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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소비자본주의는상품물신화전략을통해상품에내재되어있는실재적인지리적지식을상상적인지리적지식으로대체시켜

나간다. 이로인해현대의소비자세계속에서학생들은상품의실재세계와단절되고상품이가지는지리적삶을망각하게됨으로써

결국자신과상품을관계적으로사고할수있는능력이약화되고있다. 그래서학생들은상품의 로벌네트워크속에서자신이가

지는위치의의미와자신과상품네트워크사이의상호관계성으로인해발생되는환경문제를윤리적으로인식하지못하게된다. 이

러한문제의식과현실상황속에서본연구는햄버거커넥션을사례로상품소비와윤리의관계를살펴보면서학생들로하여금관계

적사고를통해상품과학생자신의관계를바라볼수있는안목을가질수있도록하는것이지리교육의역할임을주장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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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 capitalism is transforming real geographical knowledge into imaginary one through commodity

fetishism. As a result, students' ability to think themselves and commodity relationally become weak. Thus, the students

cannot recognize the positional meanings of themselves in the global networks of food and ethically perceive

environmental issues that generate due to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tudents and the commodity networks. In these

problematic consciousness and situations, this research examine relation of commodity consumption and ethics through

hamburger connection and insists that geographical education helps the students acquire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themselves through relation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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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소비자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어

디로부터나오는지에대해서는관심이없거나설령있

다할지라도그관심은단지나와멀리떨어져존재하

고있는어떤장소에대한것으로서상품소비에큰의

미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상품이 생산되

는세계의다양한지역과그지역에서상품생산과관

련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생태적 문제에 대해서

는지식이있을지모르지만그지역과그곳에서일하



고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감은 잘 느끼지 못

한다. 더 나아가 상품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

회·생태적문제를자신들의상품소비행위와연결시

켜생각하지못한다. 이와관련하여 Cook, et al(2007)

도 'Made in.......?'이라는라벨과상품이가지는원재

료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에게 학생 자신과 상품이 생

산되는 장소, 노동자들과의 관계성에 대해 많은 것들

을이야기해줄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상 생활 속

에서소비되는많은상품들에대해상품의소비공간,

상품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들이 소비하는 상

품이 어떠한 생산 공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대형 마트나 백화점, 소매점들의 진열대나 선반 위에

놓여있고, 내가가질수있게되었는지와관련한상품

의 전기성(biographies)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

하다는것을의미한다. 더 나아가여기에서의소비행

위의결과가거기에어떠한사회·생태적문제와결과

를초래하는지에대한관계성즉소비자로서학생들의

상품소비행위가상품의 로벌네트워크와직접적으

로연계되어있다는상품의지리성(geographies)에대

해서도무관심하고무지하다는것이다. 학생들은그저

상품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광고 속에 등장하는 상

품에 매료되어 소유의 욕망을 현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뿐이다. 또한 Schlosser(2001)가 말한 대로 학

생들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그저 계산대에서 음

식이 담긴 쟁반을 받아들고 테이블을 찾아 자리를 잡

고포장지를벗긴다음열심히먹을뿐이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상품 소비 행위 속에서 이러한 현실이 만들

어지는 원인은 소비 자본주의가 상품 물신화

(commodity fetishism) 전략을 통해 상품에 내포되어

있는 지리성과 전기성 즉 실재적인 지리적 지식을 마

치부재하는것과같이베일속에가려버리고상상적

인지리적지식을만들어내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 Sack(1992)에의하면소비자세계는굉

장히중요한지리적연계성을숨기거나거짓되게꾸며

지고 있고 상품의 소비 행위가 생산과정의 순환이나

생산장소와는어떠한관계도없다는생각을지속적으

로만들어내고있다고주장한다. 또한소비자의세계

는 대량 소비라는 전면의 단계(front stage)만 포함하

고원료의추출, 생산, 유통, 쓰레기, 환경오염과같은

과정들은 숨겨진 이면의 단계(back stage)에 두고 있

다고 주장한다. 소비 공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

한 상품들의 원산지 표시는 여기에 있는 내가 저기에

있는그들의삶과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를말해주지

않고여기의소비공간/장소와저기의생산공간/장소

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도 말해주지 못한다. 또한

그 상품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유통되어 지금 내가 소비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도말해주지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지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소비자 세계 속에서 지리 교육의 의의와 역할

을 재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Kunzuru(1991)가 언급한‘연계의 세계’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소비자로서학생들은자신들을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품들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존

재하고 있는 하나의 객체인 소비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중

핵적역할을담당해야할학교지리교육은세계에대

한학생들자신의삶, 생각, 관심에대한것이라기보다

는학생들존재그자체와는분리되어있는‘저기바깥

에있는’지리적사실과사건들을체계적으로전달하는

데초점을두어왔기때문에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다시 말해 이러한 한계는 공적 지리를 이해하고 학습

하는데있어사적지리의부재로인해발생되는두세

계간의단절에기인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래서

학교 지리 교육은 학생들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상

품들, 예를들어모바일폰, MP3, PMP, 신발, 청바지,

가방, 티셔츠, 패스트푸드등을학생들자신과분리되

어있는객관적대상으로단지필요와욕망에의해구

매하는하나의사물이아니라이러한상품들이가지는

지리적삶속에자신들을위치시켜관계적으로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 목적은 상품 물신화를 통해

상품 속에 내재된 실재적인 지리적 지식이 상상적인

지리적지식으로대체되고있는상황을살펴보고그러

한맥락적상황속에서학교지리교육이지향해야할

방향과역할을제시하는것에있다. 

