탄 및 기타 오

리엔트 지역의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였다(Whitaker, 2011). 

또한 오리엔탈 취향의 실내 장식품으로 오리엔탈 문 및 행

거와 식탁용 깔개도 취급하였다. 그 외 의자, 전등갓, 세면

도구, 가방, 향수, 하네스 등의 제품이었다. 또 다른 두드러

진 특징은 일상용품이 아닌 화랑에 있을 법한 일본이나 중

국의 도자기 및 신상, 나아가 골동품까지도 취급하였다. 

1860년대 이국의 특산품과 같은 이질적인 상품의 세트 판매

를 시도하였다(Miller, 1981). 때에 따라서는 파리의 생쉴피

스테(Saint-Sulpice)구역에서 제작되는 중국풍의 잡화들이 

복제되고 보급되는 혼합주의적 흉내 내기 즉 절충을 시도한 

모조품도 있었다(Perrot, 1981/2007). 소형 가구 및 가정용

품에서는 중국과 일본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장식품은 식당, 

작은 라운지, 내실 및 응접실에 어울리는 제품들이었다. 동

양의 옻칠 한 가구, 그리고 주술적 오브제의 일본 제품이 

인기였다. 목재로 된 가구는 대나무 또는 모조 대나무로 제

작된 것이었다. 대나무에 금박을 입히고 금색 중국 새틴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청동과 도자기 꽃병은 장식적인 효과를 더

해 주었다. 

  카탈로그에서 보여준 여러 증거 사례처럼 봉 마르셰는  

이국취미의 유행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동양 양탄자와 도자기 판매에 대한 기사를 보면 "그날 모든 

예술적 파리가 봉 마르셰에 모였고, 그 가게는 광대한 동양 

박물관의 광경을 제공했습니다. 천일 밤의 맑은 땅으로상상

력을 전달합니다"고 되어있다(Miller, 1981, p. 174).

  봉 마르셰의 이국취미가 내포된 상품의 시대적 의미 및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화점이 19세기 도시의 발명품

이듯 백화점의 상품들은 새로운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

여야 했다. 기존의 국내 상품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환상

과 호기심 및 신비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국으로부터 완제

품을 들여와 품목의 확대를 꾀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원

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여 상품 개발의 발전에 기여하

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이국성은 디자인의 원천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에 기여하지만, 봉 마르셰 백화점의 이국적 상품은 

대중화를 위한 대량생산으로 국내에서 제작 및 생산한 경우

도 있었다. 특히 이국적인 사물을 본떠서 대량생산되고 대체

되는 대용품인 새롭고 낡은 것이 진품을 대신했다(Mare 

Constantin, 1854, as cited in Perrot, 1981/2007). 이러한 

제품들은 때에 따라서는 모조품 및 복제품으로 혼합적 성격

을 띨 수도 있지만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1896년 러시아 황제 차르(Tsar)가 파리를 방문한 이

후 모피 유행이 촉발되자(Laver, 1969/2005) 봉 마르셰는 

남성 위주의 모피를 여성복에 포함시켰다. 밍크 모피 같은 

사치품을 상품 목록에 포함시켜 고급 제품이라는 이미지 전

략을 펼쳤다(Figure 17). 또한 파리인들에게 이국에서 들여

온 것들은 상당히 귀한 것으로 이전에는 왕족이나 귀족, 그

리고 당시 일부 상류층만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

제는 백화점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해 졌다. 나아가 이국의 

제품들은 상위 부르주아 계급의 물질 문화를 향유할 수 있

는 고급화 전략으로 유행을 만들어나갔다. 넷째, 봉 마르셰 

백화점의 상품은 패션과 인테리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19

세기 이국 문화에 대한 동경심은 생활에서 카펫, 가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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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채 등으로 집안을 장식하였다. 일상을 이국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이국적 인테리어가 하나의 유행으로 형성

되었다. 그리고 패션에서는 이국의 소재나 소품을 단순히 사

용하는 것을 넘어 직물과 의상 디자인의 조화는 물론 토그, 

부채(Figure 18) 및 만티야처럼 착장에 이국적인 소품을 더

하여 새로운 멋을 추구할 수 있었다. 패션과 인테리어에서 

이같은 변화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하였다. 

V.� 결론

19세기 파리에서 최초로 탄생한 백화점은 소비와 전시를 겸

하는 근대적 공간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신상품을 소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봉 마르셰 백화점에서 취급한 19세기 

후반의 상품들을 대상으로 당시 이국취미의 한 사례로 이국

적 제품들을 도출해 특징 및 시대적 기여와 의미를 고찰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국적 제품의 지역

적 특징은 아시아의 경우 터키, 페르시아, 인도, 중국 및 일

본에서, 아프리카의 경우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에

서, 그리고 아메리카의 경우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갖고 왔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 

및 러시아에서 가져왔다. 이처럼 봉 마르셰 백화점은 아시아

와 아프리카 지역을 위주로 인근 유럽과 북아메리카까지 다

양한 지역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둘째, 이국적 제품의 주요 

품목은 페르시아 및 터키의 카펫과 중국 및 일본의 장식용 

실내 가구 및 가정용품이었다. 또한 중국의 견직물, 영국, 

인도, 스코틀랜드의 모직물, 인도의 면직물이 주류를 이루었

다. 패션의 경우 캐시미어, 모슬린, 실크, 모피 등 이색적인 

이국 직물이 주로 여성복에 사용되었고 때로는 남성복과 아

동복에도 사용되었다. 패션 소품에서는 숄, 스카프, 부채가 

주류를 이루었고 장갑, 크라바트, 모자, 머프, 양말, 신발, 파

라솔도 취급하였다. 셋째, 동서문화의 교류는 역사적으로 17

세기의 중국풍, 18세기의 터어키풍, 19세기 초의 인도풍, 중

반의 일본풍처럼 시기적으로 유행의 특징을 달리해왔지만 

19세기 후반 봉 마르셰 백화점의 상품들이 보여준 이국취미

의 특징은 페르시아, 인도, 중국, 일본 중심의 동양풍을 위

주로 터키, 스페인, 알제리, 튀니지,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것들이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마르셰 백화점의 상품을 통해 나타난 19세기 파리의 

이국취미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기여와 의미를 갖는다. 첫

째, 봉 마르셰의 이국취미 유행의 상품은 품목의 확대 및 

제품 개발, 모조품 및 복제품 제작으로 국내 산업의 활성화, 

귀한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 전략, 그리고 직물 및 인테리어 

분야의 유행 창출에 기여하였다. 둘째, 백화점의 등장 이전 

유럽에 유입된 이국의 물품들은 소수의 특권층 전유물이었

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자신보다 높은 새로운 지위 기호를 

갖고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간파한 봉 마르셰 백화점의 이

국 상품은 감상적 환상이나 취향보다는 상류층을 추구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의 대상이었다. 셋째, 산업적으로 이국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손쉬운 

접근만이 아니라 백화점을 통해 구매와 소비가 가능해 짐으

로써 이국취미는 점차 대중에게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같이 19세기 후반 파리의 근대화된 이면에 갖고 있었

던 이국취미는 소비자에게 노출된 이국의 상품들을 통해 백

화점이 유행의 조정자이자 이국취미를 대중화시킨 진원지였

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19세기 후반의 이국취미는 20세

기 초 패션에 나타난 이국취미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지

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시대

별 상품의 변천이나 품목별 세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품 

개발의 역사 및 제품 디자인 연구에 좀 더 실질적으로 기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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