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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사례: 배달용기

2. 어떤 순환경제를 추구할 것인가?



문제제기

1. 자본주의 문명은 물질적 풍요와 과잉,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생태환경파괴를 가

져왔음.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중국, 인도)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

제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환경제 사상, 운동, 정책이 발전하고 있음. 

2. 중국의 <순환경제>는 2000년대 초에 吴季松(Wu Jisong)이라는 공학자가 개념

을 만들고 이론화했으며, 공학기술을 중시한다. GMO(转基因良种), 핵융합(受控

热核聚变能),수경재배(无土栽培), 핵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3. 반면에 인도의 NGO 지도자 Bandana Shiva는 “흙은 순환경제로 돌아가기 위한

기초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와 유기농업을 강조하는 순환

경제를 제창한다.

4. EU와 일본, 한국의 순환경제, 순환형사회는 정부, 산업계, 소비자/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green 

washing도 관련됨)

5. <자본주의 문명, 내지는 공학기술 문명은 인간이, 땅이 견딜 만한가? 미래가 있

는가? 고쳐서 쓸 수 있는가?> 에 대한 이론적 숙고를 통해 어떤 순환경제가 유망

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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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economy’ means an economic system whereby the value of products, materials and other resources in the economy 
is maintained for as long as possible, enhancing their efficient us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reby reduc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ir use, minimising waste and the release of hazardous substances at all stages of their life cycle, 
includ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waste hierarchy; 

이 법에서 일컫는 순환경제는 생산, 유통 및 소비 등 과정 중 진행하는 감량화, 재이용, 자원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일컫는 감량화는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의 과정 중 자원소모와 폐기물 발생을 감소
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일컫는 재이용은 폐기물을 직접 제품으로 만들거나 혹은 복구, 수선, 재제조를 거
친 후 계속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 혹은 폐기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제품의 부품으
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일컫는 자원화는 직접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이용을 진행하거나 혹은 폐기물에 대
하여 재생이용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EU 규칙

순환경제란 폐기물 위계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경제 내의 제품, 재료, 기타 자원의
가치가 가능한 만큼 오래 보전되어 생산과 소비에서 그것들의 효율적 사용을 향상시키고 이
로써 그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고, 폐기물과 유해물질의 유출을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
에서 최소화하도록 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중국 법령: 순환경제촉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

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

환경 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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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ity 1.0 and 2.0: techno-fixes to waste Circularity 3.0: integrated socio-economic approaches to resources, consumption and waste

Precursors to 
circularity

Circularity1.0: dealing 
with waste

Circularity2.0: 
connecting input and 
output in strategies
for eco-efficiency

Circularity 3.1:  reformist views on the circularity Circularity3.2: transformational views of 
circularity and visions of the global south

Preamble period Excitement peroid Validity challenge period

1945-1980 1980-2010 2010-현재

Gandhian economics 
(Kumarappa, 1945)
The Economics of the 

Coming Spaceship 
Earth(Boulding, 1966)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1968)

The Population Bomb 
(Ehrlich, 1968)

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 

(Georgescu-Roegen, 
1971)

The Closing Circle 
(Commoner, 1971)
Social Ecology 
(Bookchin, 1971)
Limits to Growth 
(Meadows et al. 1972)
Ecological Design 
(Papanek, 1972)
Small is Beuatiful
(Schumacher, 1973)
Conviviality 
(Illich, 1973)
Steady-state econo-

mics (Daly, 1977)
Permaculture
(Mollison and 
Holmgre, 1978)
Décroissance (Gorz, 
1980, first published 
in French in 1975)
Deep Ecology (Næss a

nd Rothernberg
1989, based on 1976 

book in Norwegian)
Overshoot 
(Catton 1980)

Waste-Water Treatme
nt (Holcomb, 1970)

Solid Waste Managem
ent and Recycling 

(Levick and Davies, 
1975)
Bio-Digestion 
(Hughes, 1975)
Energy Recovery 
(Boyle, 1977)

Industrial Ecology 
(Frosch and 
Gallopoulos, 1989)

Circular Economy 
(Pearce and Turner, 
1989)

Eco-design/Design for 
Environment (Ryan 
et al., 1992)

Cyclic Economy (Tibbs, 
1993)

Industrial Metabolism 
(Ayres and Simonis, 
1994)

Cleaner Production 
(Baas, 1995)

