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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의류 수거함 관리 및 운영을 살펴보고 이슈 및 해결과제를 도출하여 가

정용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1) 특히, 

이 연구는 국내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현재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이 순환자원 구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류 수거함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내 선행연구는 미흡

한 상태다. 이 연구는 현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입장과 국내외의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을 비교 분석한 탐색적 

연구로, 이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문헌조사,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활

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고찰, 시민 인터뷰, 서울시 및 해외의 

사례 분석, 사용 실태 참여관찰을 통해 현재 이슈와 문제점을 도출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과 의류 폐기물 자원

순환 분야의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거함의 관리운영 선진화

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

가 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lasser와 Strauss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을 통한 코

딩과정으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3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고, 수집된 자료 내용들 간의 연관성을 기초로 범주화 하였다. 그 

결과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관리운영’, ‘시민의식’, 

그리고 ‘법·정책’ 등 3개 유형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 의류 수거함 

1) 2016년 기준 전국 10만5천개의 의류 수거함 중 70%가 무허가 및 미등록 수거업체를 

통해 운영되었다. 의류 수거함 관리는 자치구 단위의 지자체 재량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

으며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국민권고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침 및 조례 등을 마련하여 의류 수거함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다. 2019년 

7월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6개 지역이 조례를 제정하는 등 43개 지자체가 이행하

였다 (국민권고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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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과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들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

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 점수에 따라 제안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준 점수에 미달한 방안은 기

각을 하였다.

연구를 통해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정책적 개선 방안과 보완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진행되었지만 국내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에 

관한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의류 수거함과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활동의 대표성을 띠는 행위자를 인터뷰 대상 전문

가로 선정하였으나 그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편향적일 수 있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제안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은 실질적으로 실행

된 결과가 없이 현재까지의 연구를 결과를 기초로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

서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선 방안 

도입 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과 의류 폐기물 재이용률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의류 폐기물 관리운영 단계별 

의류에 대한 종단면적인 연구와 해결책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요어: 의류 수거함, 의류 폐기물, 재이용, 관리운영

학  번: 2018-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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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난 수십 년 동안 섬유 제조량과 의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급

격히 증가하였다. 새 천년(millennium)이 시작된 이래 섬유 제조 및 의류 

판매 매출은 약 1조 8천억 달러(한화 1,965조 원)로 80%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매출이 2조 달러를(한화 2,182조 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Texaid, 2018). 섬유 제조 및 의류 생산량은 연간 천억 개가 넘는 

의류 가짓수가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기 위해서 많

은 자원이 의류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의류 가치사슬(value chain)

은 생산-유통-판매-소비-폐기(take-make-waste)의 선형 형태로 구성되어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류 생산을 위

한 원재료의 고갈이 멀지 않았다는 예측이 있다.2) 

의류가 빠르게 생산되는 만큼이나 의류의 폐기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Beall(2020)에 의하면 매년 전세계적으로 9천2백만 톤의 의류 폐기

물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일인당 연간 평균 배출량으로 환산 시 11.79kg

에 달하는 양이다.3) 그리고 2030년에는 1만3천만 톤으로 의류 폐기물이 

2)의류 제조에 있어 많은 양의 천연자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면 청바지를 생산하려면 

욕조 5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약 7천 리터의 물이 투입된다. 그 외로도 1톤 면화를 생

산하기 위해서는 약 1.3 헥타르의 농지가 필요하며 세계 농약의 약 11%, 세계 살충제의 

25%가 사용되고 있다(Kooistra et al., 2006). 
3)부록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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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Beall, 2020). 포브스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매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들을 수명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

고 전체의 50% 이상을 1년 안에 버린다(채수한, 2020).

국내에서도 의류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발행하

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일 

의류 폐기물 양은 2016년 160.8톤, 2017년 178.2톤, 2018년 181.7톤에 달

한다.4)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연간 평균 일인당 1.28kg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이다.5) 가정에서 배출되는 의류 폐기물은 의류 수거함, 종량

제 봉투, 자선단체 기부 등의 방식으로 폐기되는데 그 중 의류 수거함을 

통해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자원을 순

환하는 방법은 의류 수거함 활용이다.6) 

2. 연구 필요성 

 

이 연구는 의류 자원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

적인 의류자원 재사용 방법인 의류 수거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주목한다. 현재의 재활용 기술로는 혼방재료인 의류 폐기물의 원재료 차

원에서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질 대 물질(material to material)로 

재활용되는 의류 폐기물은 생산된는 의류 중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와 달리 의류 소재가 섬유 혼방 및 금속 등의 혼합

4) 환경부, 2016, 2017, 2018.
5) 부록1 참고 

6) 김두한(2013)과 강여선(2013)의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폐기되는 의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서 의류 수거함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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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뤄져 있어 의류 폐기물의 분류나 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다(Beall, 

2020). 따라서 폐기 의류의 재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되는 대부분의 

의류 폐기물은 중고 의류로 판매된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이 부실하면 

의류 폐기물의 활발한 재이용 체제 정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의류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의류 폐기물 및 수거함의 관리운

영 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류 폐기물 재순환은 제3국가로의 수출에 의존하였다. 하지

만 중국 중고 의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동남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한국 중고 의류 수입을 제한하고 있

다(허주현, 2017). 수입국들의 규제 강화로 향후 의류 폐기물 수출 확대

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그간 안정적인 수

입원이었던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중고 의류 판매가 막히는 복병도 

발생하였다. 헌 의류를 해외로 수출하던 무역회사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으며, 제 2차 쓰레기 대란과 같이 의류 수거 대란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강은지, 2020).7) 

유럽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위계(EU waste hierarchy)에서 강조

되는 것처럼 내수시장에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이 우선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류 수거함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사

회적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증가하는 의류 폐기물의 자

원순환이 이뤄진다면 의류 폐기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의류 폐

7) 2018년 4월 대한민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수거대란, 일명 ‘쓰레기 대란’

이 발생되었다. 중국의 수입 금지로 인해 국내의 재활용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면서 아

파트 단지에서 배출되는 혼합 플라스틱 및 폐비닐 재활용품에 대해 수거가 일시 중단되

거나 중단될 뻔한 사건이다. 중국의 고형 폐기물 수입 금지와 더불어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직접적인 ‘쓰레기 수거대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홍수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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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감량이 가능하다. 박훈(2019)은 국내 의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2024년에는 1,950천 톤/년, 2029년에는 2,607천 톤/년의 국내 온실가

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의류 수거함 관

리운영으로 의류 폐기물이라는 자원이 국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도 활

발하게 순환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의

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형성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의류 폐

기물을 가정에서 배출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 제도인 의류 수거

함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미흡하다. 의류 폐기물 처리가 국가적인 문제

인 만큼 의류 수거함을 통한 의류 폐기물 순환체제 생태계와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이뤄

지지만 나름의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관련 권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류 폐기물 순환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들

을 확인하고 그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국내

에서 의류 폐기물 처리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의류 수거함 생태

계에 대한 탐색과 그에 대한 관리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도 일일 의류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높은 서울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해외 의류 수거함 관리운

영 사례 비교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시스템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며 관리운영 체계를 재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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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를 통해 현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시스템 개

선을 통해 순환경제 구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의류 폐기물 재이용

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류 폐기물이 자원으로서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

도록 재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가정용 의류 폐기물 자원 순환을 위해 효율적인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 

1-1. 서울시의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

안은 무엇인가? 

1-2. 의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통 볼 때 어떠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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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주체로

서 기능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의류 수거함에서 발생되는 기존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

어 이 연구의 문헌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부터 현재 시점까지다. 대다

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또는 부녀회와 폐기물 수거업체가 협의하여 의

류 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직접

적인 주체가 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된 의류 수거

함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한다. 

주: 재정비 이후에도 발생되는 의류 수거함의 불법부착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 

출처: 윤홍집(2019) https://www.fnnews.com/news/201901050950287315.

<그림 1-1> 의류 수거함 재정비 이후의 모습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기준 일일 배출된 생활폐기물 발생 

비중을 보면 서울시의 ‘폐의류’ 발생량이 23.8%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일 의류 폐기물 발생량이 제

일 높은 서울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서울시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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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9년 전국 생활폐기물(폐의류) 발생 현황

출처: 환경부, 2019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의류(2019)

     현재 서울시 총 25개구가 재량에 따라 의류 수거함을 관리운영 중

이다. 이 연구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후 의

류 수거함 관리를 개선하여 운영한 지자체를 살펴본 후, 의류 수거함 관

리운영 우수 자치구로 평가된 자치구A 및 자치구B를 연구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선정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의류 수거업자 및 관계자들이 소

수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이해관계자들이 본인

의 신상이 밝혀지거나 추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

현했다. 따라서 그들의 신상을 보호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명을 

‘자치구A’ 와 ‘자치구B’로 익명 처리하였다. 서울시 자치구별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이행을 우수하게 수행한 것에 대한 평가 척도는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첫번째로는 개선된 의류 수거함 관련 보도의 양

을 인터넷 검색 키워드 ‘지자체명’, ‘헌 옷 수거함’, ‘의류 수거

함’을 통해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두번째로는 수거함 개수 대비 수거량

으로 수거 효율성을 평가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지자체 소속 수거업체의 

수로 측정하였다. 위의 평가척도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A 와 

자치구B를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우수 자치구로 평가하였으며, 의류 폐

기물 순환체제의 자원순환 효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표 1-2>에

서 본 연구에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을 평가척도의 기반이 된 2020년 

기준의 서울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 발생량
(톤/일) 비중 시도 발생량

(톤/일) 비중 시도 발생량
(톤/일) 비중

전국 141.8 100% 대전 0.3 0.2% 충남 9.7 6.8%

서울 33.7 23.8% 울산 4.7 3.3% 전북 2.2 1.6%

부산 10.3 7.3% 세종 0.0 0.0% 전남 1.1 0.8%

대구 27.3 19.3% 경기 1.3 0.9% 경북 1.9 1.3%

인천 9.5 6.7% 강원 20.8 14.7% 경남 7.1 5.0%

광주 0.5 0.4% 충북 11.4 8.0% 제주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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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20년 서울시 지자체별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현황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2021)

재구성: 길나연(2021)

이 연구는 의류 수거업자가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생태계를 대표하

고 ‘수거’ 단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여 선정된 자치구에 등록된 의

류 수거업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자체A와 지자체B에 거

주하면서 의류 수거함을 이용한 시민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의류 폐기물

이 자원순환화가 되는 첫 단계의 행위자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

되었고 의류 수거함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폐기되는 의류 자원을 재사용하는NGO 사단법

자치구 2020년 9월 
총 수거량 (톤)

수거함 
이름

의류 수거함 
(개)

수거업자 
수(개)

보도 
기사(건)

01 787 x 581 2 1
02 751 x 1150 2 0
03 601 x 950 1 1
04 593 x 621 1 0
05 566 x 732 1 3
06 496 x 656 1 0
07 487 x 900 2 0
08 398 x 704 1 0
09 375 x 520 3 0
10 354 x 613 1 0
A 314 O 266 4 8
11 312 x 513 3 0
B 224 O 401 3 6
12 211 x 175 4 0
13 206 x 994 3 0
14 188 x 323 1 0
15 170 x 599 3 0
16 158 x 510 2 0
17 132 x 598 1 0
18 132 O 266 2 6
19 106 x 390 1 0
20 80 x 243 2 3
21 76 x 727 1 0
22 70 x 430 1 1
23 59 x 53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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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자를 통해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의류 폐기물에 대한 태도와 자원

순환의 매개체로서의 수거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의류 수거함을 통

한 의류 폐기물의 순환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의류 폐기물 관련 재활용 

업체의 이해관계자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의류 폐기물 관련 다운스

트림(Downstream) 산업에 비해 국내 의류 폐기물을 의류의 원사 또는 

원료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업스트림(Upstream)산업은 아직 활발하지 않

으며, 케미칼 산업에서 프로젝트성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업스트림 산업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류 폐기물 

관련 다운스트림 산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의류 재이용 업체와 의류 폐

기물 수출 및 재활용 업체를 선정하여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입

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외 의류 수거함 사례 비교를 통해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닫힌고리(Closed Loop) 체제를 기반으로 의류 폐기물을 수거 및 재

이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

색하고자 한다.8) 이 연구에서는 의류 폐기물 전 과정 처리 업체인 독일

의 SOEX와 스위스의 Texaid – Textilverwertungs – AG(이하 TEXAID)를 

해외 의류 수거함 사례로 선정하여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시스템을 비

교, 분석한다. 이 기업들은 유럽에서 의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 업

계를 선도하고 있다. 해외 선진 기업의 의류 수거함 운영체계와 혁신적

인 의류 수거 방법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한계점을 연구,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Closed Loop(닫힌고리)은 기존의 take-make-waste형태를 가진 선형적인 경제(Linear 
Economy)에 전 과정 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Closed Loop은 
Circular Economy, 순환경제와 같은 맥락이며 아직 국내에서는 해당 용어가 사용되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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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 정리 

폐기물이란 사회상황이나 지역특성 등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

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또한 소유자의 주관에 따라 동

일한 대상이 유가물(有價物) 또는 자원으로 취급되거나 또는 주관적 관

점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어 버려지는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소유자가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대상이라도 매각, 양도, 회수이용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폐기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용 후 버려진 

폐기물을 ‘재이용’(Reutilize)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재이용

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종종 혼돈이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재이용’ 범주에 속해 있는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용어를 정리 하였다. 폐기물 재이용의 분류체계는 아

래 <그림 1-2>과 같다. 

출처: 이철호(2001)

<그림 1-2> 폐기물 재활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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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활용(Recycle)’은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자원으로써 

다시 활용하거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

는 의미이며 사회시스템의 순환체계에서 자원을 순환 사용하는 것을 뜻

한다(이철호, 2001). 미국환경보호국(EPA)은 폐재료를 재가공 및 재처리 

또는 공정과정에서 재사용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수집, 

분리, 가공의 일련의 행동 체계를 포함한다(백은 외, 2010). 이와 같이 재

활용은 자원순환에 목적을 두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 2조 제7호에 

따르면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 재생이 

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

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

로 정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재활용은 버려지는 물질을 용도 

변경 또는 가공하여 다른 형태로 다시 이용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물질의 

유용성을 회복(Recovery)한다. 따라서 물질이나 물건이 쓰레기로 바뀌면

서 발생하는 오염 및 위생과 같은 질적 수준 관점의 문제가 재활용의 질

과 산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 

‘재활용’과 자주 혼동되는 ‘재사용(Reuse)’은 한번 사용된 제품

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활용과 유사하지만 특별한 가공을 

거치지 않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Kivi, 20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재사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재사용’은 도시 고형 폐

기물 제품 또는 구성 요소를 원래 형태로 두 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

하는 만큼 공병회수와 같이 제품을 기존 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제도가 재사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다. ‘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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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재활용’은 반복 사용 가능 여부로도 구분할 수 있다. 유리병 

또는 빈티지샵 물품이 여러 번 ‘재사용’ 가능한 반면, 재활용은 본래

의 용도가 사라지고 다른 용도의 물건으로 재탄생된다는 점에서 단회성

을 지닌다. 재사용은 자선단체 및 지역사회에 기부 또는 중고시장 판매 

등으로도 실천이 가능하다. 특히 재사용은 폐기하는 물품을 재가공 또는 

재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보다 환경적으로 선호된다. 환경

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재사용 계획은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점을 가질 수 있다(UNEP, 2003). 유럽의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위계

(EU waste hierarchy)도 소각과 매립보다 재활용을, 그리고 재활용보다 

재사용을 우선시하여 자원 순환을 유도하며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폐

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한다(European Commission, 2010). 의류가 재이용 

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되면 큰 경제적·환경적 손해가 발생한다.  국

내에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에 다른 재료비 절감 효과는 2017년 4,2789

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9년 1조 74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훈, 2019). 

환경적 측면에서는 의류의 재이용은 연간 매립 및 소각되는 1000억 

달러(한화 115조 원)가치의 자원 절약이 가능하며 제품 수명 연장으로 

의류의 탄소발자국을 27% 감축 할 수 있다(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Thomas et al., 2012). 전 세계적으로 의류 활용도가 15년 전 대비 

36% 감소한 만큼 의류를 폐기하지 않고 3개월 더 착용하는 경우 탄소발

자국이 8% 감축되고, 착용 횟수가 2배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44% 

감소한다는 점에서 의류 재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손민정, 2020; 

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뿐만 아니라 매년 EU에서는 매립된 

의류가 분해되면서 2천톤 이상의 유해 착색제가 배출되고 있으며 마이크

로 플라스틱도 함께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Muthu, 2014; 



- 13 -

Bruce et al., 2016). 폐의류 매립 시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플라스틱 기반 

섬유는 매립 후 평균 200년 이상 잔존하며, 폐의류 소각 시 유해한 화학

물질이 방출된다는 점에서 의류의 재이용이 소각 및 매립보다 우선 되어

야 한다(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Muthu, 2014). 