이러한논지의전개를위해서다음두번째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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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지리적 지식에 대해 살펴보

고세번째절에서는학생들의일상적소비상품가운

데패스트푸드와관련해‘상상적인지리적지식’이생

산되는 방식을‘상품 물신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절에서는학생들이망각하고있는상품

의 실재적인 지리적 지식과 상품의 로벌 네트워크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몸의 위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

고학생들의몸과상품네트워크의상호관계성으로인

해나타나게되는윤리적문제들을성찰적으로바라보

는데 관계적 사고 능력이 필요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햄버거 커넥션의

사례를들어설명하고이 을마치고자한다.

2. 상품의지리적지식

상품은학생들의삶을구성하는중요한사물이고어

딘가로부터나온다. 수많은상품들은다양한장소들의

자연 환경 속에서 생산되어지고 또한 상품의 생산은

다양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어있다. 즉, 상품은다양한장소와그곳에서살

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

리적 성격을 가지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watts(1999)가‘상품은 굉장히 지리적인 사물’이라고

언급했다. 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차별화된

다. 상품은 판매, 광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된다(그

리고심지어재활용된다). 즉상품은생산, 유통, 판매,

소비, 처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리적 삶을 가지게

된다는것이다. 

이처럼 상품이 지리적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성격인‘지리성’과‘전기성’을 가진다는 것

을의미한다(Cook et al., 1998). 상품에다양한형태의

의미와가치가덧붙여지는과정가운데상품의지리적

삶은 시·공간을 통한 상품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watts, 1999). 음식을구매해소비하고처리하는모든

과정은 우리의 상상 너머의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장소와 그 장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를 연

계시킨다. Cook, et al(1998)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음

식이 슈퍼마켓 선반에 나타나기 전과 나타난 이후의

삶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상품의 지리적 삶 가

운데 핵심적인 것은 상품이 수많은 사회적 제도와 다

양한 장소, 인간들과의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고주장하고있다. 

이와 관련해 watts(1999)는 인스턴트 닭 요리 상품

이가지는지리적삶에대한자신의강의를듣는학생

들에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상품으로서

의 닭이 아니라 사실은‘사회적 관계의 다발’이라고

설명하 다. 이어서 그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닭이 소

비자들을 더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람들, 장소

들그리고다양한과정들과연계시키는것이라고주장

한다. 이러한연계는생산자로서의농부들, 사료회사.

유전자관리, 번식, 질병과성장의통제를조장하는과

학 연구 개발 조직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watts의

설명은 상품의 지리적 삶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닭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행위가 어떻게 수많은 처

리과정, 실천과연계되어있는지를보여주고있는것

이다. 즉, 닭을소비하는것은단순히닭이라는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

업과 연계되는 것이고 닭을 키우는 농부들과 가금류

처리 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Mansvelt, 2005). 그

래서 하나의 상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상품 그 자체로

서뿐만아니라결국상품속에내재된복잡하면서다

층적인 상품의 지리적 삶에 수반되어 있는 의미들을

소비한다는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Cook and Crang(1996)은음식에내재되어있는두

가지유형의지리적지식을설명하고있다, 첫 번째는

음식의기원과음식생산의사회적관계에대한지식,

두 번째는 음식 소비에 의해 야기되는 장소의 의미이

다. 더 나아가이러한지리적지식은특히첫번째지

식이두번째지식에의해종종가려질만큼의상호작

용을하고있다고한다. 지리적지식사이의이러한관

계는선진국에서의소비를위해후진국특히제3세계

에서 생산되는 음식과 관련시키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Lockie, 2001). 특히 위에서 언급된 지리

적 지식의 관계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와 커피를 통해 살펴

본다면더명확하게이해될수있을것이다. 

관계적 사고를 통한 상품의 지리 교육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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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학생들이패스트푸드레스토랑이나커피전문

점에서 가지게 되는 지리적 지식에 있어서 음식 소비

를 통해 가지게 되는 장소의 이미지와 지각은 음식이

생산되고 있는 실제적인 사회적, 환경적 조건과는 거

리가먼소비장소와판매/소비행위내에서야기된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에서 낭만적으로 묘사되고 있

는장소의의미(유럽의카페사회나커피농장에서활

짝웃고있는농부의모습을담은사진)가커피콩이생

산되고있는사회적관계들을가리고있다. 또한패스

트푸드 레스토랑에서는 분주하고 활기차게 묘사되고

있는장소의의미나소가한가롭게풀을뜯고있는전

형적인 농촌의 모습(도시 및 목가적인 농촌 이미지들

을담은사진)이특히햄버거에들어가는소고기의생

산지와 소고기 생산을 위한 소 사육으로 인해서 나타

나는열대우림파괴와같은환경적문제를가리고있

는것이다. 결국 Cook and Crang이제시하고있는두

가지 지리적 지식 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는 음식에 내재된 지리적 지식에 대한 무지만이

생산될 뿐이다. 위에서 Cook과 Crang이 언급하고 있

는 음식에 내재되어 있는 지리적 지식 가운데 전자의

성격은‘실재적 지리’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상품 물

신주의에의해만들어진‘상상적지리’라고할수있을

것이다. 