Reverse Logistics 
(Rogers and Tibben-
Lembke, 1998)

Eco-industrial parks 
and networks (Côté 
and Cohen-
Rosenthal, 1998)

Biomimicry (Benyus, 
1998)

Product Service 
System (Goedkoop 
et al., 1999)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Lindhqvist, 2000)

Industrial Symbiosis 
(Chertow, 2000)

Biobased 
Economy/Bioecono
my (OECD, 2004)

The Biosphere Rules 
(Unruh, 2008)

First holistic 
circularity frameworks

New holistic 
circularity views

Transformational 
views of circularity

Non-western visions 
of circularity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 
1992)

Regenerative design 
(Lyle, 1994)

Natural Capitalism 
(Hawken et al., 1999)

Sound Material-Cycle 
Society 
(Government of 
Japan, 2000)

Cyclical Economy 
(Young et al., 2001)

Materials Matter 
(Geister, 2001)

Cradle to Cradle 
(McDonough and 
Braugart, 2002)

The Natural Step 
(Robert, 2002)

Performance Economy 
(Stahel, 2010)

Blue Economy (Pauli, 
2010)

Material Efficiency 
(Allwood et al., 
2011)

Third Industrial 
Revolution (Rifkin, 
2013)

Eco-system Economy 
(Scharmer and 
Kaufer, 2013)

Regenerative 
Capitalism 
(Fullerton, 2015)

Sharing Economy 
(Frenken, 2015)

Doughnut Economics 
(Raworth, 2017)

Symbiotic Economy 
(Delannoy, 2017)

Social Circular 
Economy (Social 
Circular Economy, 
2017)

Spiral Economy 
(Ashby et al., 2019)

Coviability(Barrière et 
al., 2019)

Transition Movement 
(Hpokins, 2008)

Degrowth (Latouche, 
2009)

Eco-socialsim (Löwy, 
2011)

Laudato Si (Pope 
Francis, 2015)

Transition design 
(Irwin, 2015)

Economy for the 
Common Good 
(Felber, 2015)

Post-growth (Jackson, 
2016)

Permacircular 
Economy (Bourg, 
2018)

Voluntary Simplicity 
(Trainer and 
Alexander, 2019)

Convivialism (Caillé, 
2019)

Buen Vivir/Sumark 
Kawsay 
(Government of 
Ecuador, 2008)

Ubuntu (Shumba, 
2011)

Ecological Civilization 
(Zhang et al., 2011)

Ecological Swaraj 
(Kothari et al., 2014)

Suma Qamana/Vivir 
Bien (Artaraz and 
Calestani, 2015)

Buddhist, Confucian 
and Taoist ecology 
(Arler, 2018)

Radical 
Pluralism/Pluriverse 
(Kothari et al., 2019)

출처: M. Calisto Friant, et al. A typology of circular economy discourses: Navigating the diverse visions of a contested paradigm, Resources, 
Conservation & Recycling 161 (2020)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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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관 복잡
도

a) 시간범
위

b) 공간
범위

c) 포함 지속
가능성 인자

d) 존재론
과 인식론

e) 자원 연관성
에 대한 시각

f) 자본주의와
탈동조화에 대
한 견해

g) 주 목적/
목표

h) 논리 i) 순환개
념 범주

순환
사회

5 매우 장기:
수세대
(50년 이상)

거시범
위:
지구

인민(people)
지구(planet)
번영
(prosperity)

생태중심
다원주의

에너지, 종다양
성, 물질자원을
안전한 지구적
한계 내에 유지
하기 위하여 소
비와 생산 패턴
을 바꾸자.

탈동조화의가
능성과 자본주
의의 지속가능
성에 관해 회
의적

인간과 비인
간 생명체의
현세대와 미
래세대를 위
해 사회생태
적 건강과 안
녕을 보전함.

지구는 생명체의 미
래세대에게서 빌려온
것으로 인간은 생활
양식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초래할지라도
지구를 보전하고 존
중하고, 복구하고, 공
평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주로
circularity 
3.2그리고
대부분의
precursor
s

4 장기:
1~2세대
(20~50년)

거시범
위:
지구

인민(people)
지구(planet)
번영
(prosperity)

인간중심
민족중심

에너지, 종다양
성, 물질자원을
안전한 지구적
한계 내에 유지
하기 위하여 상
충관계들과 상
승관계들을 균
형을 맞추자.