의류의 경우, ‘재착용(Rewear)’과 ‘재사용’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 재착용은 폐의류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태를 변형하지 않고 원래

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의 범주에 포

함된다. 이 연구는 국내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의류 수거함 관

리운영 방안 개선을 통해 보다 의류 폐기물이 순환자원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한다. 현재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되는 의류 폐기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거나 내수 구제시장을 통해 재사용되지만, 방음재, 단열재, 

걸레 등 업사이클링으로도 재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 수거함

에서 수거되는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모두 포괄하는 ‘재이

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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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구성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리

한다. 

2장에서는 자원순환, 의류 폐기물,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이슈 사항

에 대한 논의의 배경을 다룬다. 또한, 의류 폐기물과 의류 수거함과 관

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고찰한다. 

3장에서는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 시스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

보기 위한 연구 설계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이 연구

에서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한다.

4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개

선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국내의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현황 사례

를 살펴보고 해외의 두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시스템 개선을 개방코딩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도출된 개선 방안은 국내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의 의견을 중심 및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또한 개선 방안의 중

요성 및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5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논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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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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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논의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논의 배경

1. 자원순환

급증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고갈과 부산물 및 폐기물 증

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자원순환시

대’가 도래하였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사용·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 이다(관계부처합동, 2011). 자원의 

고갈문제는 더 이상 자원소비형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미 

1990년부터 EU, OECD,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고 자원순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정회성 외, 2008).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 

원자재가격 급등, 화석연료의 고갈 등 자원 및 환경과 관련된 대내외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지구환경용량에 대한 부

담을 줄이자는 담론이 형성되었다(추장민, 2014).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가치 상향형 자원순환(4R: Reduce, Reuse, Recycle, Recover) 실현을 

위해 유용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

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또한 폐기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계의 구축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보전 문제와 연결되고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된다

(박준우, 2006). World Watch Report(2004)에 의하면 선진국의 1인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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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비량이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하였다. 선진국

에 가까울수록 자원소비량을 줄여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도 나

이지리아에 비해 자원소비량이 69배인 만큼 선진국으로서 자원순환에 적

극적으로 임해야 된다(World Watch Report, 2004). 한국에서도 단순 재

활용 중심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원순환의 개념이 도입되었

고 국가 자원순환정책의 장기비전과 목표를 담은 ‘자원순환기본계획’

이 수립되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사회의 모

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

고,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가능한 상태로 분리배출 해야 될 의

무가 있다(생활법령정보, 2021).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과 자원

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기관의 개입과 개인의 관심과 노력

이 필수적이다. 

2. 의류 폐기물 

의류가 빠르게 생산되는 만큼 의류의 폐기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9천2백만톤의 의류가 폐기되고 있으며, 이는 

2030년에는 2015년 대비 41.3% 증가한 1만3천만톤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eall, 2020).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7)은 매년 

거의 착용하지 않고 매립지로 폐기되는 의류가 5,000억 달러의(한화 

557조 원)가치를 갖는다고 추정한다. 

국내의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업 대비 10.2%를 차지하며, 의류 소비는 

2018년 기준 61조 원 (신발, 가방 등 포함 시 76조/년)으로 추계하고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20). KOFOTI(Korea Federation of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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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섬유패션산업의 국내 고용인원은 

제조업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관 산업을 포함하면 고용인원은 

총804,839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의류 재활용 산업은 약 10,000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WECOS, 2019). 이러한 국내의 의류 및 섬유 산업 발전 및 국내 

소비량 증가에 따라 의류 폐기물도 매년 2배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WECOS, 2019).  

의류 제품의 품질향상과 패스트 패션 발달 영향으로 의류 소비량의 

증가와 사용률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의류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여 의류 폐기물 수출업이라는 새로운 사업군이 등장하였다. 의류 

폐기물 수출업은 2013년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30여개국으로 수출되었고, 의류 폐기물의 수급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호황을 누려왔다. 하지만 제3국가로의 수출에 의존한 탓에 이후 중국향 

수출 단절과 중국 내의 의류 폐기물의 수출 점유 증가로 국내 폐의류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개발국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 중고 의류 수입을 제한하면서 의류 재활용 수출 업체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허주현, 2017). 

더불어, 그동안 90% 이상 수출하던 중고의류가 소각으로 이어져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WECOS, 2019). EPA(2013)는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은 유리 재활용의 4배 이상의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 섬유 1톤 회수 시 석유 5.5배럴 소비에 해당하는 CO2 

2.6톤 감축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하지만, 폐의류의 

재사용과 재이용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산되는 의류와 잉여 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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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및 폐수배출 증가 등의 환경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EPA, 2013). 의류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총 섬유 중 87%는 

소각 또는 매립되는 만큼 전세계적으로 의류 폐기물의 대부분은 

폐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Fleischmann, 2019).  특히 전세계 의류 소비량이 2019년 6,200만 톤에서 

2029년 1억2백만 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패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할 시 4조 3천억 원에서 최대94조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WECOS, 2019).9)  

의류 폐기물은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종이 등과 달리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의류 소재는 섬유 혼방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로도 단추, 지퍼 등 여러 재질로 이뤄진 액세서리가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의류 폐기물은 선별 분류 및 분리하여 다시 물질 

대 물질로 재활용하기 어렵다. 실제 생산되는 의류 중 1% 미만이 물질 

대 물질로 재활용되고 있다(Beall, 2020). 유립의 Resyntex 프로젝트, 

일본의 근적외선 분공학기술을 활용한 의류 폐기물의 자동 성분 분리 

프로젝트 등이 있으나, 현재의 재활용 기술로는 혼방재료인 의류 

폐기물의 원재료 차원의 재활용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류 폐기물의 환경 영향 또는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다른 

9) ‘한국 환경성적표지 일반폐기물 소각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4조 3천

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계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94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된다(WECO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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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문제들과 달리 사회적 인지도가 낮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폐플라스틱 경우 2020년 12월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는 고부가치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플라스틱 혼합 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를 의무화하였다(내 손안에 

서울, 2020).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단독 주택 

및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범 운영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다. 폐플라스틱의 사례처럼 의류 폐기물도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인 차원의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이슈 사항

국내 의류 수거함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을 돕자는 

명분으로 처음 거리에 등장하였다. 지자체와 복지 단체가 헌 의류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는 취지로 의류 수거함을 신설하였다.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의류 수거함은 사회의 ‘골치덩어리’ 혹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함평신문, 2010). 기타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해 미관 훼손은 물론, 의류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과다 

투입으로 의류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 등 도시미관과 도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일보(2020)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주거지역에서 의류 수거함 30여개를 열어본 결과 거의 모든 수거함에서 

과자봉지나 빈 플라스틱 병, 휴지 조각, 먹다 남은 맥주, 찌그러진 캔 등 

각종 폐기물이 발견도었다. 심지어 썩은 고기와 젖은 수영복도 의류 

수거함에서 나왔다(박지윤, 2020).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자체에서는 의류 수거함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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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지 않고 있다(박혜리, 2018). 반려동물이 의류 수거함에 

유기되거나 동물 사체를 몰래 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이지만 주변의 

CCTV부재나 차량 블랙박스로는 경찰수사에 한계가 있어 적절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문지영, 2020). 또한, 의류 수거함에 있는 의류는 민간 

재활용 사업자의 소유물이지만 주인 없는 ‘공짜 물건’이라는 인식에 

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무단으로 절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김필규, 2016).

더불어 의류 수거함의 규격, 색상, 수거 주기, 설치 장소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주변환경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16)는 도로여건에 관계없이 의류 수거함을 임의의 

장소에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불편도 유발하여 자칫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처: 서울특별시 뉴스, 202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5636

<그림 2-1> 의류 수거함 주변 의류 및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또한 의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자 필요 이상의 

민간수거업체가 의류 수거 사업에 우후죽순으로 뛰어들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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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함을 설치하였다. 2016년 기준 전국의 10만5천개의 의류 수거함 중 

70%가 무허가 및 미등록 수거업체를 통해 운영되었다(국민권고위원회, 

2016). 의류 수거함 관리는 자치구 단위의 지자체 재량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으며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의류 

수거함의 과다한 설치로 단위당 수거량이 현저히 적거나, 수거업자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 외에도 등록 수거업자가 재하청을 주는 등 

지자체 별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기준 또한 일관되지 못하다. 더불어 

의류 수거함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수립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리운영 제도가 미흡하다(추연안, 2020).

<표 2-1> 권익위원회 전국 의류 수거함 설치 현황 실태 조사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6)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되는 의류 폐기물량에 비해 의류 

폐기물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미흡하여 의류 폐기물 발생량 자체도 

확실하지 않다. 국내의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의류 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폐의류’라는 명칭으로 국내 전체와 지역별 통계를 

자치단체명 설치개수 자치단체명 설치개수 자치단체명 설치개수

서울특별시 19,920 대전광역시 1,517 충청남도 9,674

대구광역시 4,001 세종시 200 경상북도 4,659

광주광역시 823 제주특별자치도 1,916 경상남도 7,328

울산광역시 200 경기도 29,451 전라북도 2,602

부산광역시 3,670 강원도 1,902 전라남도 2,861

인천광역시 9,395 충청북도 5,639 총계 105,758



- 23 -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의류 폐기물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매년 

발표되거나 환경부에서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가 

전부인 실정이다. 한편 의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들에 따르면 연간 

국민 1인당 26kg을 배출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의류 폐기물 

발생량 집계는 정확하다고 사료되지 않는다(WECOS, 2019).10) 2016년 

전까지는 순환자원 인정 현황에는 폐의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폐의류가 뒤늦게 순환자원의 인정 품목에 올랐다.11) 또한, 의류 

수거업체는 수거하는 의류 폐기물의 정확한 양을 기록할 의무가 없으며 

환경부가 발표하는 의류 폐기물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다. 더불어 공시 의무가 없는 규모의 사업체들인 관계로 정확한 

회계 내역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재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사업과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10) 대한민국 국민 51,850천명으로 산정
11)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

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에 제정되어서 폐의류도 순환

자원의 인정 품목에 포함되었다. 순환자원의 인정 범위로는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

해하지 않으며, 2, 경제성이 있어서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고 3.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WECO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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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전국 의류 폐기물 수거량 및 처리방법 별 처리량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재구성: 길나연(2021)

반면 유럽의 경우 의류 및 섬유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 집행하고 있다. 2018년 유럽의회는 

2025년까지 의류 및 섬유를 높은 수준으로 분리 및 수거하고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폐기물 전략 지침을 승인하였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와 같은 산업 규제 

조치를 장려하였다.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Commission, 2020; 

Watson et al., 2018). 전세계적으로 매년 거의 착용하지 않고 매립지에 

폐기되는 의류가 평균 5,000억 달러(한화 약 5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유럽의회의 의류 및 

섬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수집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와 유럽 

지자체 및 자선단체 그리고 민간 의류 수거함 운영업자들의 협력으로 

의류 및 섬유 폐기물의 순환 체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톤/일)

연도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2007 122.0 3.5 125.5 0.0 0.0 125.5
2008 149.8 11.8 161.6 0.0 0.0 161.6
2009 160.6 11.0 171.6 0.0 0.0 171.6

2010 175.5 10.5 186.0 0.0 0.0 186.0

2011 189.4 8.3 197.7 0.0 0.0 197.7
2012 182.0 11.9 193.9 0.0 0.0 193.9
2013 126.9 11.9 138.8 0.0 0.0 138.8
2014 203.7 10.2 213.9 0.0 0.0 213.9
2015 146.3 8.1 154.4 0.0 0.0 154.4

2016 160.8 5.0 165.8 0.0 0.0 165.8

2017 178.2 15.0 193.2 0.0 0.0 193.2
2018 181.7 11.6 193.3 0.0 0.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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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의류 폐기물 관련 연구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패션

기업들은 순환패션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환경문제를 의식

하고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 재료 - 생산 프로세스 – 사용 

(Design – Material - Production Process - Use)’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를 수립하였다(강주현, 2018; 김인화, 2020). 비교적 새롭게 탄생한 개념

인 순환패션(Circular Fashion)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지속가능

패션 (Sustainable Fashion) 이라는 두 개념이 결합된 것이다. 순환패션은 

유럽의 정치적 의제로 순환경제 개념이 강하게 대두되던 2014년 글로벌 

패션기업 H&M에서 시작되었으며 ‘Circular Fashion -Show& Talk 

2014’ 행사에서 순환패션의 정의와 원칙이 패션 브랜드 및 전문가를 대

상으로 소개되었다(김인화, 2020). 순환경제는 ‘자원소비 – 생산 – 폐기 

(take – make - dispose)’형태의 선형적 경제(Linear Economy)가 아닌 

폐기물을 재사용 및 재활용하여 자원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는 닫힌고리(Closed Loop)를 가진 경제구조이다(Stahel, 2016). 순환패션은 

순환경제와 같은 맥락으로 의류 자원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모델이며, 패션제품산업 가치사슬의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 및 친환

경을 고려하였다(윤수인, 2013) 순환패션의 모형은 아래 <그림 2-2>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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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훈 (2019), 중고의류 재사용 재활용 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64(p.36).
원출처: Sandin, G., & Peters, G. M (2018). Environmental impact of textile reuse and 

recycling-A review.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84, 353-365.

<그림 2-2> 순환패션 모형

2018년 지속가능 컨설팅 그룹 Quantis는 의류 산업이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의류 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순환패션에서는 의류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거’ 측면에 대한 탐색은 미흡하다.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7)에서는 의류 산업의 자원순환을 위해 글로벌 섬유 

시스템을 섬유경제(textile economy)라는 개념으로 재고하고자 하였다. 

의류 및 섬유가 재활용을 통해 자원시장으로 유입 시 가장 높은 가치로 

보존될 수 있도록 수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의류 수거 

방법 및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순환패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관점의 선행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주로 단일 패션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업 내부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관점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Ki et al., 2020; Sandvik et al., 2019). 순환패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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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은 패션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순환패션 정착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행위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Ha-Brookshire et al., 2017). 

지속가능한 패션과 의류 폐기물에 대한 연구는 순환패션과 같은 

방향성에서 역물류(Reverse logistics) 시스템 내에서의 의류 역물류 현황 

및 공급망을 살펴보는 방향으로도 실시되었다(Blumberg, 2005; Kim, 

2011; Park et al., 2011). 역물류는 상품의 적절한 처리 및 잔존 가치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품을 최종 도착지로부터 운반하는데 

관여하는 자원순환의 과정이다(Stock, 1992). 즉, 소비자가 폐기한 의류를 

수거-분류-분해-재사용-재손질-재생산-재활용의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의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이루는 구조이다. 

이진숙 외(2019)는 국내 의류 역물류 시스템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의류 역물류 

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의류 폐기물 재생산 업체들로 구성되었으며 의류 수거함을 운영하거나 

의류 수거함과 이해관계가 있는 접단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의류 폐기물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의류학 및 

소비자학 계열에서 실시되었으며 경영, 교육, 정책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연구 유형은 패션상품의 업사이클링 디자인 및 개발, 

소비자의 소비의식과 환경의식이 의류 처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의 태도 등을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순심, 2004; 정유정 

외, 2006; 박혜령 외, 2015; 이진명 외, 2018). 이 외에 의류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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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 및 특성에 따른 

재활용과 상품 구매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사회규범의 형성에 따른 의류 

재활용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통한 의류 폐기물과 

탄소발자국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및 사례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Rana et al., 2015; Periyasamy et al., 2018; Nørup, 2019). 