이처럼상품에내재되어있는지리적지식은학생들

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

황이다. 다음 장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적 상품 가운데

흔하게이용되고있는패스트푸드의사례를통해이와

같은 현실이 유발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

다. 그리고이러한상황속에서지리교육이나아가야

할 방향은 상품에 내재되어 실재하는 지리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인데 제4장에서는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지리적지식을부분적이고상상적인것으로인식

하는것이아니라전체적이고실재하는것으로인식하

는전략으로서‘관계적사고'를제시해보고자한다.

3. 상품물신화와지리적지식의망각

소비 공간으로서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는 상

품 속에 내재된 실재적인 지리적 지식은 종종 소비자

세계 내에서 소비자에게 숨겨져 있다. 여기에서는 상

품 물신화를 통해 이러한 가려진 현실이 생산되는 방

식을살펴보고자한다. 상품물신화는 Marx 전통에있

어서 인간과 상품의 관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관

계를잘드러내주는중요한개념이다. Marx는상품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동안 상품에 내재해 있는 생산의

사회적관계에관한정보가은폐된다고보고있다. 자

본주의에서왜이러한일이발생하는지를분석하기위

해 Marx는 상품 물신주의라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Jally, 1990). Marx(1976)에의하면상품은어떻게보

면극히자명하고하찮은것같이보인다. 그러나상품

을 분석해 보면 이는 매우 기묘한 것이고 형이상학적

정교함과 신학적 미묘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고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상품은겉으로드러나는모습과

실제의 의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품

이다. 상품은생산과유통, 소비의과정가운데드러나

고 가려지는 것들의 집합체이다. 특히 패스트푸드 레

스토랑속에서판매되고소비되는상품은상품물신화

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는 상품이 무

엇으로만들어졌고어디에서생산되며누가어떤조건

에서생산하고있는지, 상품의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

환경적문제들은어떠한지의상품속에내재된실재적

인 지리적 지식에 대한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래서

Marx는상품물신주의를위장술이라고언급하 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내재되

어실재하는지리적지식은상품이가지는겉모습, 이

미지로인해가려지게된다. 상품의생산, 유통, 판매,

소비와 관련된‘실재적 지리’는 상품 물신화와 관련된

‘상상적지리’에의해가려지게된다. 즉, 상상적지리

에의해진정한현실은은폐되고있다. 이러한과정은

자본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는 소비자본주의를 통해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전략으로서의 소비 자본주

의는 여러 텍스트 사용의 전략을 통하여 패스트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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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우리로하여금상품/음식의지리성과전

기성을볼수없도록만든다. 이런공간속에서는생산

과정의 실재는 이미지로 대체되어 시뮬라크르의 형태

로 소비공간속에남아있을뿐이다. 광고에의해나

타나는상품/음식의이미지는생산과유통에대해서는

아무런언급을하지않는다. 

Sack(1997)에의하면광고는대부분환상적이고불

가능한장소의이미지를생산하여실재의지리적조건

을베일속에가둠으로써우리의행위결과에대해잘

못된판단을하도록만든다. 그는광고의이러한특성

때문에광고는도덕적행위가될수없다고주장한다.

스펙터클한소비공간이생산되어질수록사람들의의

식은 시각적 경험에 지배받게 되어 생산 속에 들어가

있는 생산품의 기원, 사회적 관계, 자연 요소들 또는

상품/음식이슈퍼마켓선반에오기까지의복잡한루트

와 관련된 상품/음식의 지리적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게되고드러나지않고가려지게된다. 

따라서지리교육은일상공간인패스트푸드레스토

랑에서 생산과 소비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이슈들에 대

한의문점들을가리는광고속에서등장하는이미지들

을 해체시켜 나가면서 학생들이 단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이 어떠한 지리적 삶을 가지는지에 대해

관심을가지도록해야하는것이다. 즉 결과로서의상

품이아니라과정으로서의상품에대한인식을가지도

록해야한다. 따라서상품의생산, 유통, 판매그리고

소비에 대한 총체적인 지리적 인식을 갖는 것이 비판

적거리가확보되는순간이다.

상품을둘러싼이러한현실을명확하게설명하고있

는Harvey(1990)는실제적으로우리가식탁위에음식

이놓이는시스템속에자리매김된수많은사회적관

계들과 생산과 관련된 복잡한 지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없이식사를하고있다라고주장하고있다. 이

러한 주장은 Marx가 가장 자주 사용하면서 언급하는

개념들 중의 하나인 상품 물신주의에 의해 생산되는

음식에내재된지리적삶(지식)의 비가시화라고할수

있을것이다. 