탈동조화의가
능성과 자본주
의의 지속가능
성을 믿음

지속가능발
전목표애 멎
게 사회적 안
녕과 지구 시
스템의 생체
적 건강을 보
전함.

인간은 재분배와 소
비패턴의 변화를 초
래할지라도 지구에
대한 지속가능한 청
지기 임무에서의 정
의와 공정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주로
circularity
3.1

순환
경제

3 장기: 1세
대
(10~25년)

거시범
위:
지구

지구(planet)
번영
(prosperity)

인간중심
민족중심

에너지, 종다양
성, 물질자원을
안전한 지구적
한계 내에 유지
하기 위하여 상
충관계들과 상
승관계들을 균
형을 맞추자.

탈동조화의가
능성과 자본주
의의 지속가능
성을 믿음

지구 시스템
의 생체적 건
강을 보전함

인간의 전체적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자
원환계와 제약의 균
형을 맞추는 것이 생
명계의 안정성과 장
기적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핵심이
다.

주로
circularity 
2.0

2 중기: 1~2
정부계획
주기
(5~10년)

중시범
위:
(나라, 
지역, 공
단, 도시)

지구(planet)
번영
(prosperity)

인간중심
민족중심

물질자원, 천연
자원, 에너지자
원을 특히 긴급
한 원재료에 대
해서 최적화하
고 확보하자.

탈동조화의가
능성과 자본주
의의 지속가능
성을 믿음

긴급한 자원
과 물질을 확
보하고 보전
함

전략적으로 환경효율
성을 최대화하고 자
원사용의 균형을 도
모하는 것이 자원안
보를 유지하고 지정
학적 안정성을 보장
하는 데 필요하다.

주로
circularity 
1.0과 2.0

1 단기: 단일
제품 수명
주기
(1~2년)

미시범
위
(단일제
품, 서비
스 또는
기업)

지구(planet)
번영
(prosperity)

인간중심
민족중심

제품설계에서
물질자원과 에
너지자원 흐름
을 최적화하자.

탈동조화의가
능성과 자본주
의의 지속가능
성을 믿음

환경영향과
경제비용을
둘 다 낮추도
록 기회를 포
착함

에코이노베이션을 통
해 최적 자원효율성
을 보장하는 것이 생
태적 피해를 줄이고
경제가치를 증대하는
윈윈 해법을 가져온
다.

주로
circularity 
1.0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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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개혁된 형태의 자본주의는 지속가능성과
양립가능하고, 사회-기술적 혁신은 생태적 붕
괴를 방지하기 위한 생태경제적 탈동조화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목표: 지구의 생체적 경계선 내에서의 경제적
번영과 인간 안녕

수단: 생태적 건강, 자원 안보 그리고 모두를
위한 물질적 번영을 개선해 주는 기술적 돌파
구, 사회적 혁신 그리고 신사업모델들

가정: 자본주의는 지속가능성과 양립가능하고, 
기술 혁신은 생태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생
태경제적 탈동조화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목표: 부정적 환경상의 외부성 없는 지속가능
한 인간 진보와 번영

수단: 최적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면서 자원
순환고리를 닫기 위한 경제적 혁신, 신사업모
델 그리고 순환경제 기술들에서의 전례 없는
돌파구들

가정: 자본주의는 지속가능성과 양립 불가능하
고, 사회-기술적 혁신은 생태적 붕괴를 방지하
기 위한 절대적인 생태경제적 탈동조화를 가
져올 수 없다.

목표: 지구의 생체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
는 가운데, 상생과 모두를 위한 검소한 풍요의
세계를 이룬다

수단: 현재의 사회정치적 체제의 완전한 재편
과 전격적으로 인류의 생태발자국을 줄이고
모두가 의미 있게 그리고 지구와의 조화 가운
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력
주의적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떠남.

가정: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없으며, 사회-기
술적 혁신은 생태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절
대적인 생태경제적 탈동조화를 가져올 수 없
다.

목표: 광범위한 자원 희소성과 인구과잉이 모
두에게 이를 마련해 줄 수 없는 지구적 조건에
서 지역전략적 자원안보와 지구 시스템의 안
정성을 유지한다.