초분광 이미징(Hyperspectral imaging)기술과 생화학 섬유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섬유분류 연구와(Blanch-Perez-del Notario et al., 2019) 같은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의 기술적인 의류 및 섬유 폐기물 재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Zamani, 2011; Thomas et al., 2012; Moazzem et 

al., 2018;).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및 소비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폐기물 수거단계와 

관리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의류 수거함 관련 연구 

김두한(2013)과 강여선(2013)은 중고 의류제품의 구매행동과 폐기원

인 조사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폐기되는 의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별 비중

을 확인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의류 수거함을 통한 가정용 의류 폐기물 

배출 비중이 각각 36.2%, 76.0%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처리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종량제 봉투에 폐기되는 비중은 각 16.8%, 

10.0% 였으며 자선단체 기부는 33.6%, 2.0%, 수선 후 착용은 13.4%, 

2.0%, 지인전달은 0%, 9.0%, 그리고 교환판매는 0%, 1.0%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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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거함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내 선행연구는 미흡하지만, 박훈

(2019)은 중고 의류의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의류 수거함

에 대한 개요와 해외의 의류 수거 시스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국

내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재하고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한 현황 설명과 함께 박훈(2019)은 국민권

익위원회의의 권고가 의류 수거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과 조례 

마련의 기반이 되었음을 밝힌다. 더불어 중고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중간재활용업체 육성, 재활용 제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중고 의류의 수거 효율성을 제고하는 분리수거 관리시스템 등의 구축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양나영(2011)은 일본 나고야시에서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재사용 

스테이션을 제안 및 실제 운영하면서 명확한 재사용 시스템이 폐의류의 

감소 및 재사용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European Clothing Action Plan(ECAP)은 유럽 전역에서 패션에 대한 순

환적인 접근을 만들고자 유럽의 6개 도시의 의류 폐기물 수집 방법에 대

한 사례를 조사하였다(Watson et al., 2018). 사례 연구를 통해 의류 폐기

물 수거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참여 증가, 다양한 수집 방법 도입, 협

업 및 브랜딩(branding) 확대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증가가 유럽의 의

류 자원순환 목표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2)

의류 수거함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이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차별성은 의류 수거함을 통한 국내 의류 폐기

물 자원순환을 고찰한 첫 연구라는 점에 있다. 의류 수거함은 쓰레기 무

12) 해당 연구에서 언급된 ‘Spreading the eggs in the basket’을 본 연구자가 ‘바구

니 안 계란 사이를 띄우기’라고 표현하였다. 다양한 의류 수집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인구로부터 더 효율적으로 의류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는 뜻이다(Watson et al,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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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투기 등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2016년에 처음으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었고, 국민권익회의 권

고를 2019년부터 이행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최근에 의류 수거함 관리운

영의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의류 수거함에 대한 다양한 

문헌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존하는 연구는 순환패션과 의류 폐기물 연구

는 대부분 패션 상품의 업사이클링을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증

가하는 국내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두 자치구의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사례를 통해 의

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자원순환 방안을 문헌조사,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활

용해 질적 정보를 수집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의류 수거함의 관

리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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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방법

1. 소수 사례 분석 및 리커트 척도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의 주요 연구 방법 중 하나로 현상에 대

한 설명, 발생 원인, 진행 과정에 대해 해석적 접근을 통한 해석과 분석

을 실시한다(남궁근, 2003). Yin(2014)은 사건의 현상에 대해 “왜” 와 

“어떻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하며, 실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경우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특히 사

례 연구는 독자의 대리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용

성을 제고한다(Golembiewkski et al., 1980).  소수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다수의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구분된다. 이러한 소수 사례

연구는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는 관계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정 현상이나 사회구조에 내재되

어 있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경훈, 2004). 이 연구는 서

울시의 지자체 A와 B 두 곳과 해외 사례 두 군데를 선정하여 의류 수거

함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탐색한다. 

연구의 전반부인 국내 및 해외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현황 분석에

서는 문헌고찰,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한 질적방법을 적용한다. 후

반부에서는 리커트5점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한 양적 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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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실행 가능성 및 

중요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리커트 척도는 제시

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태도, 인식, 의견을 수치화 

하여 측정할 수 있다(김기삼, 2018).  5점 척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로 표현할 수 있으며, 5점 

척도의 경우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김

광민, 2011). 

이 연구에서 실시한 리커트 척도 분석 결과 중요도 및 실행가능성 

모두 2.5점 이상인 개선 방안 항목은 채택하고, 2.5점 이하인 항목은 기

각할 것이다. 한편 중요성은 3,0점 이상으로 높은 반면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3.0점 이하인 항목의 경우, 혹은 그 반대인 경우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연구는 진행 기간은 앞선 예비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2021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진행하였다. 

<표 3-1>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기준 조작적 정의 출처

중요성
의류 수거함 관리에 있어, 해당 항목의 

중요성 여부

Cabrera et. al.(2008),

Ozdemir, Miu(2009)

실현가능성
제안한 의류 수거함 관리의 항목이 실무적

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Cabrera et. al.(2008),

Ozdemir, Miu(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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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이론 

이 연구는 근거이론(Ground Theory)을 적용하여 의류 수거함의 관리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근거이론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사회학자인 Strauss와 Glaser에 의해 정립되었

다. Charmaz(2006)는 근거이론은 사회의 선 경험된 이론과 구조보다는 

기존 사회학의 이론적 지향성 및 사회구조에 의문을 가지고 현상의 관찰

과 사회적 과정 중 수집된 실제 자료를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명제를 만

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증 및 계량적 분석으로 잘 다뤄지지 않

는 연구 질문들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라는 점

에서 질적 연구방법과 궤를 같이 한다. 

Strauss와 Corbin(1990)은 근거이론의 일반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를 발견하고 해당 문제 발생 현장에서 관련 행위

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수집한 자료들

은 코딩 분석을 실시하고, 분류한 개념들의 공통적 범주를 만든다. 셋째, 

분류한 범주 중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원인, 결과, 조건 

등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명제를 발전시

키다. 이러한 작업을 되풀이하며 현상에 대한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

를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이론을 만든다(Goulding, 2002).

이 연구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자와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행

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의 신뢰도와 타

당도를 높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새

로운 개념과 현상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근거이론이 가장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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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시하고 Strauss와 

Corbin(1990)이 발전시킨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기초한 분석틀을 바

탕으로 국내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의 개선방

안을 연구하였다.

<그림 3-1>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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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방법

1. 문헌고찰

소수사례 연구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과관계와 다양한 시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Yin(2003)은 복잡한 현상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출처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의 1차 자료로서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의류 폐기물의 실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컨설팅 회사 및 

섬유 부문 업계의 보고서를 통해 고찰하였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201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 수거함과 관련하여 발행한 문서와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하였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기관의 입장과 평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환경부 및 서울시의 의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의류 수거함 현황 및 관리운영에서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였다. 이 밖에도 관련 기사, 보도자료, 법률, 시청각 자료 등을 

수집하고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사 및 보도자료는 의류 수거함과 

관련하여 부족한 학술 서적과 선행연구를 대신하여 수거함의 실태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심층인터뷰 질문을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기업의 자체 발간 보고서 및 온라인 기록을 통해 해외 사례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류 폐기물과 수거함의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문헌자료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헌자료만으로 부족한 이해 및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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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및 참여관찰로 보충 및 

보완하였다. 

2. 심층 인터뷰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

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본 자료 

및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에 따라, 정량적인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은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여 인

터뷰 대상자가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감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

였다(Schwandt, 1997). 심층 인터뷰는 1시간 가량의 인터뷰로 특정 주제

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의 인식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자료와 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Morgan, 1996).

심층 인터뷰의 유형은 반 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이 시행되었다. 심층 인터뷰법은 인터뷰 참여자가 연구자가 예상했던 답

변을 하지 않기도 하며, 인터뷰 참여자의 답변을 섣불리 일반화하지 않

도록 신중해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대상에 대한 유연한 이해와 의

미를 파악을 가능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터뷰 참여자의 

답변을 통해 순환적으로 발전하는 연구가 될 수도 있다(윤택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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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대상자

Charmaz(2006)와 Morse(1994)는 심층 인터뷰에 25~3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이 최소 표본의 크기라고 권장하였다. 이 표본 숫자는 연구 

질문을 해결하고 관심의 개념적 범주를 구분하는 특성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한

다. 따라서 이 연구에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1년 6월 20일까지 만 

18세 이상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 25명이 참여하였다. 심층 인터뷰 참여

자의 개략적인 정보는 아래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이메일 및 유선)으로 모집하

였다. 오프라인으로 모집한 연구 참여자들은 의류 수거함을 사용해본 경

험이 있는 서울특별시 소속 자치구 A 및 B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며, 비

확률표집 방법 중 하나인 편의표집 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통하

여 모집하였다. A와 B자치구에 거주하면서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는 시

민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의류 폐기물이 자원순환화가 되는 첫 단계의 행

위자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의류 수거함 

실사용자와의 의류 수거함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역할에 대한 생각을 통

해 현재 의류 수거함의 현황과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어 A와 B자치구에 

거주하고 수거함을 이용하는 시민이 선정되었다.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

는 시민을 현장에서 심층 인터뷰 참여자로 모집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있으므로 선정된 자치구의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 중 의류 수거함

을 사용해본 경험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표본 모집 절차가 용이한 편의

표집을 실시하였다(Saunders, 2012; Henry, 1990). 표본 숫자로는 시민 총 

9명을 모집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이메일 및 유선) 모집의 경우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식으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종사하거나 의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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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순환체제에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집으로 모집된 대상자는 지자체 의류 수거함 

담당자, 의류 수거업자, 의류 재이용 업계 종사자이며 총 16명의 전문가

를 모집하였다. 의류 수거업자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생태계를 대표하

고 ‘수거’단계의 주체가 된다. 선정된 자치구 A와 B에 등록된 의류 

수거업자 인터뷰로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 현황과 발생하는 문제점 확

인이 가능하였다. 폐기되는 의류 자원을 재사용하는NGO 관계자를 통해

서는 시민사회의 의류 폐기물에 대한 태도와 의류 수거함에 대한 자원순

환 매개체로서 인식을 확인하였다. 의류 폐기물을 재이용하는 다운스트

림 산업체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의류 수거함을 통한 의류 폐기물

의 순환체계를 살펴보고 재이용 과정에서 의류 수거함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과 의류 폐

기물 자원순환화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현직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부서 이동이 잦은 서

울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10.2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및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다만 의류 수거와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종사자가 한정되어 있

는 관계로 이름을 포함한 기본정보(성별 및 연령)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

자를 추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든 연구 참여자의 신상 및 익명성을 

보호하고자 이 연구는 참여자의 기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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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구 참여자 목록

# 코
드 직업 경력

인터뷰 일시
참여자 특징1차 2차

1 A 직장인 - 2021/03/12 - 자치구A 주민

2 B 주부 - 2021/03/14 - 자치구A 주민

3 C 개인사업자 - 2021/03/17 - 자치구A 주민

4 D 직장인 - 2021/03/21 - 자치구A 주민

5 E 주부 - 2021/03/24 - 자치구B 주민

6 F 프리랜서 - 2021/03/24 - 자치구B 주민

7 G 대학생 - 2021/03/25 - 자치구B 주민

8 H 주부 - 2021/04/02 - 자치구B 주민

9 I 주부 - 2021/04/05 - 자치구B 주민

10 J 자원순환과 1년 미만 2021/05/18 2021/05/28 서울시 자원순환과 
담당자

11 K 자원순환과 1년 미만 2021/05/19 2021/05/26 자치구 자원순환과 
담당자

12 L 자원순환과 1년 이상 2021/04/16 2021/06/11 자치구 자원순환과 
담당자

13 M 자원순환과 1년 미만 2021/05/11 2021/05/24 자치구 자원순환과 
담당자

14 N 수거업자 22년 2021/05/07 2021/05/25 의류 수거업자

15 O 수거업자 20년 2021/05/13 2021/05/28 의류 수거업자

16 P 수거업자 35년 2021/04/12 2021/06/12 의류 수거업자

17 Q 수거업자 27년 2021/04/15 2021/06/13 의류 수거업자

18 R 수거업자 17년 2021/05/15 2021/05/27 의류 수거업자

19 S
의류 

재활용 
수출

11년 2021/04/18 2021/05/21 섬유 산업 연합회 일원

20 T
의류 

재활용 
수출

8년 2021/04/20 2021/05/26 의류섬유 
재활용협회 일원

21 U
의류 

재활용 
수출

6년 2021/05/01 2021/05/22 의류섬유 
재활용협회 일원

22 V 의류 
재활용업 7년 2021/05/17 2021/06/18

서울시 
지원 의류 폐기물 

재활용 업체

23 W 의류 
재활용업 9년 2021/05/16 2021/05/21

서울시 
지원 의류 폐기물 

재활용 업체

24 X NGO 
관계자 1년 미만 2021/05/20 2021/05/26 의류 폐기물 발생 관련 

홍보활동

25 Y NGO 
 관계자 1년 2021/04/30 2021/06/15 의류 폐기물 재활용 

판매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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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절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는 대상자별 각 1회 진행되었다. 의

류 수거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의류 폐기물이 자원

순환화가 되는 첫 단계의 행위자이므로, 실사용자로서 평소 의류 수거함

을 사용한 경험과 바탕으로 의류 수거함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인터뷰는 문헌 고찰에서 확인된 의류 수거함의 개선 방안에 대

한 시민의 의견도 확인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는 개방코딩

으로 문헌고찰과 사례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의 정합성을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에서 검토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

안의 각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인터뷰를 통한 세부 검토 절차는 <표 3-3>와 같으

며 인터뷰 실시 전 사전 준비, 인터뷰 실시, 데이터 분석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이성숙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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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인터뷰 절차

순서 내용

모집 

과정

시민

자치구 A와 B의 구청은 거주 시민들을 용이하게 만날 수 있는 장

소이다. 구청에서 시민들에게 학생증과 함께 연구생임을 밝히고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인터뷰에 참여 가능한지 의사를 

확인하였다. 구청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청 밖에서 인터뷰 

참여자 모집을 하였고 구청 경비원에게는 불법행위나 호객행위가 

아님을 사전에 인터뷰 동의서와 함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전문가

전문가들을 모집할 때는 먼저 유선으로 연락을 한 후 자세한 연구 

참여 내용에 대해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메일에는 연구내용, 연

구목적, 연구진행 과정, 연구 시 수집하게 될 내용, 인터뷰 진행 

날짜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사전 준비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의 타당

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인터뷰에 사용할 질

문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연구 방향에 대한 자

료를 사전에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가 잘 행해질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고, 인터뷰 

참여자가 별도의장소에서 인터뷰 진행을 원할 경우 희망하는 곳에

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편안한 환경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

도록 미리 장소 세팅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인

터뷰 중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쓰일 것임을 안내

하였다. 인터뷰 진행시의 필요성, 목적, 주의점에 대해서도 설명하

였다.

인터뷰 진행

인터뷰의 질문과 응답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을 하

였다. 개별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2020년 2월부터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

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비대면 전화 인터뷰가 가능함을 안

내하였다. 대면 인터뷰인 경우, 인터뷰 참여자의 근무지 또는 희망

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반 구조화된 심층

면접의 특성상 면접대상자에 따라 질문의 내용 및 흐름이 다르게 

진행되었다. 순환 패션 개념과 Watson et al(2017), Caniato(2014) 

그리고 Greenhalgh(1993)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현재의 의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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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구성

<표 3-4>는 이 연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 구조화된 심층

면접 질문이며, <표 3-5>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반 구조화된 심층

면접 질문이다. 반 구조화된 심층면접의 특성상 인터뷰 대상자에 따라 

질문의 내용 및 흐름을 달리 진행되었다.

<표 3-4> 반 구조화된 시민 심층 인터뷰 질문지

거함 및 폐기물 순환체제에 대한 태도,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주요 갈등 내용 등을 질문하였다.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질

문지를 작성하여 진행한 반 구조화 심층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특

성에 따라 질문의 내용 및 흐름을 다르게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한 모든 정보를 전사(Transcript)하였으며, 얻

어진 정보는 코딩을 통하여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정보는 

내용의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카테고리 질문

기본 정보 Ø 자기소개

의류 수거함 
사용 경험

Ø 의류 수거함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Ø 사용 횟수 및 주기 그리고 폐기 종류의 물품 및 양 (폐

기 가능 및 불가능 품목 인지 여부)은 어떻게 되십니까?

Ø 의류 수거함 사용에서의 긍정/부정적이었던 경험은 무엇

입니까?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의류 수거함의
 기능

Ø 의류 수거함(의류 폐기물 수거)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Ø 수거함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류 수거함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 부분 

Ø 의류 수거함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솔루션(안내문, 과태료 

공지, CCTV 설치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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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반 구조화된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질문지

카테고리 질문

기본정보 Ø 자기소개 및 의류 수거함 사용 경험과 인식

관리운영 Ø 의류 수거함의 무인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Ø 의류 수거함 내에서 2차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 것 있습니까?

Ø 의류 수거함을 통한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화 과정은 각 단계 별로 구

분되어 연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다면, 이에 의견은 무엇입니까? 국내 의류 수거함은 자원순환을 목표

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Ø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되는 의류 폐기물과 관련한 통계의(수거량, 수거 

종류, 수거 일수 등) 관리 수준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리며, 

해당 통계에 대해 향후 필요한 보완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Ø 의류 수거함 내부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

떠한 의견이신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Ø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RFID 카드 사용이나 수거함 내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센싱, 압축저장, 정보전달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민의식 Ø 의류 수거함 주변 및 내부에 생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의류 수

거함에 무단으로 광고를 부착하는 경우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CCTV 설치를 통한 무단투기 제한 노력도 있

으나 실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효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Ø 의류 수거함 제출 책임제로, 시민이 직접 재이용과 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Ø 의류 폐기물은 플라스틱만큼 환경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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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방법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를 보완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책 Ø 현재 의류 수거함의 세부 관리운영은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보완 및 

실시하도록 권고되어 있는데, 이 권고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

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Ø 커피 전문점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입법 등 플라스틱 관련 분야

는 입법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의류 폐기물과 관련

하여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예. EPR: 생산자 책임제)

Ø 의류 수거함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의류 수거함의 올바른 이용 시 인센티브를 도입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르면 의류 수거함을 통해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장려하여 의류 폐기물을 폐기물화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필요한 세부 규정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Ø 의류 수거함 사용 및 운영 주체(시민, 주관기관, 운영업체)간의 연결 

및 활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Ø 의류 수거함에 디지털 첨단기능을 적용한다면 이를 위해 어떠한 법·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45 -

3. 참여관찰

이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방법을 통하여 의류 수거업자의 근로 현장

에서 연구대상자와 같은 눈높이로 의류 수거함이 관리 및 운영되는 양상

을 관찰하였다(Bogdan et al., 1982). 참여관찰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

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신분과 목적을 밝힌 상태에서 참여관찰을 진행

하였다. 