Harvey(1990)는슈퍼마켓선반위에지리성이가려

진채로놓여져있는음식의생산과관련되어있는‘숨

겨진 지리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

장한다. Harvey에의하면‘숨겨진지리성’이란최종적

인상품형태로인해서보이지않게된상품이생산되

는 사회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Harvey의 이러한

주장을따라, 지리교육은상품속에내재된지리적지

식과사회적관계의베일을걷어내는자리에위치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Harvey의 분석은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바

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려되

는 측면은 학자들만‘일상적 소비자들’에게는 인식되

지 않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조건에 비판적 통찰력

을 가질 것이다는 점이다(Jackson, 1999). 음식 속에

감추어져있는실재를‘드러내는’방식에대한Harvey

의논의가은폐와드러냄이라는시각적메타포를사용

했다면 음식 속에 부재하는 현존을 드러내는데 또 하

나의대안이될수있는다른메타포가있다. 

이는 Whatmore의 논의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Whatmore는 Harvey의 시각적 분석을 따르지만,

Harvey의시각적메타포를지리적메타포로대체시킨

다(Jackson 1999). Whatmore(1995)에의하면서구선

진 산업 국가들에서 음식은 일상적 소비의 당연한 부

분이기때문에슈퍼마켓에서음식을카트에가득채우

는것은일상적인일이라고언급하고있다. 이러한음

식의대량구매, 소비의경험은음식이생산되는과정

과조건, 농업의사회, 경제적조직과는거리가굉장히

떨어져있다고주장한다. 즉 Harvey가음식과관련해

상품 물신주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시각적 메타포

대신에 Whatmore는 거리화라는 지리적 메타포를 사

용하고있다. 

Sack(1992)은 상품의 숨겨진 지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Harvey의 논의와 동일한 연장선상에 서있다고

할수있다. 왜냐하면 Sack도최종적인생산물로서상

품이구매자들의눈앞에나타나기까지상품이실재로

가지는원료의추출, 생산, 유통과같은전기성이가려

져있는현실을논하기위해 Harvey와유사한시각적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Harvey의

주장에서한걸음더나아간 Sack의현대소비자세계

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상품 물신주의는 상품의 실재

적인 로벌네트워크와는멀리떨어진상상적인것을

이용해 거짓되게 꾸미고 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

관계적 사고를 통한 상품의 지리 교육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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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의무지는공간적일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구

성되고있음을주장하고있다. 

Sack(1992)에의하면소비자의세계는상품의소비

행위가상품이생산되는순환과정이나생산장소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거나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소비자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연계를

숨기거나 속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게 있

어 소비 행위와 다양한 장소들과의 연계에 대한 무지

와 은폐는 현대 소비 문화가 가지는 비도덕성의 원천

이다. Sack(1992)은“도덕적행위자는.............책임감

을가지고있고자신들의행위의결과를안다. 반면에

지리적, 사회적 연계에 대한 무지는 무책임성을 유발

시키고이러한상태가비도덕적인것이다”라고언급하

고있다. 이처럼 Sack은상품의 로벌네트워크에대

한지식의유무를윤리적인측면으로까지확대해석하

면서 이러한 지리적 지식을 도덕적 행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간주하고있다.  

상품물신화를통해상품에내재하고있는실재적인

지리적 지식은 학생들의 눈 앞에서 사라지고 상품과

관련된상상적지리가현실속에서지속적으로생산되

게된다. 이러한현실속에서학생들이가지고있는상

품의지리적지식과관련하여지리교육에서는상품의

‘상상적지리’에서‘실재적지리’로학생들의인식전

환을시도할필요성이있음을제안할수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지리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주변

사물들을관계적으로사고할수있는능력이필요함을

다음장에서논하고자한다.

4. 관계적사고와지리교육

1) 관계적 사고와 상품의 지리 교육적 함의

앞에서 살펴봤듯이 상품 물신화를 통해 상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리적 지식 즉 상품의 지리성과 전기

성은 가려지고 있다. 패스트푸드 소비 공간에서는 상

품을소비하는학생들의몸이 로벌네트워크와관계

되어있음을연상시키는기능이약화되어있고상품의

생산 과정 속에서 서로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흔적과

네트워크가 가려져 있다. 이것은 학생들 자신의 몸이

소비상품의 로벌네트워크와는아무런관련이없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소비 행위는

단순히 그 네트워크의 결과로만 생각하도록 한다. 또

한상품의소비행위가그네트워크를유지하고그네

트워크와연결되어있는다양한장소와노드에 향을

주고있음을인식하도록하지는못한다. 