수단: 혁신적 기술들 그리고 합리화된 자원사
용과 결합된 사업모델들, 의무로 부과되는 검
약과 엄격한 이주 및 인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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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시간표상의 개념들

개혁적 순
환사회
(20개 개념)

N. 20 Circularity 3.1 concepts :
1.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 
1992)
2. Regenerative design (Lyle, 1994)
3. Natural Capitalism (Hawken et al. 1999)
4. Sound Material-Cycle Society (Government of Japan, 2
000)
5. Cyclical Economy (Young et al., 2001)
6. Materials Matter (Geiser, 2001)
7. Cradle to Cradle (McDonough and Braungart, 2002)
8. The Natural Step (Robèrt, 2002)
9. Performance Economy (Stahel, 2010)

10. Blue economy (Pauli, 2010)
11. Material Efficiency (Allwood et al., 2011)
12. Third industrial revolution (Rifkin, 2013)
13. Eco-system economy (Scharmer and Kaufer, 2013)
14. Regenerative capitalism (Fullerton, 2015)
15. Sharing Economy (Frenken, 2017)
16. Doughnut Economics (Raworth, 2017)
17. Symbiotic Economy (Delannoy, 2017)
18. Social Circular Economy (Social Circular Economy, 2017)
19. Spiral Economy (Ashby et al., 2019)
20. Coviability (Barrière et al., 2019)

변혁적 순
환사회
(30개 개념)

N 13 precursor concepts:
1. Gandhian economics (Kumarappa, 1945)
2. The Economics of the Coming Spaceship Earth
(Boulding, 1966)
3. 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 (Georgescu
-Roegen, 1971)
4. The Closing Circle (Commoner, 1971)
5. Social Ecology (Bookchin, 1971)
6. Ecological Design (Papanek, 1972)
7. Limits to Growth (Meadows et al., 1972)
8. Small is Beautiful (Schumacher, 1973)
9. Conviviality (Illich, 1973)
10. Steady-state economics (Daly, 1977)
11. Permaculture (Mollison and Holmgren, 1978)
12. Décroissance (Gorz, 1980)
13. Deep Ecology (Næss and Rothernberg 1989)

N. 17 circularity 3.2 concepts:
1. Transition Movement (Hopkins, 2008)
2. Degrowth (Latouche, 2009)
3. Eco-socialism (Löwy, 2011)
4. Laudato Si’ (Pope Francis, 2015)
5. Transition design (Irwin, 2015)
6. Economy for the Common Good (Felber, 2015)
7. Post-growth (Jackson, 2016)
8. Permacircular Economy (Bourg, 2018),
9. Voluntary Simplicity (Trainer and Alexander, 2019)
10. Convivalism (Caillé, 2019)
11. Buen Vivir/ Sumark Kawsay (Government of
Ecuador, 2008)
12. Ubuntu (Shumba, 2011)
13. Ecological Civilization (Zhang et al., 2011)
14. Ecological Swaraj (Kothari et al., 2014)
15. Suma Qamaña / Vivir Bien (Artaraz and Calestani, 2015)
16. Buddhist, Confucian and Taoist ecology (Arler, 2018)
17. Radical Pluralism/ Pluriverse (Kothari et al., 2019)

기술중심
적 순환경
제
(19개 개념)

N. 15 concepts from circularity 2.0 :
1. Industrial Ecology (Frosch and Gallopoulos, 1989)
2. Circular Economy (Pearce and Turner, 1989)
3. Eco-design /Design for environment (Ryan et al., 1992)
4. Cyclic Economy (Tibbs, 1993)
5. Industrial Metabolism (Ayres and Simonis, 1994)
6. Cleaner Production (Baas, 1995)
7. Reverse Logistics (Rogers and Tibben-Lembke, 1998)
8. Eco-industrial parks and networks (Côté and Cohen-
Rosenthal, 1998)

9. Biomimicry (Benyus, 1998)
10. Product Service System (Goedkoop et al., 1999)
11.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Lindhqvist, 2000)
12. Industrial Symbiosis (Chertow, 2000)
13. Closed-loop Supply Chain (Guide et al., 2003)
14. Biobased Economy / Bioeconomy (OECD, 2004)
15. The Biosphere Rules Unruh, 2008
N. 4 Circularity 1.0 concepts:
1. Waste-Water Treatment (Holcomb, 1970)
2.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Levick and Davies, 1975)
3. Bio-Digestion (Hughes, 1975)
4. Energy Recovery (Boyle, 1977)