Spradley(1980)의 참여관찰 유형 구분에 따라 현장에 있었지만 의류 

수거업자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수동적인 관찰을 진행하였고, 참여관

찰의 경우 대화나 상황을 기록한 현장노트(Fieldnote)를 자료로 이용하였

다. 연구자는 의류 수거업자가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된 의류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방식 등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대부

분의 의류 수거업자는 휴무일 없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 작업하는 관계

로 심층 인터뷰는 의류 수거업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진

행하였다. 참여관찰은 총 두 명의 의류 수거업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

며, 그들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각 1시간, 5시간 가량 동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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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조사 결과

제 1 절 국내 사례 현황

현재 국내에는 의류 폐기물을 수거, 분리, 재활용 전 과정을 모두 

취급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 개별 업체들이 가치사슬(Value chain) 각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모든 절차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의류 폐기물 수거 과정이 일원화되지 않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의류 폐기물 수거의 경우, 지자체 A 와 B 에서는 공개 입찰로 

선정된 업체 및 개인이 의류 수거함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의류 폐기물은 다시 국내외 중고 의류 시장으로 납품하는 업체로 

판매된다. 재착용 가능한 의류는 약 10%가량이 국내의 구제시장 등에서 

판매되며, 약 90%가량의 의류 폐기물 중 대부분은 수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박훈, 2019). 국내의 중고의류 수출은 2018 년 기준 총액 

329 백만 달러로(한화 3,780 억 원) 세계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9). 현 

기술로는 의류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지 못하여 숙련된 근로자가 

손수 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분류되는 종류는 총 200 여가지이며, 재사용 

할 수 없는 의류는 건축자재 또는 보온재, 걸래 등으로 구분되어 재활용 

업체로 판매되며, 나머지는 소각 및 매립을 하는 중간 및 최종 처리 

업체로 판매된다.13)

13) 국내 다운사이클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업체가 부직포, 고형연료, 자동차 청소포, 보

온 덮개, 판넬 등 40여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업체가 10명 미만의 근로

자가 근무하는 매우 영세한 규모 있다(박훈, 2019). 이는 파쇄 의류를 안정적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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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의류 수거함이 개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 지자체가 

주관으로 지침 및 조례 등을 마련하여 의류 수거함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다. 2016 년 국민권익위원의 권고 이후 지자체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의류 수거함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나 2019 년 7 월까지도 전국 

228 개 시군구 중 43 개 지자체만이 권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박훈, 2019). 현재 대다수 의류 수거함의 운영권은 장애인 

협회, 민간협회, 단체 등에 귀속되어 있으며,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위의 단체에 돈을 주고 명의를 대여하는 형태로 의류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장훈경, 2012). 또한 의류 수거함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가 아닌 곳은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임의로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A 와 B 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의류 수거함 설치 방법을 개선하고 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관리효율화에 노력하였다. 

지자체 A 와 B 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2019 년 6 월에 의류 수거업자를 공모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된 수거운영업체를 ‘재활용 의류 수거함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자치구 내 수거업자 수 및 그들의 활동 관할구역을 

나누어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또한 자치구 A 와 B 는 의류 

수거업자와 협업하여 의류 수거함의 외관과 설치 위치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자치구 A 에 10 년 넘게 거주한 주민 B 씨와 E 씨는 수거함 

주변이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라며 의류 수거함 외형 변화의 

가능한 공급 기반이 부족하여 다운사이클 제품 산업의 활성화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보

인다. 더불어, 혼방사로 인하여 섬유 분리 기술 개발 부진으로 인해 의류 폐기물을 다시 

의류로 공정 또는 섬유로 생산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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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체감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주변도 쓰레기 발생이 적어진 것 

같다고 하였다. 

시민 B 씨: 여기 주변이 쓰레기 장이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나서서 쓰레기도 좀 치우고, 통 옆에 널려 있던 헌 

옷들 정리해서 통에 넣거나 위에 올려 놓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통을 깔끔한 것으로 싹 바꿔 놓으니 주변이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고요. 내가 지나다니면서 

신기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시민 E씨: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수거함이 예쁜 것으로 변경된 후부터 그 

주위가 좀 더 단정된 것 같아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수거함 자체가 좀 더 깨끗해진 이유 

때문에 주변도 깨끗해진 것 같은 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예전에 

녹슬고 이물질이 엄청 많이 붙어 있던 수거함이 있을 

때보다는 주변이 덜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의류 폐기물 수거업자들은 보통 새벽 4 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평균적으로 밤 10 시에 일을 마친다. 특히나 이른 아침에 수거를 

시작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쓰레기차가 주거지역을 지나다니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수거업자들은 관할 지역인 

지자체 A 및 B 외에서도 의류 수거함을 맡아 관리 운영하고 있어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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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특히 의류 수거함 용량이 작고 적재량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의류 수거함을 비우지 않으면 의류 수거함 주변에 

의류 폐기물들이 방치될 수 있다. 방치된 폐기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을 저해하여 불편이나 불쾌함을 유발한다. 특히 여름에는 

음식물 또는 생활 쓰레기 투기로 인해 의류 수거함을 매일 열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쓰레기로 인한 수거함 내 2 차 오염도 

발생한다. 시민 E 씨는 의류 폐기물 취급차량이 동네에 오래 머무르면 

“온갖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아 비위생적이고 

불쾌하다고 답하였다. 시민 C 와 D 씨는 의류 수거함에서 주변에 넘쳐 

흐르는 의류 폐기물을 볼 때면 “기분이 불쾌해지고” 이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음식물 또는 생활 쓰레기 투기로 인해 

특히 여름에는 더욱 빠르게 모든 의류 수거함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쓰레기로 인해 수거함 내 2 차 오염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 C 씨: 내가 생활하는 반경내에 항상 버려진 

옷가지들이랑 쓰레기가 한 곳에 수북히 쌓이면 기분이 

불쾌해지고 신경 쓰이잖아요. 솔직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래봐요. 사람이 노이로제 걸려요. 민원을 

넣으면 그래도 해결이 되지만 언제까지 참다가 민원 

넣으면서 살수는 없으니 답답하죠. 

시민 D 씨: 저는 주변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벌레랑 

길고양이들이 엄청 꼬여드는 것을 보고 민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름에 수거함에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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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냄새를 맡아보면 민원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고약하고 헛구역질이 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안에서 

썩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환장해요. 한번은 

퇴근길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수거함에서 물 같은 

것이 뚝뚝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 주위가 그 정체불명 

액체로 흥건했어요. 동네 파리는 다 모인 것 같았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날 밥맛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수거함에서 조금만 악취가 나도 민원을 

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벌레들이 

꼬여서 대환장 파티를 버리고 있을지…생각만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수거함 내부에 투기 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는 또 다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의류 수거함은 더 “혐오 대상”으로 

인식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거함의 외관 단장으로 주변 무단 투기는 

줄었으나 수거함의 물리적인 제원이 의류 폐기물을 단기 적재하기에는 

최적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 F 씨는 의류 수거함에서 

악취가 나면 “너무 역겹고 근처에 가기도 싫다”며 본인 집 앞에 의류 

수거함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하였다. 시민 F 씨를 포함한 다른 

시민들도 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시민들은 

의류 수거함 근처 불법 투기물을 적발하는 CCTV 나 불법 투기 관련 

안내문구 및 경고판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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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F씨: 벌금은 낸다고 적혀 있지만, 왜 사람들이 

계속 무단 투기를 거리낌없이 하겠어요? 적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거죠. 공무원분들이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시민 H 씨: 무단 투기 시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패널티 정책(CCTV, 경고판 등)이 존재해도 

무단 투기가 지속되는 것은 마치 경찰이 있고 법도 

있어도 범죄자는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결국 

쓰레기를 버릴 사람은 버릴 것이고 사후 패널티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도를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청결해질 수 있었으면 하네요. 

참여관찰 도중 의류 수거업자 N씨에게 총 4 건의 의류 수거함 주변 

쓰레기 및 악취로 인한 민원전화가 걸려왔다. N 씨는 2020 년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일이 의류 수거함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류 수거업자 N씨 

또한 의류 수거함 옆에 불법 투기를 하고 있었다. 의류 수거함에서 

배출된 일반 폐기물 일부는 마대에 담아 쓰레기 처리장에서 비용 지불 

후 처리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지만 처리비용이 비싼 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매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수거함 옆에 ‘불법 투기’를 

하였다. 이는 수거업자가 해당 구역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일반 쓰레기 배출 가능 시간에 맞춰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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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류 수거함 사용자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는 않는다. 

시민 A 씨처럼 의류 수거함에 의류를 세척 후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여 

보다 좋은 상태로 재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민도 있다. 의류 

수거함은 1997 년 IMF 당시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헌 옷 

수거함’ 이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수거함은 지자체와 복지 단체가 헌 

옷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나눔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시민 A 씨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목적으로 의류 수거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부 및 

사회 환원이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시민 A 씨: 나는 지금까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내가 이렇게 

의류 수거함에 잘 정리하여 넣었는데 제대로 기부도 

안되고 있다니…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네요. 심지어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막 버려도 

되는데…나한테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난 열심히 좋은 퀄리티의 옷을 씻어서 내놨단 

말이죠. 좋은 곳에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쓰일 줄 

알았는데 좀 허망하네요. 

기부의 목적으로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는 시민도 있었던 반면, 시민 

C 씨와 G 씨, I 씨는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의류 수거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종량제 봉투에 의류 폐기물을 버리면 그만큼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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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때문에 “공짜”로 처리할 수 있는 의류 수거함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배출 품목과 관련하여서는 배출요령에 대한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정확히 어떤 품목이 배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시민의 입장에서 수거함에 투입 가능한 의류를 분류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득이 

수거함을 사용하는 주된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시민 C 씨: 좀 부끄럽지만 그냥 난 다 넣어요. 종량제 

봉투 사용하면 내 돈 내고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수거함) 넣으면 어쨌든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뭐 플라스틱 분리수거 하는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된 것도 아니고 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배출해도 되는 그리고 안되는 이유도 딱히 없고요. 

그리고 내가 솜이불이랑 누비이불인가? 그거 구별 

잘해서 잘 배출을 하였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도 

없잖아요? 

시민 G 씨: 물론 의류 수거함에 넣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 나눠져 있긴 한데 솔직히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최대한 거기 

써져 있는 내용대로 버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되는 건 맞아요. 

시민 I 씨: 솔직히 말하자면 거기 넣어도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이해도 잘 안됩니다. 똑같은 

옷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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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거지만 의류 수거함 

앞에 가서 배출 가능 품목이 아닌 의류여도 그냥 

넣어요. 그거 다 버리려고 들고 갔다가 솔직히 다시 

집에 들고 오기 귀찮기도 하니깐요. 종량제 봉투에 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종량제 봉투를 많이 안 

차지하는 작은 것만 넣는 것 같네요. 부피가 크면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정부 차원의 의류 수거함 관련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와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재활용품분리배출 길라잡이에 

따르면 의류 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의류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가 

존재하지만, 단 두 줄의 설명과 배출가능/불가능 품목에 대한 단편적인 

예시만 존재할 뿐이었다.14) 예시의 구분에 대한 근거는 환경부, 서울시,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보다 명확한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의류 

폐기물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대상 홍보 및 교육뿐만 아니라 정확한 

가이드라인 수립도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가 매년 

발행하는 가정용 의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 자료 또한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환경부, 2018).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생되는 가정용 의류 폐기물량의 100%가 재활용되고 소각 및 

매립되는 비중은 0%로 나타난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환경부 자료 중 

의류 폐기물의 발생 총량에 관한 자료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14) 해당 안내책자에는 “의류 및 원단류는 지역 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해당품목: 헌옷, 신발, 가방, 

담요, 누비이불, 커튼, 카펫 등. 비해당품목: 솜이불, 수건, 걸레, 베개, 방석, 롤러스케이

트,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등.”이라고 안내되어있다(서울특별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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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하는 총량에 대한  자료는 필요 시 

지자체가 수거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한다. 의류 수거업자는 본인이 하루 

수거하는 의류 폐기물의 양을 본인의 개조된 1 톤 트럭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있었고,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수거업자 중 대다수가 고령으로 수거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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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외 사례 현황 

1. SOEX 사례

SOEX 는 독일에서 의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 업계를 선도하는 

민간 기업이다. 의류 및 신발 수거 서비스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Closed Loop 운영체계를 갖고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의류 재활용 프로세스 전체를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로 

실현하고자 하는 회사이다.15) 

SOEX 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본인들의 전문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WALDB(World Apparel & Footwear Life Cycle Assessment Database)의 

도움으로 의류 제품 수명 주기를 수집하고 밸류체인(Value chain)내에서 

생태 발자국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ECAP(European 

Clothing Action Plan)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의류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유럽 전역의 패션 순환 방식을 구축하는 의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2017 년에는 Make Fashion Circular 라는 코펜하겐 패션 

15) SOEX는 1977년에 사업가 Sourein Ohanian으로부터 설립되었다. SOEX의 자회사 중 

I:Collect는 2014년에 덴마크의 Sustania 단체 및 Cradle to Cradle에서 100개의 선구적인 

기업 그리고 재활용 분야 시스템 혁신가상을 수상하였다(Soex Group, 2017c). 또 World 

Economic Forum과 Young Global Leaders Forum의 이니셔티브인 The Circulars 2017에

서 순환경제 중소기업 2위를 차지 하여 민간 및 상업 부문과 사회 전체에서 순환경제 

증진에 주목할만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SOEX 전체의 재무제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자회사인 SOEX UK Ltd를 통해 SOEX의 일부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영국에서는 SOEX UK Ltd가 210만 파운드의(한화 30억 원) 기업가치(산업평

균 EBITDA 5.89 x 적용)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SOEX UK의 연매출이 380만 파

운드(한화 55억 원)이며 매출 총이익이 29.6% 라서 영업이익률 0.5% 수준으로 거의 남는 

것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인다(Pomand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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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밋(Copenhagen Fashion Summit)에서 설립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재생 가능한 재료로 의류를 재생산하여 의류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키고자 한다. 그밖로도 스웨덴 연구프로그램 Mistra 

Future Fashion 을 지원하고, SAC(Sustainable Apparel Coalition)의 

회원으로 The Higg Index 을 통해 자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SOEX 는 소비된 의류 및 신발의 대부분이 재사용 및 재활용 되지 

않는 것은 의류 폐기물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저조한 탓에 국가별 

의류 폐기물 수집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I:CO, 2017c). 특히 “take-make-waste(자원소비-생산-처리)”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전통적인 linear(선형) 공급망은 지속불가능한 

만큼 실용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재정적으로 합당한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SOEX 는 이를 위해 Closed Loop 형태의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4 단계(수거-분류-재활용-거래)의 Closed 

Loop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0 개국 이상에서 40 개의 리테일 

파트너사의 의류 폐기물 수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자회사 

I:Collect(이하 I:CO) 설립, 보다 정밀하고 섬유 분류 자동화 시스템 

구현을 위한 RETEXTIL R&D 협업 프로젝트 지원, 중고의류 및 

업사이클링(Upcycling)한 의류를 판매하는 PICKNWEIGHT 매장 등이 

있다(SOEX Group, 2017c). 1978 년 창립 후 현재 43 년이 된 SOEX 는 

자회사와 협력하여 5 개국가에서(독일, UAE, 영국, 프랑스, 미국) 1,200 명 

근로자와 함께 의류 및 신발의 자원을 순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SOEX 가 담당하는 수거함은 유럽 전역에만 3 만개가 있으며 수거 

방법은 크게 2 가지로 이루어다(SOEX Movie, 2019). 첫째, 자회사 I:C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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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하는 리테일 매장에 비치된 의류 수거함으로 소비자가 직접 의류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수거함은 협업 파트너의 희망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 수거함을 사용하게 된다. 파트너는 수거함에 센서를 부착하여 

수거되는 자사 제품을 기록하고 할인권을 발권할 수 있게 되어 

있다(Ishfaq, 2013). 또한 브랜드에 따라 자사 제품만 투입 가능한 의류 

수거함이 있는 반면 브랜드에 관계없이 모든 의류를 수거하는 곳도 

있다. 후자의 방법을 이용한 고객은 협업 리테일 브랜드로부터 보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I:CO 의 파트너사는 수거된 모든 의류 및 

신발을 통해 킬로그램 당 0.02 유로를 자선기금에 기부하고, 1,000 유로에 

도달하면 자선 프로젝트에 지불하게 된다(LeBlanc, 2019). 현재까지 

I:CO 는 약 9 만톤의 의류 폐기물을 리테일 매장에서 수거하였다(I:CO, 

2017c). 