이러한현실의상황속에서지리교육은소비자로서

학생들이구매하고소비하는상품을통해서상품이만

들어지는수많은장소와이상품을만드는데관련되어

있는수많은사람들과동시에관계되어있다는실제적

인 관계의 현실을 드러내어 이러한 관계를 학생들이

인식할수있는통찰력을가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

다. 그리고또한지리교육은학생들로하여금그들의

일상적 상품을 소비하면서 소비 공간 그 너머의 생산

공간과의관계에대한인식을가지게함으로써 로벌

네트워크 공간 속에서 내 몸이 가지는 위치의 의미를

파악할수있도록역할을해야한다. 그래서지리교육

에서는학생들에게이러한인식을함양시키기위해관

계적사고가강조되어야한다. 관계적사고양식은상

품 물신화에 의해 생산되는 상상적인 지리적 지식과

상품의 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학생의 몸이 가지는

위치의의미를학생들이통찰하는데있어많은함의를

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러면잠시여기에서관계적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자한다.

최근과학기술의발달로인한시-공간압축을통해

여기와 저기, 자아와 타자들이 이전 사회보다는 훨씬

더많이뒤섞이게되었다. 이러한시대적상황속에서

지리학은 다양한 스케일들 간의(몸에서 지구까지) 상

호 연관성에 대해 사고하고 그 스케일들 간에 나타나

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

도록 해왔다(Jackson and Crang, 1999). 지리학은 장

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장소

그자체에대해아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장소들

간의연계와상호의존성을이해하는것이라할수있

다. 지리과환경교육은미래의어른이될학생들이개

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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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그들 자신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

기위한실제적인능력을발달시킬수있어야한다. 이

를 위해서 지리 교육에서는 공간과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을 관계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장소와

눈에보이지는않지만존재했었고존재하고있고앞으

로도 계속 존재할 저기의 장소와의 연계성에 대해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리 교육은‘ 역성’이라는 관

점보다는‘관계성’이라는 관점의 사고 양식을 학생들

에게제공할필요성이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리학은 관계적 사고에 대한

인식과관련하여공간과장소에대한전통적인사고에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 스케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 관

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관계적 전환’을 받아들여

구성되고있다. 공간의사유에관한관계적전환은후

기 구조주의의 향을 강하게 반 하고 있다. 사실상

공간과장소를관계적으로보기위한노력은지리학에

있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관계적 관점은 비-절

대적공간을주장했던 Harvey(1996)나지구화된장소

의‘권력기하학’을강조하면서‘ 로벌장소감’을주

장했던 Massey(1994)에 의해 강조되었다. 특히

Massey는다음세가지로관계적공간을특징짓고있

다. 첫째, 공간은상호관계의산물이다. 둘째, 공간은

다양성에대한가능성의 역이다. 셋째, 공간은결코

닫혀있거나고정되어있지않다. 다시말해, 공간은항

상 펼쳐진 관계로서 되기(becoming)의 과정 안에 있

다(Doel, 2007). 

공간에대한이러한인식의전환속에서지리학자들

은세계에서몸(가장가까운지리)까지의스케일들간

의위계에대해재고하고있다. 역적스케일들에대

한 대안적인 사고 방식은 스케일들 간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Roberts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줌 인, 줌 아웃을 할 수 있는 지리학자들의 능력으로

언급했다. 지역 수준에서 취해진 의사결정이 어떻게

지구적결과를가지는지그리고세계기업들의의사결

정이 어떻게 다른 지역들 안에서 차별적 결과들을 가

지는지에대해설명을하고있다(Jackson, 2006). 관계

적사고는우리가공간적스케일과관계들이스케일들

사이에서일정하게결합되는방식에대해다시금생각

해보도록만든다. Jackson(2008)은관계적사고를실

체라기보다는 관계, 본질이라기보다는 결합(연계), 고

정성이라기보다는 유동성, 구조라기보다는 네트워크

를 강조하는 사고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assey(2004)에의하면공간과장소를관계적으로사

고하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장소를 다른 공간적 스

케일과 분리되어 형성되어 있는 실체라기보다는 네트

워크, 흐름, 연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장소를 하나의 역으로만

관련시켜 사고하기보다는 흐름이나 연결성과 관련시

켜 살펴본다면 장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장소를

넘어 공간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들을 통해

형성된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고있다.

따라서관계적사고는스케일들간의포섭적이고고

정적인 위계보다는 스케일들 간의 다중적이고 유동적

인 네트워크적 의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관계적 사고

양식 속에서는 스케일이 거리가 된다. 더욱더 정확하

게 말하자면,‘관계의 길이’가 되는 것이다. 장소들은

관계적으로 서로서로 결합되어 있다. 관계의 구성과

중요성은 스케일의 중요성을 규정짓는다(Murdoch,

2006). 결국관계적사고는여기와거기, 자아와타자,

가까움과 멀리 있음, 공간과 장소의 이분법적인 지리

적사고에대한대안을제공한다. 

이러한 관계적 사고는 다양한 세계적-국지적 네트

워크를통해형성될수있는데, 그대표적인것이학생

들의일상적상품인음식의네트워크라고볼수있다.