요새(要塞) 
순환경제
(3개 개념)

N. 3 precursor concepts :
1.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1968)
2. The Population Bomb (Ehrlich, 1968)
3. Overshoot (Catton, 1980)



어떤 순환경제 지향이 타당성을 지니는가? – 이에는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
과 공학기술 체제는 과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
는 질문에 대한 이론적 숙고를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
“잉여가치의 실현과 불변자본의 물적 요소 조달이라는
양 측면에서 보면...자본주의적 생산 형태와 비자본주의
적 생산형태 사이의 세계 차원의 교역은 본래부터 자본
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역사적 조건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구성체에 의존해 살아간
다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러한 구성체의 몰락이 생존
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만약 지본주의의 축적에 비자본
주의 환경이 필수 불가결하다면, 자본주의는 비자본주
의 환경을 성장을 모체로 하며, 비자본주의적 환경의 희
생과 흡수를 통해 축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축적과정은 모든 국가와 산업 분야에서 자본 생산을
유일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생산양식으로 만드는 과
정이다....일단 최종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축적은 불가
능하게 된다. 즉 잉여가치의 실현과 자본화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버린다. 마르크스의 확대재생산공식
이 현실과 일치하는 그 순간에 축적 운동의 역사적 제
약, 종말,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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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릭 그로스만 “인류 역사의 처음 이래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은 개별 인
간이 자신의 노동력 A를 가지고서 항시 더 많은 생산수단 Pm
의 양을 가동하는 것에서 나타났다. A에 비한 Pm의 성장에서
기술 발전과 생산력 발달은 직접 표현된다. 사회주의적 경제
조직에서도, 다른 어떤 경제조직에서처럼 기술발전은 이런 현
물형태 Pm : A에 존재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특질은 이것이 생산요소 Pm과 A가 산
물을 내놓는 노동과정일 뿐이 아니라는 데서 나타난다...: 이는
산물을 산출하는 노동과정인 동시에 가치증식과정이다. 생산
요소 Pm과 A는 이런 현물형태로 등장할 뿐 아니라 c와 v의 가
치들로서도 등장한다. 그것들은 가치들 w의 생산에, 물론 오
직 사용된 가치량 c와 v를 넘어서 잉여 m이 남는다는, 즉
m=w-(c+v)라는 조건 하에서만 사용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확장 또는 자본 축적에는 A에 비한 Pm의 상시적 성장이
가치 법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즉 그것은 임금 몫
v에 비한 항시 커가는 자본 c로서 등장하며, 거기서 자본 구성
부분이라 이름이 붙여지는 두 부분이 가치 증식될 수밖에 없
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재생산과정은 그래서 선대된, 항시 커
가는 자본 c+v가 이윤 m(잉여가치)을 보장할 능력을 지닐 경
우에만 계속되고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진행과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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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의 운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견해

붕괴이론 체제 내적 붕괴이론

경제체제 외적 붕괴이론

쿠노(Cunow), 룩셈부르크, 스테
른베르크, 모슈코프스카, 부딘

과소소비설

잉여가치
과소생산설

그로스만, 마틱

부하린(전쟁), 

비붕괴이론

슘페터(반자본주의심리)

투간-바라노프스키, 힐퍼딩, 오토 바우어,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로마 문명 붕괴 원인: 토양고갈(리비히, 심코비치, 카우츠키) 

인구감소와 지력고갈(천연자원고갈) : 자본주의 체제
의 붕괴 이론들도 궁극적으로 붕괴 원인을 이 두 요
인으로 소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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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시사점

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자본의 지배적인 힘을 극복할 수 있어야 순

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2.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당 투입되는 물질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

어나며, 노동력의 재생산과 물질자원의 확대재생산이 한계에 부딪쳐 붕괴 위기가 발

생할 것이라는 것이 이론적인 결론이다.

3. 자본주의 경제를 뛰어넘는 순환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국가, 시장, 자본 외의 시

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시작되고 있다. 중국의 순환경제 정책은 기술 중심, 관료 중심

의 추진체계이고, EU의 순환경제는 산업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로서 한계가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자립적인 기층조직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역사와 문화, 풍토를

공유하는 순환경제권역의 자치로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전 경제학을 계승한 물질순환과 인적자원의 경제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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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