두 번째 방법으로는 리테일 브랜드 매장 내 수거함 설치 외로 

자선단체, 협회, 주택 협회, 공공 부문 폐기물 제공자로부터 수거한다. 

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SOEX 으로부터 수거함 설치 

위치에 대한 분석, 수거함 맞춤형 디자인 설계 및 필요한 서류 작업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OEX 에서는 수거함의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수거함은 의류 및 신발 수거함이 각각 

설치되어 신발로부터 의류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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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장 내 수거함 및 실외 수거함

출처: SOEX, I:CO homepage https://www.soex.de/en/icollect/

<그림 4-1> SOEX의 수거방식

수거된 제품들은 13만제곱미터 크기의 독일 SOEX Wolfen 또는 UAE

에 있는 30만제곱미터 크기의 재활용 플랜트로 옮겨진다. 매일 300톤의 

의류 및 신발이 작업자의 육안과 촉감으로 420가지로 분류된다.16)  분류

하는 기준은 종류, 상태, 재질 등 420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Zero 

waste를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로 재사용이 재활용

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재사용 가능한 품목들을 우선 분류한다(Ishfaq, 

2013). 충분히 재착용 가능한 제품들은 2016년 기준 총 유입량의 57%이

며, 품질에 따라 보존과 판매 여부를 가려내고 70여개국가로 수출되거

나, 중고의류 매장에서 판매된다(GFA et al., 2018). 하지만 I:CO로 유입

16) 독일에 위치한 분류 플랜트는 1998 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폐기물 분리 

플랜트였던 만큼, SOEX 는 의류 폐기물 관리에 앞장서고 있었다. 특히 물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는 독일에 자리 잡고 있어 물류의 이점 또한 갖고 있다. 그리고 약 

800 여명의 근로자가 매일 8 시간 단위 교대로 25 대의 트럭이 운반하는 300 톤의 의류 

및 신발을 육안과 촉감으로 분류한다(Greenstitched, 2017; Clendaniel, 2017). 하루에 

분류하는 양은 티셔츠 한 장이 200g 이라 가정하였을 때, 이는 티셔츠 175 만 장과 같다. 

유입되는 물량은 어마어마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폐기하는 물량에 비하면 소량에 

불과하다고 I:CO 관계자는 말한다(채수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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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품들은 판매 또는 수출하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채수

한, 2020).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인 경우 작업자에 의해 분류되거나 

업사이클링이 실시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차선책으로 사용 

가능한 재활용의 용도로 분류되고 그 외의 의류 폐기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된다. 재활용의 용도로 분류된 후 착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류 폐기물의 비중은 약 40%이며 독일 

Saxony-Anhalt 에 있는 SOEX Wolfen 플랜트에서 재활용이 진행되고 

있다(채수한, 2020). 매해 11,000 톤의 의류 폐기물을 매일 24 시간동안 

기계로 분쇄하여 재활용 재료로 혼합된 2 차원료로 재생산한다. 이는 

티셔츠 한 장을 200g 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5 천 5 백만 장의 티셔츠와 

맞먹는다(SOEX Group, 2017c).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활용 

단계에서 자재 식별 및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SOEX 에서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17) 실제로 

SOEX 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모색과 더불어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되는 분진조차 섬유벽돌이나 합판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분류 및 재활용 단계에서의 공정 된 제품들을 다른 

17)EU Horizon 2020 Research and Innovation 으로부터 천백만 유로(한화로 144 억 원) 

지원금을 받은 RESYNTEX 프로젝트 연구는 산업 공생을 통해 섬유 폐기물로부터 2 차 

원료 생산하는 후속 제조 공정의 기초를 구성하게 된다. RESYNTEX 프로젝트는 초분광 

이미징 기술로 섬유 분류, 울-면-폴리에스테르 혼방의 효소 회수, 생화학 섬유 재활용 

기술 등을 연구했다(Blanch-Perez-del Notario et al., 2019). 개발된 적외선을 이용하여 

의류의 색상과 자재를 식별하는 물질 감지 자동화 시스템을 파일럿으로 재활용 

플랜트에서 사용 중이다. 하지만 개술 개발에 있어 SOEX 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으로는 두 개의 섬유만 구분할 수 있으며, 색상 구별에 있어서도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청바지를 유연하게 만드는 엘라스틴과 같은 섬유는 데님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SOEX 는 데님 섬유 재활용을 시도하였다가 포기를 한 경력도 

있다(Personal Financi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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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재착용이 가능한 제품은 SOEX 가 운영하는 

중고의류 브랜드 PICKNWEIGHT 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2. TEXAID 사례

1978 년에 설립된 Texaid-Textilverwertungs-AG(이하 TEXAID)는 

버려진 의류 재활용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스위스 적십자 협회 등 

6 개의 스위스 구호 단체와 독일의 Böschen 家 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18) 스위스의 Schattdorf 지역에 본사를 둔 TEXAID 는 폐기된 

의류를 수집, 분류, 재활용하는 유럽 최대 기업 중 하나이다. 
19)
 

TEXAID 는 Closed Loop 의 의류 및 섬유 사용에 대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5 년에는 기후보호에 대한 

18)스위스의 유명한 6 개의 구호 단체가 전통적으로 직접 원조 프로그램을 위해 헌 

의류를 모으다가 설립된 만큼, TEXAID 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판매금을 자선단체로 기부하는 것은 물론이며,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지방 초등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지원, 사마리안의 응급처리 교육, 우간다 

미혼모 지원, 맹인을 위한 도서관 후원, 무료 배식 프로그램, 난민 가정 지원 등 23 개의 

자선사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 중 장애인 근로자도 480 명을 고용하여 

TEXAID 에서 근무하고 있다(Texaid, 2013; 2019).
19)TEXAID 는 2012 년에는 순이익 540 만 스위스 프랑을(한화 65 억 6 천만 원) 

창출하였고 이 중 190 만 프랑을(한화 23 억 원) 구호단체 및 지역 비영리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2003 년부터 10 년 동안 TEXAID 는 비영리 자선단체에 3 천만 

프랑을 (한화 364 억 원) 전달하였다(Texaid, 2013). 2017 년에는 순이익 780 만프랑 (한화 

94 억 7 천만 원), 그리고 2019 년에는 전년도 대비 9.7% 증가한 9 천 720 만 프랑을 (한화 

1,180 억 원) 창출했다(Texaid, 2018; 2019). 또한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모로코, 미국, 그리고 스페인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버려지는 의류를 수집, 분류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 약 1,200 명의 근로자가 TEXAID 에서 근무 중이다(GF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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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회사에 부여하는 최고 품질 표준인 Swiss 

Climate ‘CO2 Neutral’ 품질 인증 (ISO 14064, SGS 인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TEXAID Germany 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구현, 측정하여 ISO 표준 DIN EN ISO 50001:2011  인증을 

취득하였다(ISO, 2018). 더불어 ISO 9001:2015 에 따르는 우수한 품질을 

인증 받았다. TEXAID 스위스는 2013 년부터 중고의류로부터 배출되는 

CO2 를 톤당 44% 감축하면서 Swiss Climate 으로부터 6 년 연속 Gold 

Label 을 수상하였다(Texaid, 2019). 따라서 의류 폐기물의 운송, 자발적인 

지속 가능성 보고서 출간, 이해관계자와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같은 목표 갖고 CO2 를 절감하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2019 년에는 2013 년 대비 수집된 중고의류의 톤당 

CO2 를 30% 가량 절감하였다. 2013 년에는 2020 년까지 수집하는 

중고의류의 톤당 CO2 를 15%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TEXAID 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고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수거 

봉투를 사용하면서 얻어낸 결과이다(Texaid, 2020).

TEXAID는 SOEX와 마찬가지로 Closed Loop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4

가지 단계(수거-분류-재활용-거래 및 판매)를 갖추고 있다. TEXAID는 자

체 지상 및 지하 수거함, 거리 수거, 협력 리테일 매장내 수거함, 

PACKMEE 서비스를 통해서 매해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50,000톤의 의류 

중 3/4인 37,000톤을 수집하고 있다(Texaid, 2019). 자체 지상 TEXAID 수

거함은 1993년 처음 도입되어 스위스 전역에 6천5백개가 있으며 각 수거

함에는 TEXAID 및 파트너 NGO 단체의 로고가 눈에 띄게 크게 표시되

어 있다(Büsser, 2019). 이를 통해 시민들은 어떠한 비영리 단체가 의류 

수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TEXAID의 정보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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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집함은 습기나 먼지의 영향이 없고 

모든 기상 조건에서도 의류를 수집할 수 있도록 내부가 설계되어 있다

(Texaid, 2019). 

TEXAID 지하 수거함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자체 및 도시에서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다 수거함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도시의 

공간을 절약하면서 미적 솔루션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하수거함의 

경우 기둥의 높이가 낮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상 수거함 

보다 수거량이 많다. 즉 수거함을 비우는 횟수도 지상 수거함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TEXAID 는 수거함을 비우기 위한 IT 기반 

물류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수거함의 수거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수거 

차량 별로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와 빈도를 산출하여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다(Texaid, 2020). 이러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개별 수거함의 

수집 및 간격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수집을 

위한 최상의 시간을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의류 수거 담당자는 효율적인 

GPS 기반으로 의류를 수거하는 최적의 루트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자가학습 시스템과 더불어 60 대의 전기차를 이용하여 수거를 위해 

이동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를 감축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Newsroo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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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상, 지하, 상점 내, 거리 수거용 및 전기 자동차

출처: TEXAID Homepage, https://www.texaid.ch/en/

<그림 4-2> TEXAID 의 수거 방식

지상 및 지하 수거함 외에도 TEXAID 는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거리 수집을 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의류 폐기물을 현관 

앞에 두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다. 거리에 비치된 의류 수거함에서 

의류 폐기물을 수집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경제 및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스위스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단되면서 TEXAID 는 이후 

새로운 수거 시스템을 모색하였다. TEXAID 는 스위스 우편(Swiss Post)과 

협업하는 새로운 방식을 출시했다. 스위스 우편의 우체부는 TEXAID 의 

의류 수집가로 동시에 활동하는 방식으로, 2016 년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20) 우체국 차량은 전기 삼륜차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20)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거리 수거 보다 스위스 우편과의 협업을 통한 수거량이 3배 

더 크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2017년부터 스위스 우편과 장기적인 팀을 구성했다

(Texaid, 2018). 시민들은 우편으로 가정에 보내진 재활용 자제로 만들어진 의류 수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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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CO2 를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TEXAID 는 2012 년에 설립된 

PACKMEE 자회사를 통해서도 의류를 수거하고 있다. PACKMEE는 

택배상자에 의류를 담아 집에서 가까운 DHL 에 무료로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PACKMEE 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C&A, Espirit 등의 8 개 

리테일 브랜드로부터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Texaid, 2019).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된 TEXAID 의 의류 폐기물은 최소 20 년 

경력을 가진 250 명의 근로자의 손을 거쳐 매일 350,000 개의 의류가 

300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Texaid, 2018). 분류 센터에 유입된 모든 

의류가 재착용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그중 약 30%는 재 착용이 어려운 

상태로 유입되며, 절반은 청소용 걸레와 같은 상품으로 재탄생 되고, 

나머지 15%는 주로 울 섬유로 재활용되거나 분쇄되어 단열재가 된다. 

값싼 의류가 저렴하게 생산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열악한 상태의 

의류 폐기물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Mohammed, 2019). 하지만 

TEXAID 에서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R&D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섬유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중을 최대 95% 달성하였다(MFF, 2017). 

중고품 가치(Second-hand value)에 있어서도 유럽의 업계 평균인 

45~50%보다 높은 65%를 기록하고 있다(MFF, 2017).21) TEXAID 는 자회사 

방을 우편함에 보관하고 수거 하는 달에는 매주 월요일에 우체부가 의류 자루를 수거한

다(SRF, 2017). 스위스 우편과의 시너지를 통해 의류 수집과 우편 배송이 결합되어 효율

적인 공급망(supply chain)을 형성했다.
21) TEXAID 도 ‘Close the Loop’(‘고리를 닫히자’)을 지향하는 만큼, 의류의 

사이클을 지속가능하고 폐기된 의류의 원재료를 새롭고 고품질의 용도로 발견하고자 

한다. TEXAID 는 Lucerne University 의 응용과학예술대학과 협업하여 

‘Texcycle’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TEXAID 의 재활용 전문가인 Anna 

Pehrsson 은 지금까지 수집된 의류는 의류 종류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소재별로 분류하여 더 나은 재활용 옵션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Brigitt Egloff 섬유 연구원은 특히나 재착용하지 못하는 상태의 의류에 집중하여 

고품질 섬유로 생산하고, 동시에 심미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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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ales 를 통해 분류를 끝낸 재착용 가능 의류를 B2C 또는 B2B 로 

거래하고 있으며, 재착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재활용(35%) 또는 

열회수용(5%)으로 B2B 로 거래된다(Texaid, 2019). TEXAID 는 중고의류 

및 의류 폐기물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의류 판매 플랫폼과 

관련 컨설팅도 진행하여 리커머스(ReCommerce)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3. EU 의류 폐기물 재이용 현황

유럽의 각 지역에 지사가 있는 SOEX 와 TEXAID 는 자체적인 의류 

폐기물 관리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자체적인 길거리 의류 수거함 외에도 리테일 브랜드와 

협업하여 리테일 매장에 수거함을 배치하고, 공공기관 및 택배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류를 수거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의류 및 섬유의 

재이용 정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EU 의 회원국은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에 따라 

2025 년 1 월 1 일까지 섬유에 대한 별도 수거 방법을 수립하고 섬유 및 

의류 폐기물의 높은 수준의 분리 수거 달성을 위한 재활용 기술 등에 

한다.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거친 원사만 생산이 가능하지만 후속 프로젝트에서는 

의류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극세 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Texaid, 2019). 

Texcycle 뿐만 아니라, Fibersort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섬유 구성에 따라 직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술을 구현하여 재활용 품목을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품질로 분류하고자 

한다. Fibersort 과 유사한 프로젝트로 Future of Textiles Association 의 Dissolving on 

Demand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중 소재로 서로 단단하게 부착된 

섬유 라미네이트를 분리하는 방법 및 필요시 섬유를 해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이크로 

캡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TEXAID 는 2019 년부터 패션의 순환경제에 대해 

연구하는 Mistra Future Fashion 과도 협력하여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연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활용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Texai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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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활발히 연구가 진행중이다(European Parliament, 2020).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020)는 2018 년 EU 폐기물지침 

(2008/98/EC on waste)을 개정하여 도시 고형 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의 범위에 섬유를 추가하고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섬유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를 수립하여 회원국의 의류 자원순환을 

위한 섬유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EU 에서는 

자발적으로 REBus(순환경제를 위한 선도적인 자원효율 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 및 ECAP(European Clothing Action Plan, EU 의 의류분야 액션 

플랜)등을 통해 의류의 자원순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REBus 는 

자원효율적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유럽위원회의 LIFE+ 기금 등에서 

후원을 받고 있으며 2017 년까지 총 40 억 원 규모의 30 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손민정, 2020). ECAP 은 의류 및 섬유 공급망 

전체의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의류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조사, 

유통업체, 재활용협회, 소비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EU 주요 국가에서는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17 년 유럽 

최초로 의류 분야의 EPR 를 도입하였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 및 중고 

의류의 소각과 매립을 금지하고 대안 정책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손민정, 2020; 박훈, 2019). 영국은 의류 및 섬유에 

대한 EPR 도입 관련 연구를 2018 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북유럽 

이사회의 경우 EPR 시행을 위해 관련 가점제 도입을 검토하였다(손민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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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U 차원에서 의류 및 섬유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활발한 정책 수립과 의류의 수거 및 분류에 대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의류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SOEX 및 TEXAID 의 사례처럼 의류 폐기물을 Closed Loop 체계를 통해 

원활하게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EU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회사를 통해 의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국내의 의류 폐기물 

관리운영 제도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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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향 

1. 개방코딩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해외 사례, 참여관찰, 시민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의류 수거함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질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전사한 인터뷰 내용 및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개념화하고 개방 코딩을 진행하였다. 개방 코딩이란 수집한 

자료를 검토 및 해체하며 연구 문제와 대응하는 코드를 최대한 발견하고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개념들은 하위 범주로 그룹화하여 범주화 시키는 