지리 교육에서는 관계적 사고를 통해 음식에 대해서

접근할때다음과같은교육적함의를생각해볼수있

다. 소비자로서 학생들은 음식의 로벌 네트워크 속

에서 학생의 몸이 가지는 위치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있다. 

Cook and Crang(1998)은음식이가지고있는가장

강력한특징들중의한가지를제안하고있다. 그것은

음식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넓은 세계와 몸의 본질적

인공간을연계하는방식이된다는것이다. 우리가일

상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은 더 이상 국지적 상황 속에

서만뿌리를두고있지않다. 특정한하나의음식상품

관계적 사고를 통한 상품의 지리 교육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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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할지라도그속에는다양한네트워크가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그 음식이 생산되고

소비되는장소와그음식의소비자를관계적으로구성

하게된다. 그 관계적네트워크속에서특정한음식의

소비장소와음식을소비하는몸의 역성과경계성의

의미는 약화된다. 소비자로서 학생들의 몸은 음식의

다양한 로벌네트워크와연결되어그네트워크속에

위치하고있다. 그리고더나아가학생들의몸은음식

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음식

의네트워크역시우리의몸을통해유지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관계적 접근의 관점은 상품의

로벌네트워크속에서학생들이자신들을발견할수

있도록도울수있을것이다. 학생들그자신들의몸은

선형적인 스케일이나 포섭적인 역이 아니라 비-선

형적이고관계적인네트워크와관련하여인식될수있

을 것이다. 상품의 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학생들의

몸은 본질적이고 선규정된,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역

동적이고 복잡하며 다양한 우연성을 가진 행위자로서

간주되어야한다. 즉 이러한관점은상품의 로벌네

트워크바깥에학생들을위치시키는것이아니라그것

을구성하는하나의노드로서위치시키는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계적 사고의 특성은 소비자의 몸이

음식/상품의 로벌네트워크공간과연결되어있다는

Cook(2001, 2006, 2007)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그

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음식의 소비 행위자로서

우리의몸이음식의네트워크에서하나의노드로서위

치하며 기능한다는 것이다. 즉 관계적 존재의 몸으로

서소비자는음식의 로벌네트워크의노드로서존재

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의 네트워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역할을하는것이다.

상품의네트워크속에서하나의노드로서존재하는

소비자로서학생들의몸의행위는그네트워크의 향

을받을뿐만아니라그네트워크의다른지역에존재

하고있는다양한인간혹은비인간노드에 향을준

다. 그래서학생들의몸과상품의 로벌네트워크공

간과의 직·간접적 관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

나게되는것이환경과관련된윤리적문제라고할수

있을것이다. 학교지리교육의의미와역할은학생들

의몸과상품네트워크의상호관계성으로인해나타나

게 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학생들이 관계적 사고를 통

해서바라볼수있는안목을갖도록하는데있다. 

Sack(1997)은서구세계의모든사람들은실제적으

로 불가피하게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상품의소비자이고우리대부분은자연과사회적

관계의 변형에 큰 향을 미치는 지리적 행위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들은장소들사이에서나타나는여러가지현상들

의 원인과 결과의 흐름에 기여하는 것이다. 소비자로

서개개인들은원료추출, 생산, 유통사이에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한 장소

에서 다른 장소까지 연계되어 발생하고 각 장소들은

이러한 연계에 의해 변형되어진다. 이런 과정은 상품

이 처분되고 새로운 상품이 구매되는 과정을 통해 계

속해서지속된다. 그는특히, 지구를변형시키는가장

큰 근원은 대량 소비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행위자로

써, 우리의행위로인해만들어지는상품의이러한사

슬을이해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이렇게 관계적 사고 속에서 최소의 스케일인 몸과

최대의스케일의세계라는 역의구분은무의미하다.

특히 상품의 세계적-국지적 네트워크를 관계적 사고

라는인식틀속에서생각해보는지리교육은학생들

의일상생활속에서망각된상품의관계적의미와음

식의 로벌네트워크공간속에서학생들의위치성의

의미를인식할수있도록도울수있다. 그리고여기서

더나아가소비자로서학생들의몸과상품네트워크의

상호 관계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환경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갖도록 하는 점에 지리

교육적함의가있을것이다.

2) 관계적 사고, 환경, 윤리: 햄버거 커넥션

마지막으로여기에서는학생들을둘러싸고있는사

물들을 관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지리 교육에서 왜

중요한지에대한논의를하고자한다. 특히환경과관

련한윤리적문제와결부시켜생각해볼때‘햄버거커

넥션’은유용한하나의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학

생들의삶속에서너무나일상적인패스트푸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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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햄버거를소비하는행위와그로인해발생되는

환경 문제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Norman Myer(1981)

의생태적으로불평등한교환형태로서의‘햄버거커넥

션’이라는 개념은 음식 소비와 윤리의 문제를 관계적

사고로살펴보는데 좋은예가될수 있을것이다. 오

늘날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소비 공간

(예를 들어,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관계적 사고의

틀속에서바라본다면소비자로서학생들의몸이다른

많은공간(장소)과연결되어있음을설명할수있고더

나아가 학생들의 음식 소비 행위가 윤리적 문제와 맞

닿아있는지점까지나아갈수있다.