과정이다(권향원, 2016). 연구 실시 결과 총 5 개의 범주와 19 개의 

하위범주, 105 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 범주 및 하위 범주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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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코딩의 각 범주

 범주 하위 범주 개념

Closed 

Loop

 순환형 Value 

Chain 및 

전단계의 내재화

*해외) 기존 산업의 자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 *

해외) 파트너십 &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직원 교육을 

통한 같은 목표 지향  *해외) 관리운영 주체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인지 및 관리  *국내) 개별운영체계로 모

든 절차가 개별적으로 운영 *국내)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의류 수거함 내 

2 차 오염

*국내 및 해외) 2 차오염으로 인하여 재이용 비중에 영

향 *국내 및 해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투기 *국내) 

세척 후 폐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 *국내) 세척 

되지 않고 오염물이 묻은 의류 그대로 배출 *국내) 수

거함 내부에 투기 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발생  *국내)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제기 *해외) 신발과 의류 따

로 분리 배출

R&D 참여 및 

지원

*해외) 의류 폐기물을 자동선별 하는 연구 투자  *해

외) 의류 폐기물을 다시 원료로 생산하는 R&D 참여 

및 지원 *해외)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콜라보 연

구 프로젝트 참여 및 지원 *국내) 케미컬 회사의 프로

젝트 성 연구

세밀한 의류 

폐기물 분류 과정

*현 기술로는 기계를 통한 세밀한 분류가 불가능 *근

로자가 손수 분류 진행  *근로자 분류 교육 *재질 분

류의 한계 *세밀한 분류를 통해 재이용 세분화 가능 *

숙련된 근로자로 인해 분류의 질이 달라짐  *국내) 대

부분 수출용인 관계로 세밀한 분류 필요 없음 *국내 

분류 기준은 해외 사례에 비해 훨씬 적음 (해외 400 가

지)

CO2 감축 노력

*해외) Closed Loop 체계 접목이 곧 CO2 감축 노력의 

증거  *해외) 제로웨이스트 목표에 대해 직원 교육 실

시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사용 

절감 노력 *해외) 수거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대체 *해

외) 수거 경로의 최적화를 통해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

염원 배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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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정보의 부재 및 

투명성

*국내) 신뢰할 수 있는 의류 폐기물 통계 데이터 확보 

시급 *국내) 환경부 자료의 부정확성  *국내) 정보 공

개 의무가 없음 

*해외) 홈페이지 운영 및 자체 제작 보고서로 정보 공

개  *해외) 지역사회와 신뢰 구축 형성을 하기에 투명

한 공개 필요하다고 주장

다양한 수거 방법

*해외) 사례 기업과 패션 기업과의 협업 *해외) 의류 

매장 내에 사례 기업의 의류 수거함을 배치하고 KIOSK 

기계를 활용하여 무인으로 운영 

*해외) 의류 매장 내에 사례 기업의 수거함을 배치하여 

매장 직원 안내에 따라 운영 *해외) 협업하는 패션 기

업에 따라 해당 브랜드 의류만 폐기 가능 또는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 폐기 가능 *해외) 온라인/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수거 방법 *해외) 우체국과 협업하여 지정된 날

에 우체부가 문 앞에서 픽업  *해외) 길거리에 사례 기

업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픽업하는 방법 *해외) 지하 

수거함 (용량 확보, 안전 확보, 도시미관 확보)  *국내) 

의류 수거함이 가장 보편적이 배출 방법으로 적재되는 

양에 대한 문제 발생  *국내) 적재량 초과로 의류 수거

함 외부에 배출 경우 다분 *국내) 주거지역 근처에 설

치

 다양한 산업 및 

이해관계와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

*해외) 패션 기업 매장에 수거함 배치 (+40 개 브랜드 

협업) *해외) 택배, 우체국과 의류 폐기물 수거 방법 

협업  *해외) 폐기물 자원순환 방법에 대해 기술 개발 

연구진과 협업 *해외)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의류 폐

기물 판매 플랫폼 제공

자체적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

*해외) 정확한 목표 설정 및 감사 진행  *국내) 서울시

에서 재활용품분리배출 길라잡이에 의류 폐기물 분리

배출 요령 안내

시민 

인식 및 

참여

 사회적 환원 및 

기부

*해외) 경제적 지속 가능성 모색 후 금전적으로 사회적 

환원/기부 진행

*해외) 자선단체 기반으로 사회적 환원이 필수적 *국

내) 의류 수거업자 중 자발적으로 기부 진행 *국내) 장

애인 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우 수익금이 곧 기부 *국

내) 수거함에 들어간 의류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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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 *국내) 기부를 하지 않거나 자선단체에게 

의류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로 시민 배신감 느

낌

시민 

인식 및 

참여

보상 시스템 

(사후관리)

*국내) 특별한 보상 시스템 존재하지 않음으로 동기부

여 없음 *국내) 사전관리로 CCTV로 무단 투기 적발, 

과태료 부과  *국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일반 쓰

레기로 배출 경우 비용 발생하지만 의류 수거함을 이

용 시 공짜 *해외) 의류 매장에서 의류 수거함 이용 경

우 의류 브랜드의 할인쿠폰 제공으로 자발적으로 이용

 중고의류의 

브랜드화 및 

비쥬얼 어필

*국내) 중고의류에 대한 인식 부정적 *국내) 타인이 입

었던 옷에 대한 비위생적이고 부정적 시선 존재 *해외) 

세련된 컨셉과 룩북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적 중고의류 

브랜드 보유 *해외) 마케팅을 통해 자체적 브랜드만의 

개성 홍보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해외) 자체 중고 의류 브랜드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해외) 페스티벌 개최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중

고의류에 노출  *해외) 중고의류 구매의 접근이 용이하

여 내수시장에서 의류 폐기물 재이용 독려*국내) 의류 

수거업자, 의류 재활용업자가 바로 시민에게 판매하는 

경로는 없음

배출 가능, 

불가능 품목 인지 

여부

*국내) 배출요령에 대한 별다른 시민 교육 및 홍보 존

재하지  *국내) 의류 수거함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버림 *국내) 의류 수거함에 명시된 내용의 품목이 아니

더라도 버리는 경우 있음 (다시 들고 돌아가기 불편함) 

*해외) 배출 가능 품목 제한 없음

절도, 무단투기 

및 불법광고 

부착물

*해외) 무단투기 관련 이슈보다는 의류 수거함의 절도 

관련 이슈가 더 많음 *국내) 해외와 반대로 쓰레기 무

단투기 관련 이슈가 더 큼  *국내) 관련 처벌 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국내) 불법광고부착물로 인해 도

시미관 해치므로 시민 불편함 느낌

국내 

국민권익위원회의 

*수거 운영업체 선정방법 부재 및 투명성 미흡  *의류 

수거함 설치근거 불명확 및 사후관리 미흡 *의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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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 

정책적 

요인

권고

물 배출방법 불명확  *의류 폐기물 관련규정 명확화 

권고 *의류 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수립 권고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선정 *의류 

수거함 관련 개선방안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운영하

는 것으로 권고

폐 의류 관련 

규정 명확화

*폐의류 배출방법 관련규정 개선  *관리부서 일원화 

및 명확화

수거

과정

수거자 현황

*국내) 민간운영업체 또는 시민단체가 운영  *국내) 이

름 도용/ 하청의 하청*국내) 수거운영업체 선정방법 투

명성 제고*해외) 사례 기업의 직원 *해외) 협업하는 기

업들의 직원 (우체부, 택배기사, 매장 직원)

수거방법

*국내) 새벽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야 당일 확인해야 하

는 수거함을 모두 확인 가능 *국내) 내부가 보이지 않

아 하나씩 다 열어보아야 함 *국내) 적재량이 적기 때

문에 의류 폐기물이 하나만 있더라도 다 수거해야 됨 

*국내) 개조된 1 톤 트럭에 의류 폐기물을 담기 전에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 분류 *국내) 일반

쓰레기는 일부 마대에 담아 쓰레기 처리장에서 비용 

지불 후 처리 *국내) 쓰레기 처리장에서 무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되는 일반쓰레기 품목은 직접 구매

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수거함 옆에 "불법투기"함 *

국내) 1 톤 트럭(약 700Kg 적재 가능)이 가득 차면 외곽

에 있는 창고로 향함 

*국내)일주일에 A 또는 B 지자체 2 번 가량 방문,  하루

에 서울 외곽의 창고 2 번 방문 (하루 약 2 톤 정도 수

거) *해외) GPS 및 IoT 사용으로 수거함 적재 상황을 

미리 안내 받을 수 있음 *해외) 의류 수거함을 비워야 

되면 GPS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동선으로 이동 가능 *

해외) 25 대의 트럭이 매일 300 톤의 의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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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정리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국내와 해외 사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에서는 개별운영체계를 갖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통계자료의 가시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는 의류 수거함 

내부 센싱과 정보전달이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만 국내 

수거함의 경우 비가시화 되어 있어 의류 수거함을 열어 보기 전까지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SOEX 및 TEXAID 에서는 

멀티 수거 방식을 통해 버려지는 의류가 최대한 자원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거리의 무인 의류 수거함이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단일 수거 방식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 

의류 수거함은 해외 사례와 달리 통합수거 방식으로 실시되어 의류 및 

신발을 함께 수거하여 수거함 내 2 차오염을 발생시킨다. 이는 재이용 

및 재사용의 비중을 낮추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의류 수거함 

내부 및 주변에 투기 되는 생활 쓰레기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의류 폐기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전관리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낮은 정책운영보다는 의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는 의류 

폐기물에 대해 다른 폐기물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의류 수거함에 모인 의류 폐기물에 대해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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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의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과 시민인식의 제고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류 수거함 주변이나 내부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류 수거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현행 의류 수거함 정책에 따르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은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 있어 시민, 주관기관, 

운영업체, 재활용업체 간에 준수해야 할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거 과정 전 단계의 내재화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의류 폐기물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문에서는 의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의류 수거함을 

통해 배출하도록 개선하여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류 폐기물과 

자원순환 과정 확산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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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문가 인터뷰 

1. 1차 인터뷰 결과  

현재 지자체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와 수거업자 간의 업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로 민원 및 공지사항에 대해 협력 수거업자들과 유선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 필요 시에만 지자체별 대표 수거업자와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거업자 중 한 명은 타 지자체에서 경험한 좋은 사례나 

건의사항을 담당 공무원과 공유하는 것이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수거업자: 괜히 내가 쓸데없이 말해서 담당자들 

곤란하게 만들수도 있는 거잖아...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겠어. 나 때문에 괜히 문제 일으키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 말하기가. 그 공무원 양반들도 다 

바쁜 사람인데 뭐하러 말해. 그리고 그게 다 지자체 

마다 운영 스타일이 달라서 말하면 괜히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해관계자 쌍방향 소통의 장과 관리운영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순환형 시스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과 순환형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세부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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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원순환과 담당자 M 씨는 “서울시에서 전달받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 단계 내재화를 진행하는 것은 

계획에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과 

관련한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 상호 공유가 이뤄지면 관리운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모든 절차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운영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의류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교육이 부재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활발히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수거함에서 수거되는 의류 폐기물 양과 판매 수익금 내역 등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담당자 L 씨는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은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만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2년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해 의류 수거함 관련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인수인계를 받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 같이 협력하면” 의류 수거함을 통한 효율적 의류 

자원의 순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전문가들은 의류 수거함에 투입되는 생활 쓰레기도 문제지만, 의류 

및 신발이 같이 투입되면서 발생되는 2차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NGO 관계자 Y 씨는 다양한 수거 방법을 고민하고, 

더 적절한 모양의 수거함을 디자인하는 것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수거업자 O 씨는 의류 수거함의 경첩 사이로 비가 새는 

것을 최소화하고 수거함의 적재량이 작은 것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특히 물에 

젖은 의류는 오염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없어지므로, 비가 오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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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함의 경첩의 틈으로 비가 새서 의류가 젖거나, 적재량이 부족하여 

수거함 바깥에 놓인 의류들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거업자 O 씨: 아무리 경첩 마감을 잘한다고 해도 

쓰다보면 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작은 틈에서 

비가 똑똑 떨어지면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젖게 

되는거에요. 그럼 다 쓸모 없어지는거지. 그나마 수거함 

안에 있는건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이렇게 수거함 

꽉 차서 밖에 놓은 것들은 비오면 그냥 작살이 나는 

거에요. 그래서 비 예보가 있는 날에는 더 빨리 돌면서 

수거함을 한시라도 빨리빨리 비워줘야 되는거에요. 비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와봐...미치는거에요 그냥. 

이래서 수거업자들이 쉴 수가 없어.  

재활용 수출업 종사자 S 씨: 가끔 우리가 구매해 온 옷들 

보면 곰팡이가 슬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옷 하나가 물 

묻어 있었거나 비 맞았는데 그게 제대로 말려지지 않고 

다른 옷들하고 붙어 있으니깐 그렇게 되는거에요. 젖은 

걸레 생각해보면 되요....그럼 결국 우리는 상품성이 없는 

걸 사온 것이 되니깐 손해죠. 

재활용 수출업에 종사하는 T 씨는 수거업자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은 

수거함의 적재량이 작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지역에 추가 설치를 

하는 것보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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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수거업자 R 씨는 시민들이 의류 수거함이 “내 

집 앞에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지자체 담당자 L 씨는 새로운 

수거함을 주거지역에 하나 새롭게 추가할 때 마다 “동네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항의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지자체 담당자 L 씨: 제가 주거지역에 수거함을 새롭게 

추가하면 정말 난리가 나요. 왜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냐면서 동네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항의를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수거함 설치가 시민분들 편의를 

위해서인데 그렇게 못 느끼시는 거죠. 아무래도 

수거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수거함을 그래서 주거지역에 더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동사무소 같은 곳에 설치하면 

민원이 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활용 수출업에서 11년간 종사해온 S 씨는 의류 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은 결국 “의류 폐기물이 자원으로써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중요성 대해 시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고의류 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의류 

폐기물과 의류 수거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수거업자 R씨는 시민들이 의류 수거함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특히 생활 쓰레기를 무단 투기는 “벌을 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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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사람한테 당근을 주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자체 담당자 M 씨는 의류 수거함이 

있는 모든 곳에 CCTV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의류 수거함 관련 민원도 감소하고 시민 인식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의류 수거함 이용 및 운영이 의무가 아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에 준수해야 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별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고, 이러한 관리운영 업무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한다고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토로하였다. 재활용업 

종사자 W 씨는 의류 산업에 EPR(생산자책임제) 도입과 같은 의류 

수거함 사용 의무화와 의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재활용 가능한’ 의류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이해관계자마다 상이한 만큼 의류 폐기물 관련 

규정이 명확해질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수거업자들은 “재활용업자가 

구매해가는 품목”을 재활용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수거업자 Q 씨는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더운 나라에서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수거업자 Q 씨: 수거함에 넣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통에도 넣어도 되는거 

안되는거 써놔도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일단 갖고 

나왔는데 다시 집에 들고 가기도 귀찮고 싫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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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넣어버리더라고요. 아마 수거함 밖에 써져 있는 

이 문구도 지자체 마다 다 조금씩 다를걸요? 그래서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뭐가 재활용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면 쉬운 팁이 있어요. 본인이 동남아같은 여행 

갔을 때 이 옷이 더운 나라에서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쉽죠. 

수거업자 P 씨: 이런 겨울 파카 같은 거...이렇게 긴 

부츠... 다 쓰레기에요, 쓰레기. 우리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야. 왜긴? 재활용이 안된단 말이에요. 누가 사가 이걸? 

사람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이 뭔지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 여기 밖에 다 써놔도 안 읽어. 

재활용품 수출업 종사자는 “해외 수출 가능한 품목”이, 재활용업 

종사자는 “업사이클링이 가능하거나 재착용이 가능한 제품”이,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의류 수거함에 투입 가능한 

품목”이 ‘재활용 가능한’ 의류 폐기물이라고 하였다. 이해관계자간 

‘재활용 가능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재착용, 재활용이 혼재되어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활용 

수출업자 S 씨와 T 씨는 “국가에서 의류 폐기물 취급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희망하고 “재활용 산업 육성과 의류 폐기물 관련 

R&D 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과정 확산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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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는 앞서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류 수거함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반 구조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인터뷰 내용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을 통해 전문가 인터뷰 결과 총 3 개의 

범주와 12 개의 하위범주, 94 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축코딩을 

통해 3 가지 중심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을 통해 전문가 인터뷰를 포괄하는 핵심 범주를 선정할 수 있었다. 