오늘날학생들은햄버거와열대우림의파괴가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yers(1981)는열대우림의파괴가인위적으로사육된

값싼쇠고기에대한북미인들의요구증가에기인한다

고주장하고있다. 그들의쇠고기소비를위한엄청난

면적의열대우림이목초지로변해가고있다. Myers의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개념은 중앙아메리카로부터

미국내의패스트푸드체인업체들에게까지쇠고기수

출의 급격한 증가가 어떻게 열대우림을 파괴하는지를

설명하고있다. 

소비자로서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패스트푸

드레스토랑에서햄버거를구매함으로인해그들은복

잡하고 넓은 범위의 음식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매하는행위는전세계 3만여개의매장가운데한

매장에서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

이며동시에중앙아메리카의몇몇국가나브라질에서

소를 키우기 위해 열대 우림을 제거하고 목초지를 조

성하는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사

실을 모른채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 아메리카

농경지의 3분의 2가 소 사육을 위한 목초지로 변화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매년 한반도 넓이의 목초지가 사막

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전라도 면적 크

기만한브라질의열대우림이매년목초지로변화하거

나소사료로이용하기위한대두재배를위해제거되

고있다. 이러한열대우림의파괴는전세계에걸쳐이

상기후를발생시키고있으며소사육장에서흘러나오

는 엄청난 양의 축산 폐기물은 하천, 호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있다. 인간이먹어야할곡식이소를키우

기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면 10억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시달리지않을수있을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은 13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20%가량이 양실조에걸려있고매년 4

천만명에서 6천만명의사람들이기아와관련된질병

으로사망하며고통받고있다. (EBS 지식채널e, 2005,;

EBS 다큐프라임, 2009.) 

이러한현실은이미소비자들이세계와연계되어있

다는 명증한 사실이다. 그들이 햄버거를 소비하는 행

위가어떤지역에사는사람들에게는즐거움과행복이

될수있지만우리눈에보이지않는저너머의또다

른지역에사는사람들에게는삶의고통이될수있다

는것을인식해야한다. 단지사람들은자신들의몸을

‘지구적 규모의 상점’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에 행복

해하고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리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햄버거 한 조각을 베어무는 행위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생태적, 사회적 안전과 지속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더 나아가 나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

다는사실을인식할수있는능력을갖도록해야할것

이다. 또한 햄버거가 식품 양학적으로 어떠한 양

소를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두 개

의 빵사이에들어있는고기와야채, 치즈 등이어떠

한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는지 즉 유전자 변형을 거쳤

는지아닌지, 얼마나먼거리를운송되어왔는지아니

면 가까이에서 산출되어 왔는지 즉 푸드 마일이 얼마

나 되는지, 생산되는 지역의 자연환경(토양, 수질)에

얼마나 위해를 끼쳤는지 아닌지, 음식 생산 노동자들

의 노동조건이 정당한지 아니면 노동착취인지 등 수

많은음식의지리적의미의정보들을학생들에게비판

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Lutzenberger and

Gottwald, 2000).

Figure 1, 2는이 에서연구자가주장한내용을가

장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Figure 1은

가장 대표적인 로벌 기업인 맥도날드 햄버거 광고

사진이다.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학생들은 햄버거 그

관계적 사고를 통한 상품의 지리 교육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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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대해서만생각하지햄버거안에내재되어있는

수많은지리적지식과그들의햄버거를소비하는행위

가 다양한 장소와 그 곳에서 삶을 위하는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관계성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더 나

아가 이러한 소비 실천이 결국 환경 문제와 접하게

관련이되어있다는현실에대해서는관심이없다. 상

품물신화를만들어내는소비자본주의의텍스트전략

을 통하여 끊임없이 패스트푸드 소비 공간 속에서는

음식에실재하는지리적지식이망각되고음식을소비

하는 학생들과 음식 네트워크가 마치 관계가 없는 것

같은현실이만들어진다. 

하지만 햄버거의 일상적 소비 가운데 흔하게 접할

수있는이미지속에서는전혀찾아볼수없는햄버거

에대한관계적사고의결과가 Figure 2와같은대안적

이미지속에서는잘 드러날수 있다. Figure 2는 독일

의 Rettet den Regenwald (Rainforest Rescue)1)라는

환경 NGO에서 발행하는『Rainforest Report』잡지에

서실려있는사진이다.

Figure 2는국제산림연구센터(CIFOR)에의해연

구된‘햄버거커넥션이아마존파괴를가속화시키고있

다’라는환경보고서에기반하고있다. 이보고서는브

라질 아마존의 탈 산림화 증가와 브라질 소고기에 대

한 국제적인 수요 증가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자료를가지고설명을하고있다(Kaimowitz et

al, 2004). 이 그림이보여주고자하는것은단순히빵

사이에 소고기와 야채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소비하는 햄버거 속에는 소고기를 얻기 위해 열대

림이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 파괴된 열대림에서

방목되는소들에의한엄청난배설량으로인해발생하

는 온실 가스인 메탄 방출량이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

에이중효과가나타나고있다는환경문제의심각성이

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지리 교육적

의의는학생들이소비하는햄버거가단지생산결과로

서의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 패스트푸드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지리적 지식과 환경 문제를 드러내 보임

으로써햄버거를소비하는그들의행위가다양한지역

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 지역의 환경 문제와

접하게연관이되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즉 소

비자로서학생들의몸이햄버거커넥션의네트워크속

에 노드로서 존재하고 그들의 햄버거 소비 행위를 통

해 햄버거 커넥션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연계에대한인식의결과로써열대우림

파괴의 가속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학생들은 관계적,

윤리적사고를통해성찰을할수있게된다.

학생들이 즐겨 소비하는 햄버거는 세계적-국지적

커넥션 혹은 네트워크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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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푸드레스토랑에서햄버거를한입베어무는행위는

그들의 몸이 로벌 네트워크 공간과 연결이 되는 순

간이되는것이다. 그 네트워크속에서학생들은하나

의노드로서위치하고있으며그의소비행위가네트워

크를 유지하고 다른 장소에 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

할필요가있다. 이것은학생들로하여금단순히세계

적-국지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햄버거 커넥션에 대한

지리적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 및 환경적 문제에 대

해서도 성찰하도록 한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

고자하는사물들에대한관계적사고가왜지리교육

에서중요한지에대한핵심이다.

5. 결론

학생들의삶을둘러싸고있는많은사물들과이것들

을 통한 사소하면서도 일상적인 경험들은 정말 지리

환경교육이말하고자하는큰이슈들즉세계화, 상호

의존성, 지속가능성, 불평등, 타자, 스케일과연계, 관

계적사고, 책임, 윤리를포함하는중요한지리적주제

들을 탐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지리 교육은 인간들

의 삶이 만나거나 사물의 복잡한 삶과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화관가운데서도흔하게접할수있는많은

사물들을통해학생들이소비자로서자신들의소비행

위가어떠한지리적결과들을야기하는지에대해서인

식하고그에대해윤리적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해

야한다. 

이와 관련해 Massey(2004)는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인 Gatens and Lloyd(1999)의역사적책임에대한주

장에지리적대비를시도하면서우리가직접적인 향

을 미치지 않은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

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장소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학생들 자신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수백, 수천의 다른 사람들, 사물들, 물질들과 향을

주고받는사실이라는것을안다면이러한연계에대한

지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구매행위를 멈추게 만들거나

구매 행위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생각하도록

만들것이다. 학생들은상품을선택, 구매를하고소비

하는 행위를 통해 상품의 로벌 네트워크 속에 하나

의노드로서존재하게된다. 상품을구매하고소비하

는것은단지일상적이며순간적인행위라기보다는소

비자들의눈앞에드러나있지않는상품의 로벌네

트워크가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지속적인 향을 주는

행위이다. 이러한상황과관련해 Haraway(1991)는상

품으로서의음식이자신의육체적인자아와다른인간

및 비인간 간의 무한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상품들은이러한연계의사실에대해침묵하

고있다. 그래서소비공간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 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회

적, 공간적 의미의 흔적들은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

는다. 이러한현실적인상황속에서, 학생들은상품에

내재된 실재적 지리를 망각하고 있고 상품 소비를 매

개로발생되는상품의 로벌네트워크와그들몸과의

관계속에서학생들의몸이가지는위치의의미, 그리

고이들간의상호관계성속에서나타나게되는윤리

적 이슈들을 관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

되고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소비자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많

은 사물들의 실재적인 지리적 지식이 상품 물신화를

통해상상적인지리적지식으로전환되어학생들의일

상 세계를 채워가는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

한 현실을 지리 교육은 관계적 사고를 통해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관계적 사고를 통해 우리

는상품에대한지리적지식의무지에서벗어날수있

으며 더 나아가서 상품의 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상

품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몸이 가지는 위치의 의미를

인식할수있게된다. 여기서학생들의몸이가지는위

치성의 의미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존재

론적으로살펴보았을때상품의 로벌네트워크속에

서 학생들의 몸은 하나의 노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는점이다. 둘째, 인식론적차원에있어노드로서존재

하는학생들의몸은상품의네트워크와자신을관계적

으로사고할수있는지리적주체일뿐만아니라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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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가 상품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객체로 존재한다

는것이다.  

지리학자들은상품을탈물신화하고소비자와생산

자를 다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Harvey

의주장과같이, 학교에서의지리교육도학생들이관

계적사고라는공간인식전략을통해상품속에내재

된 지리적 지식인 지리성과 전기성 뿐만 아니라 관계

적자아에대한인식을가질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

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계감과환경문제를타자화시키는것이아니라자기

화시킬수있는능력을가지게될수있을것이다.

주

1) Rettet den Regenwald는 1986년독일의함부르크에서설립

되었고주요활동은오일, 광산기업과개발프로젝트, 벌목업

자들에의한열대우림의파괴에대항하여활동하는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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