(1) 개방 코딩

16명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전사하고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개방

코딩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검토 및 해체하여 연구 질문

과 관련이 있는 개념 또는 대응하는 코드를 발견하여 하위 범주로 그룹

화하여 범주화하였다. 개방 코딩 실시 결과 총 3개의 범주와 12개의 하

위범주, 94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 범주 및 하위 범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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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전문가 인터뷰 코딩의 각 범주 

 범주 하위 범주 개념

관리 
운영

 순환형 
가치사슬, 전 

단계의 내재화  

*다양한 산업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계
획 당분간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서는 지자체와 수
거업자간의 협업 증진에 대해서만 권고함 *이해자관계자 간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교육 부재 *담당 공무원은 2 년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해 깊이 있는 업무 파악 및 인수인계 어려움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 *의류 폐기물과 수거함 관련한 정
보 트래킹 필요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파트너십

*지자체는 협력 수거업자를 대상으로 소통 *소통은 주로 유
선으로 민원 및 공지사항에 대해 진행 *의류 수거함 관리운
영의 모든 절차가 개별적으로 운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필요시에만 지자체별 대표 수거업자와 대면 회의 *지자체 간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과 관련한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 상
호 공유가 가능하면 도움될 것으로 생각함 *수거업자가 타 
지자체에서 체험한 좋은 사례나 건의사항을 담당 공무원과 공
유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있음 *수거업자로부터 필요한 정
보는 서울시에서 요청 시 유선으로 수집

의류 수거함 내 
2 차 오염

*의류와 신발을 같은 수거함에 투입하여 내부에서 2차오염 
발생 *오염된 의류로 인해 다른 의류에도 오염 확산됨 *의류 
수거함 내부를 따로 세척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오염도 
발생 가능함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 다수 *의류 수거함을 열기 전까지 
무엇이 2차오염을 발생시키고 얼마나 많이 2차 오염이 되는
지 확인 불가능 *다른 쓰레기와 같이 처음부터 분리하여 배
출 필요

수거 방법의 
다양화

*의류 수거함의 적재량 초과가 빈번하게 나타남 *봄가을은 
이사철인 탓에 폐기물 배출량이 더 많이 발생 *수거함의 사
이즈가 조금만 더 커져도 적재량이 초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의류 수거함 외부에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민
원 접수도 적게 일어날 것으로 보임 *비가 오는 날에는 경첩 
사이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 젖은 의류는 재활용 제품으로 
가치가 없음 *의류 수거함의 적재량이 작은 것에서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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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문제 발생*다양한 수거 방식으로 의류를 수거하여 
최대한 모든 의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기존 의류 수
거함 외 다양한 공공장소 내에 수거함 설치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전통시장, 또는 의류 매장 내부에 설치 *주거지역 내
에 추가설치는 민원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 *수거함 별로 
어떤 종류의 옷이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확인 필요 *폐기되는 
옷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화 및 지역별로 배치된 의류 수거함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역별 특성 또한 확인 가능

의류 폐기물의 
분류 및 보관

*1톤 크기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가득 차면 경기도에 있는 
창고로 이동 *바닥에 바로 의류 폐기물을 내려놓으면 폐기물
을 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포장지 위에 적재 *개인적으
로 재활용업체를 통하지 않고 낱개별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
게 판매 *거래하는 재활용 업체에서 창고 방문 후 물건을 싣
고 감 *200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출됨 *군
복 또는 (태권도 도복과 유사한) 유니폼은 다량으로 구매해가
는 경우를 위해 따로 분류 *종류별로 큰 마대에 다 함께 포
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 열어서 판매 *언제, 얼마나 수요가 있
을지 정확히 예측이 되지 않아서 기약 없이 쌓아 놓아야 함 
*흰색 면 종류의 제품은 ‘보루’라는 공장용 걸레로 재탄생 

 
시민 
의식

의류 폐기물에 
대한 이해

*의류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인식 부족 *자원 순환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도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필요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중요성 홍보 
필요 *의류 폐기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자발적
인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필요 *폐기물 배출자 본인이 얼마
나 많은 의류 폐기물을 배출 중인지 인지하는 방법 *배출 가
능 및 불가능 품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의류 수거함
에 기재된 품목이 아니더라도 배출하는 경우 다수 

쓰레기 무단투기 
및 규제

 *의류 수거함 내부에 있는 옷을 훔쳐가는 일은 흔하지 않음 
*무단투기 같은 경우 CCTV 로 식별 가능한 경우 과태료 부
과 *관련 처벌 방법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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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잘 이행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면 훨씬 좋은 동
기부여로 작용 *강제성보다 능동적인 참여 독려 *행동경제학 
*지자체의 실정에 따른 지역화폐, 생활용품, 종량제봉투 등으
로 지급 *의류 수거함이 있는 모든 곳에 CCTV 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시민 
의식

중고 의류 
구매에 대한 

거부감

*중고의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브랜드 의류라도 중고의류는 
비위생적이라는 시선 *의류 수거함과 부정적인 기억 또는 경
험이 있는 경우 중고의류 구매를 꺼려할 가능성이 더 높음 *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하는 품목이라고 여겨 체면이 상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함 *트렌디한 새 옷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중고의류를 구매할 이유가 없음 *중고의류의 브랜드화 
필요 

법/정책

보상 및 규제의 
제도화  

*성숙한 의류 수거함 사용 및 의류 폐기물 폐기를 위한 정책 
필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성도 필
요함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시민
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보상 

의류 수거함 
이용 및 운영 

의무화  

*의무적으로 이행할 필요 없는 상황 *지자체 역량에 따라 진
행 *지자체 별 이행 방법 및 수준 상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이기 때문에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관련 테스크 이행 시 후순
위로 밀려남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강조 *수거
업체 관리운영에 더욱 투명성 확보 가능 *의류 수거 관련 가
치사슬 수립 가능 * 의류 산업에 EPR(생산자 책임제) 도입 *
의류 수거함을 통해 의무적으로 배출하도록 개선 필요 *의류 
폐기물이 폐기물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규정 필요

의류 폐기물 
관련 규정 

명확화

*폐의류 배출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의류 수거 확산을 위한 밑거름 ＊배출 방법 및 요령 광범위
함 *재활용에 대한 의미 재정립 필요 *이해관계자 마다 ‘재활
용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다름 *재활용 가능하다: 재활용 업
자가 구매해가는 품목 *재활용 가능하다: 해외 바이어에게 판
매 가능한 품목 *재활용 가능하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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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 코딩

축 코딩은 개념화된 하위 범주들 사이 간의 관계를 구조적 관계도로 

표현하여 정보간의 관계를 표현한다(권향원, 2016). 축 코딩에서 자주 

이용하는 분석도구는 패러다임 모형이며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중심현상을 둘러싼 원인과 이로 인한 결과는 어떠 한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아래 <표 4-3>와 같이 축 코딩을 통해 

3 가지 중심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수거함에 투입 가능한 품목 *재활용 가능하다: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다 *재활용 가능하다: 재착용이 가능하다 

의류 폐기물 및 
재활용 산업 

육성 

*4차 산업 기술 활용 *의류 폐기물 및 수거함 관리 시스템 
개발 *R&D 프로젝트 지원 *가치사슬 수립 *의류 자원 최대
한 확보 *신성장동력 창출 *의류 폐기물 취급 사업체 지원 *
재활용 산업 육성 *폐기물 처리 사업장 별 세분화된 규제 적
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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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축 코딩을 통한 개선 방안 범주

(3) 선택코딩

논리적 연결을 통해 모든 범주 및 자료의 포괄이 가능한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단계가 선택 코딩이다. 관련 자료 및 사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핵심 범주는 개념들의 관계를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들의 변동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며, 범주들이 통합되고 정보를 

축소화하여 중요도가 높은 핵심 코드들을 정리하여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권향원, 2016). 따라서 근거이론은 모든 범주들과 개념들이 충분히 

통합되었을 때 형성된다(Strauss et al., 1990; 전남익 외., 2010 재인용). 

범주 관계

관리운영

통합수거가 아닌 분리수거 

멀티 수거 방식으로 다양한 경로로 의류 수거 

의류 수거를 통한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전체의 통계자료의 가시적인 관리 구축

의류 수거관리 트랙킹 제도 도입

시민의식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전관리 위주의 정책운영

의류 수거함 제출 책임제 운영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의류 수거함 및 의류 폐기물에 대한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법/정책

의류 수거함 운영을 권고 형태가 아닌 의무화하는 법/정책

의류 수거 확산을 위한 법/정책

성숙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법/정책

의류 수거 밸류체인 관련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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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포괄하는 핵심 범주로는 ‘관리운영 측면, 시민의식 측면, 

정책 측면에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 필요’를 

선정하였다. 특정 부분에 대한 보완과 관심만으로는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위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을 달성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류 수거함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 및 

보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폐기된 의류의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 인터뷰 결과 

(1) 리커트 척도

이 연구는 첫째, 문헌고찰, 사례 현황 분석, 참여 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둘째, 제안한 개선 방안의 정합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개선 방안의 실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커트 5 점 척도를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을 측정하고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Cabrera et al., 2008). 김기삼(2018)은 리커트 

척도가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응답을 물어보는 척도로써 제시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수치화 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리커트의 5 점 척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김광민, 2011). 5 점 척도의 경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정도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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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의 기각과 채택 

여부는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 모두 2.5 점 이상인 항목은 채택하였고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항목은 기각하였다. 아래 <표 4-4>는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위해 제시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요성 및 실행 가능성 평가 결과이다. 리커트 5 점 척도 

평가지는 부록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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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리커트 5 점 척도 전문가 개선방안 평가

범

주
질문내용(개선안)

전문가 점수

중요성
실행

가능성

관

리

운

영 

1. 2 차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의류 및 신발을 각각 분리된 수

거함에 수거하기 
3.8 1.7

2. 기존 의류 수거함 사이즈(수거 용량)를 개선 (예. 사이즈 

확대, 지하 의류 수거함 제작) 
4.3 2.3

3. 기존 거리 의류 수거함 외 다양한 공공장소 내에 설치 

(예.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전통시장, 또는 의류 매장안)
4.4 2.8

4. 기존의 시민이 거리 무인 의류 수거함에 의류 폐기물 투

입 방식 외 택배사 또는 우체국 등과 협업하여 기존 픽업 루

트를 이용하여 의류 폐기물 픽업 시스템 도입 (월 1 회 지정

된 기간에 문 앞에 지정된 봉투에 넣어 두면 수거해가는 방

식)

2.9 2.1

5. 수거함 별 어떤 종류의 옷이 얼만큼 배출되었는지 확인하

여 매달 해당 내용 취합 (폐기되는 옷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

화 및 지역별 배치된 의류 수거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역별 특성 또한 확인 가능)

2.4 1.3

6. 의류 수거업자는 매달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되는 수거량

과 판매 수익금 사용처 및 기부처를 지자체에 보고하여 투명

한 통계 및 회계 시스템 구축

4.4 3.0

7.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과 같이 

RFID 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수거함을 사용하도록 하기. 카드 

사용으로 인해 누가 얼마나 배출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며, 의

류 수거함 업자가 각 수거함 별 수거량(무게)를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음. 

3.4 2.3

8. 의류 수거함 내에 얼마나 의류 폐기물이 적재되었는지 투

입량을 알 수 있는 시스템 탑재 (예. IoT 쓰레기 통) 
3.5 2.4

9. 의류 수거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및 순환형 시스템 전 

단계의 내재화 (예. 이해관계자 쌍방향 소통의 장 마련 및 관

리운영 평가 및 의견/피드백을 취합)

4.4 3.9

10.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리 운

영 방식 공유
3.8 3.8

11. 의류 수거함 및 의류 폐기물 관리운영의 궁극적인 목표

가 의류 자원의 순환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 또는 
3.9 4.0



- 91 -

반년에 한번 의류 수거함 및 의류 폐기물 관리운영 관련 지

자체별 보고서를 발간

시

민

의

식

1. 지자체별 재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해 수거함 및 폐기물 관

련 홍보강화 및 교육 추진
4.2 3.8

2. 재사용 가능한 의류 폐기물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의류 

폐기물을 구분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2 가지 종류

로 배치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예. 의류 수거함과 

의류 쓰레기통) 

3.0 2.1

3.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과 같이 

RFID 카드와 수거함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누가 얼마

나, 무엇을 배출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의류 폐기물 배출량 추이와 의류 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지도 상승 가능. 

2.7 1.7

4. 보상/인센티브 도입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식 정착 도모 1: 

리테일 (마트, 의류 매장, 전통시장 등) 매장에 있는 의류 수

거함/스테이션을 이용할 때 의류 폐기물의 퀄리티와 무게 단

위에 따른 지역화폐 지급

4.1 3.5

5. 보상/ 인센티브 도입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식 정착 도모 2: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여 의류 폐기물 배출 시 RFID 카드 등

을 이용해 본인의 에코마일리지 적립 및 자원순환 참여 활동 

기록 

3.1 2.4

법

정

책

1. 폐의류 배출방법을 의류 수거함을 통해 권고가 아닌 의무

적으로 배출하도록 개선하여 폐기물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함

4.6 3.8

2. 의류 폐기물과 관련한 "재활용"에 대한 의미 재정립 및 

의류 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재정

립

4.1 3.0

3. 의류 산업의 EPR(생산자책임제) 도입 3.6 2.0

4. 시민, 주관기관 및 운영업체의 의류 수거함을 통한 의류 

자원순환 전단계 내재화를 위한 제도/체계마련.
3.6 3.4

5. 의류 수거/재이용을 위한 정책을 권고에서 인센티브 시스

템으로 전환하여 시민의식을 제고.
3.4 2.4

6. 의류 폐기물 취급 사업체와 재활용 산업 육성 및 4 차 산

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의류 폐기물/수거함 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3.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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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운영 개선방안 평가

관리운영 자체와 관련하여 제안된 개선 방안은 총 11 개였으며, 그 

중 중요성이 2.5 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은 1 개, 실행 가능성이 2.5 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은 7 개였다. 제안된 관리운영 개선 방안은 평균 

3.7 점으로 평가되었고 실행 가능성은 평균 2.7 점으로 평가되어 

관리운영 개선방안의 중요도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거되는 의류 폐기물의 2 차 오염을 최소화하여 재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두 가지 방안들의 중요성을 각각 3.8 과 4.3 점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혐오 대상으로 인지하고 철거 요청 민원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추가 

설치나 수거함의 사이즈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더불어 수거함의 사이즈 확대는 도로 점거를 야기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 수거함 설치는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사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 및 

높은 공사 비용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수거방식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장소에 

추가적인 의류 수거함 설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중요성 4.4 점)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수거함을 설치함으로 

의류 자원을 최대한으로 수거하고 소각 또는 매립양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택가가 아닌 곳에 

설치함으로 주민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택배 배송서비스업을 이용한 문 앞 의류 폐기물 픽업 서비스는 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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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필요한 관계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의류 수거함에 수거되는 의류 폐기물량과 관련된 통계 시스템과 

판매 수익금 현황 및 사내역에 대한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은 

평균 3.4 점으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수거함 별로 투입된 의류의 

양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탑재되면 의류 수거함으로 

배출되는 가정 의류 폐기물량과 수거함의 적재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수거업자의 동선을 최적화하여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의류 수거함의 적재량이 수거업자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면 의류 수거함의 적재량 초과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류 수거함을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의류 수거업자가 매달 수거되는 의류 

폐기물의 양과 판매 수익금 기부 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하여 투명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류 자원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들 모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리커트 척도 측정 결과 3.8 점 이상의 중요도 및 실행 

가능성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피드백을 

취합하고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리운영 방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의류 수거함을 

매개체로 한 효율적인 의류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분기 또는 반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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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씩 지자체별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3) 시민의식 개선방안 평가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관련된 개선 

방안은 총 5 개가 도출되었고 그 중 실행 가능성이 2.5 점 이하로 평가된 

개선 방안은 총 2 개였다. 중요성은 모두 2.5 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균 3.4 점이 부여되었고 실행가능성은 관리운영 개선방안과 

마찬가지로 평균 2.7 점으로 평가되었다. 

의류 수거함은 가정용 의류 자원을 재이용하기 위해 주거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의류 수거함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라는 인식과 더불어 쓰레기가 주변과 내부에 투기됨에 따라 

‘혐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오염물질이 있는 의류를 함께 

수거함에 투입하여 수거함 내에서 2 차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의류 수거함 이용 방법 및 의류 

폐기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시민들이 의류 폐기물을 재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자발적으로 구분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2 가지의 수거함을 배치하는 

것과 RFID 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수거함 사용자별 배출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모두 기각되었다. 전문가들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사용 가능과 불가능을 구별해서 분리배출을 한다면 재활용 

업체에서도 의류 폐기물을 분류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발적인 선진 수준의 분리배출은 시민 교육과 의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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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방법 홍보가 강화가 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앞서 

다루어진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수거함 개수를 늘리는 것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거함에 RFID 와 

카메라 부착 등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는 것은 최근에 새롭게 수거함을 

단장한 점과 기술 도입에 있어 발생할 비용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하지만 리테일 매장에 배치된 

의류 수거함 및 스테이션에서 배출하는 의류 폐기물의 퀄리티 및 무게 

단위에 따른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보상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은 높게 평가되었다. 전문가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을 사전관리 

위주로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와 질 좋은 의류 

자원을 수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RFID 카드를 사용하여 의류 

폐기물을 배출할 시 에코마일리지 적립 및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남는 것은 기술 및 비용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4) 법·정책 개선방안 평가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법·정책과 관련된 6 개의 

개선 방안은 모두 2.5 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균 3.9 점이 부여되어 

관리운영과 시민의식 제고 관련 개선 방안보다 개선되어야 할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가능성도 평균 2.9 점으로 평가되어 

관리운영과 시민의식 보완 방안보다 0.2 점 높았지만, 두 개의 범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류 폐기물의 배출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이 운영하는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라는 권고로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류 수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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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의무적으로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모든 개선안 중 해당 개선 방안이 4.6 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성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의류 수거함과 의류 폐기물 관련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류 폐기물과 관련한 ‘재활용’의 

의미 및 의류 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류 

재이용을 위한 의류 수거함 개선 방안으로 의류 폐기물 ‘재활용’의 

의미와 배출 가능한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의류 산업의 EPR 도입은 

중요하지만 현재 의류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인 관심도가 

낮은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빠르게 자리잡고 좋은 퀄리티의 의류 

자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예산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적인 시행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로 

전문가들은 수거함을 매개체로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자원순환 전 

단계 내재화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의류 폐기물 취급 사업체, 재활용 산업 육성, 신기술을 

활용한 의류 수거함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적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선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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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운영 개선방안 최종 결과 

아래 <표 4-5>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방안이다. ‘관리운영’ 범주에서는 총 5 개의 개선 방안이, 

‘시민의식’에서는 총 2 개의, ‘법·정책’에서는 4 개의 개선 방안이 

각 범주 별 중요성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중요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실현 가능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개선 방안 중 

중요성이 유달리 높거나 낮은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각 범주 별 

평균 중요도가 4.1 점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각 범주 별 방안 실현 

가능성 점수는 평균 3 점대 초중반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의류 수거함이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체로써 개선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 ‘시민의식’, 

‘법·정책’ 부분에서 통합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시민의식’범주보다‘관리운영’과 ‘법·정책’ 범주에서 더 

많은 개선 방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국내 의류 수거함을 통해 가정용 

의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운영 매뉴얼이 선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제시된 방안을 바탕으로 의류 수거함 및 폐기물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취급하는 수거업자와 재사용·재활용업자, 지자체 및 서울시 자원순환 

관계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98 -

<표 4-5> 개선방안 최종 채택 안 

범

주
최종 개선안

전문가 점수

중요성
실현

가능성

관

리

운

영

의류 수거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및 순환형 시스템 전 단

계의 내재화 (예. 이해관계자 쌍방향 소통의 장 마련 및 관

리운영 평가 및 의견/피드백을 취합)

4.4 3.9

의류 수거업자는 매달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되는 수거량과 

판매 수익금 사용처 및 기부처를 지자체에 보고하여 투명한 

통계 및 회계 시스템 구축

4.4 3.0

기존 거리 의류 수거함 외 다양한 공공장소 내에 설치 (예.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전통시장, 마트)
4.4 2.8

의류 수거함 및 의류 폐기물 관리운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류 자원의 순환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 또는 

반년에 한번 의류 수거함 및 의류 폐기물 관리운영 관련 지

자체별 보고서를 발간

3.9 4.0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리 운영 

방식 공유
3.8 3.8

시

민

의

식

지자체별 재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해 홍보강화 및 교육 추진 4.2 3.8

보상/인센티브 도입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식 정착 도모 1: 

리테일 (마트, 의류 매장, 전통시장 등) 매장에 있는 의류 

수거함/스테이션을 이용할 때 의류 폐기물의 퀄리티와 무게 

단위에 따른 지역화폐 지급

4.1 3.5

법

정

책

폐의류 배출방법을 의류 수거함을 통해 권고가 아닌 의무적

으로 배출하도록 개선하여 폐기물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함

4.6 3.8

의류 폐기물과 관련한 "재활용"에 대한 의미 재정립 및 의

류 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재정

립

4.1 3.0

의류 폐기물 취급 사업체와 재활용 산업 육성과 4 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의류 폐기물/수거함 관리 시스템 개발 
3.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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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시민, 주관기관 및 운영업체의 전단계 내재화를 위한 제도/

체계마련.
3.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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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그동안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발달은 전세계적 의류 소비량의 

증가와 사용률의 감소를 가져왔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다소비를 부추기

며 직선형 패션 공급망의 주기를 더욱 단축하여 결국 의류 폐기물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의류 폐기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

은 의류 수거함을 통한 배출인데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된 국내 의류 폐

기물의 8~90%가 제 3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은 의류 폐기물 처리

를 해외 수출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중고 의류 수출 증가로 수

입국에서 중국의 폐기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 중고의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의류 폐기물이 내수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재이용해야 되는 자원순환 시대가 도래한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은 의류 폐기물의 활발

한 재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의

류 폐기물 및 수거함의 관리운영 시스템의 실태를 밝히고 연관된 문제점

과 그에 대한 개선점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상정

하였다. 첫째, 국내 가정용 의류 폐기물 재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둘째 서울시의 의류 수거

함 관리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의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해당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해외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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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실태와 보완점

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 고찰, 사례분석, 참여관찰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택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와 국내의 의류 수거함 운

영관리에서 수준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

운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코

딩을 통해 정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리운영 개선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검증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통해 도출한 개선

점의 가능성과 중요도로 검토하여 최종 개선점을 확정 지었다. 이 연구

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지자체 A와 B에서 의류 수거함을 이용해본 시민

과 의류 수거와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행위자들이다. 인터뷰를 통해 수

집된 정보에 근거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코딩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와 시민의 의류 폐기물 자

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의류 수거함의 통합적 관리체계 부

재, 권고 수준의 의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 등 문제점이 다양한 요인들

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코딩을 통해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문제점은 시민의식, 관리운영, 법·정책의 

3가지로 범주화하여 개선점을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범주내 제시

된 개선 방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다.

첫째, 의류 수거함과 의류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류 수거함 주변에 무단으로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일은 현재 굉장히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며 지자체 담당자에 따르

면 이와 관련하여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건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의류 수거함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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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동물을 유기하거나 동물의 사체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류 수거함 근처에 CCTV를 설치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관

련 과태료 안내문을 부착하여도 여전히 시민들은 의류 수거함을 일반 쓰

레기통으로 취급하고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류 수거함과 의류 폐기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는 지자체별 재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의류 수거함과 폐기

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실행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개선 방안으로 채택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에

서는 소매 매장에서 의류 폐기물의 퀄리티와 무게 단위별로 따라 지역화

폐를 지급하는 보상 및 인센티브 도입도 중요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류 수거함의 역할과 관리운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원순환

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 관리운영 관련 지자체 보고서 제작과 지자체 

간 파트너십을 통해 관리운영 방식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으며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관한 

통합적 운영체계가 없으며 순환형 시스템이 전단계에 내재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의류 수거와 폐기물 관련 이해관계자들 입장

에서는 의류 수거함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으며 의류 폐기물

의 효율적인 재이용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

서 전문가들은 의류 수거의 통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순환형 시스템 

전단계의 내재화가 관리운영 개선 방안 중 가장 중요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의류 폐기물의 수익 및 발생량 등 수거

함 관련 통계자료 구축이 미흡한 만큼 지자체에 수익금과 가정용 의류 

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통계자료가 대해 명확히 취합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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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류 자원을 확보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류 폐기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의류 수거함을 통해 의류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하도

록 하여 의류 자원이 폐기물화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재이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류 수거함 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의류 폐기물의 재이용 촉진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시민, 주관기관 및 운영업체의 전단계 내재화를 위한 제

도와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의류 폐기물 취급 사업체와 재활용 산업 육

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이해관계들 

간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바가 다르

고 의류 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재활용 가능 품목”의 기준 근거가 명

확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순환자원화를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류 폐기물과 수거함 관련 “재활용"의 의미를 재정

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 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 연구에서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위해 의류 수거함 관

리운영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시민의식’, ’관리운영’, ‘법·정책’ 

방안들은 각 범주 별 평균 중요도가 4점대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지자체와 서울시, 의류 폐기물 취급 사업자, 시민사회가 모두 현 문

제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 및 협조하는 것이 필요함을 뜻한

다. 따라서 의류 수거함이 효율적인 의류 자원의 재이용 촉진 매개체가 

되도록 세 가지 개선 방안 범주가 통합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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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의의와 시사점

이 연구는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해 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의류 폐기물을 가장 보편적으로 폐기하는 수단인 국내 의

류 수거함을 집중하여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들

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개선 방안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와 시

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가하는 의류 소비량에 따른 의류 폐기물의 양도 전세계적

으로 2015년 9,200만 톤에서 2030년 1억4,800만 톤으로 연평균 3.2% 증

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류 폐기물 재이용과 재이용 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WECOS, 2019). 또한, 김두한(2013)과 강여선(2013)의 연구에서 

의류 수거함이 가장 대중적인 가정용 의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라는 것

을 밝혔고, 이 연구에서도 시민들이 의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해 보편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의류 수거함은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의 가장 핵심적인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류 수거함이 작은 영역일 수 있으나,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재이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이다. 예를 들어, 해외로 국내 의류 폐기물을 수출

하는 업체, 재활용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의류 폐기물을 기부 받는 사

회단체 모두는 의류 수거함을 거친 의류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다. 의류 

수거함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의류 폐기물의 배출 방

법이지만 의류 수거함의 사용 현황, 관리운영,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의류 수거함 관

리운영 관련 실증적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가 이러한 맥

락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으로 선행연구가 부족한 영역을 다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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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첫 연구인만큼 여전히 관련 연구들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의류 수거함 관련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만큼 이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박훈(2019)의 연구에서는 의류 수거

함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국내 수거함의 관리운영에서 무분별한 설치 및 

쓰레기 무단 투기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사례를 조사한 후 근거이론을 바

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의류 수거함의 문

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점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후반에 활용하여 

양적 방법을 혼합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했고 개선 방안 요인들을 보

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 재이용을 위한 의류 수거

함 관리운영은 법·정책 및 제도, 시민의식, 관리운영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밝히고 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한 데에 실천적 의의가 있다. 기

존 문헌에서는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 또는 제시를 하고 있다(권익위원회, 2016; 박훈, 2019). 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수거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에 대한 최초의 실증 연구로 개선방안

을 세 가지 틀로 범주화하여 다방면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의류 

수거함을 통한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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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문가가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

선 방안의 각 실행방법에 대한 실행 가능성 및 중요도를 확인하여 개선 

방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을 

실행하거나 정립하는 데 기초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므

로 폐기물로 버려지는 의류를 자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재이용하여 폐

기물 발생을 감량하고 나아가 자원순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

성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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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의류 수거함이나 의류 폐기물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비

자의 소비의식과 패션상품의 업사이클링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

었다. 이 논문은 많이 탐색되지 않았던 국내 의류 수거함의 현황 및 관

리운영의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않아 관련 논문이나 문헌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의류 수거함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부분에서 시민

과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 그리고 권고위와 언론 보도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과 관련한 첫 연구인만

큼 양적 데이터 기반의 자료보다는 현장의 소리와 문헌 자료를 중점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은 의류 수거 및 폐기물 자원순환 

활동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은 전체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이다. 의류 수

거 및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은 수가 

한정적인 관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히 생각하

고 인터뷰 참여로 인해 본인과 소속 집단에 해로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

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더불어 전문가 중 정부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 있는 부서 순환으로 인해 의류 수거함과 의류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

여 깊게 관여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전문가를 통해 얻은 자료는 공식화되거나 편향적인 입장일 수

도 있다. 향후 연구 참여자들을 확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양적 분

석을 통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이 현재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시간적인 한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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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한다. 이 연구가 최초로 국내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연구한 탐색적 의의가 있지만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로 연구의 깊이에 한

계가 존재한다.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방안이 도입의 대한 실효성에 

대한 고찰과 의류 폐기물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은 후속 

연구에서 더욱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내 의류 수거함 및 의류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층적이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각도에서 심도 있는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융복합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자원순환경제 실현의 맥락에서 의류 폐기물 관리 방

안에 대한 연구도 향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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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해외 및 국내 의류 폐기물의 연간 1인당 평균 배출량 

l 해외 연평균 1인당 의류 폐기물 배출량(Kg) 산출 

(매년 전세계 의류 폐기물 발생량(Beall, 2020) / 2020년 전세계 인구
(PRB, 2020))*1000Kg 

= (92,000,000 / 7,800,000,000) *1000Kg

l 국내 연평균 1인당 의류 폐기물 배출량(Kg) 산출 

{(일일 가정 의류 폐기물 배출량(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
황’) * 365)/ 2020년 대한민국 인구(KOSIS 국가통계포털, 2020)} * 
1000Kg

= {(181.7 * 365) / 51,821,669} * 1000Kg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7~2018) 

국내 의류 폐기물 수거량 및 처리 방법별 배출량  단위: 톤/일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정 생활폐기물 122.0 149.8 160.6 175.5 189.4 182.0

사업장 생활폐기물 3.5 11.8 11.0 10.5 8.3 11.9

총계 125.5 161.6 171.6 186.0 197.7 193.9

매립 0.0 0.0 0.0 0.0 0.0 0.0

소각 0.0 0.0 0.0 0.0 0.0 0.0

재활용 125.5 161.6 171.6 186.0 197.7 193.9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정 생활폐기물 126.9 203.7 146.3 160.8 178.2 181.7

사업장 생활폐기물 11.9 10.2 8.1 5.0 15.0 11.6

총계 138.8 213.9 154.4 165.8 193.2 193.3

매립 0.0 0.0 0.0 0.0 0.0 0.0

소각 0.0 0.0 0.0 0.0 0.0 0.0

재활용 138.8 213.9 154.4 165.8 193.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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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리커트 5점 척도 평가지 

범
주 질문내용(개선안)

점수
중요성 실행가능성

관
리
운
영 

1. 2차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의류 및 신발을 
각각 분리된 수거함에 수거하기 

5 4 3 2 1 5 4 3 2 1

2. 기존 의류 수거함 사이즈(수거 용량)를 개
선 (예. 사이즈 확대, 지하 의류 수거함 제작) 

5 4 3 2 1 5 4 3 2 1

3. 기존 거리 의류 수거함 외 다양한 공공장
소 내에 설치 (예.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전
통시장, 또는 의류 매장안)

5 4 3 2 1 5 4 3 2 1

4. 기존의 시민이 거리 무인 의류 수거함에 
의류 폐기물 투입 방식 외 택배사나 우체국 
등과 협업하여 기존 픽업 루트를 이용하여 
의류 폐기물 픽업 시스템 도입 (월 1회 지정
된 기간에 문 앞에 지정된 봉투에 넣어 두면 
수거해가는 방식)

5 4 3 2 1 5 4 3 2 1

5. 수거함 별 어떤 종류의 옷이 얼마나 배출
되었는지 확인하여 매달 해당 내용 취합 (폐
기되는 옷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화 및 지역
별 배치된 의류 수거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
는지와 지역별 특성 확인 가능)

5 4 3 2 1 5 4 3 2 1

6. 의류 수거업자가 매달 의류 수거함에서 수
거되는 수거량과 판매 수익금 사용처 및 기
부처를 지자체에 보고하여 투명한 시스템 및 
통계 시스템 구축

5 4 3 2 1 5 4 3 2 1

7.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
는 것과 같이 RFID 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수
거함을 사용하도록 하기. 카드 사용으로 인해 
누가 얼마나 배출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며, 의
류 수거함 업자가 각 수거함 별 수거량(무게)
를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음. 

5 4 3 2 1 5 4 3 2 1

8. 의류 수거함 내에 얼마나 의류 폐기물이 
투입되었는지 투입량을 알 수 있는 내부 시
스템 탑재 (예. IoT 쓰레기통) 

5 4 3 2 1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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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류 수거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및 순
환형 시스템 전 단계의 내재화 (예. 이해관계
자 쌍방향 소통의 장 마련 및 관리운영 평가 
및 의견/피드백을 취합)

5 4 3 2 1 5 4 3 2 1

10.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관리 운영 방식 공유

5 4 3 2 1 5 4 3 2 1

11. 의류 수거함 및 의류 폐기물 관리운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류 자원의 순환이라는 것
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 분기 또는 반년에 한
번씩 의류 수거함 및 의류 폐기물 관리운영 
관련 지자체별 보고서를 제작 

5 4 3 2 1 5 4 3 2 1

시
민
의
식

1. 지자체별 재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해 수거함 
및 폐기물 관련 홍보 강화 및 교육 추진

5 4 3 2 1 5 4 3 2 1

2. 재사용 가능한 의류 폐기물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의류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두 가지 종류를 배치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예. 의류 수거
함과 의류 쓰레기통) 

5 4 3 2 1 5 4 3 2 1

3.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
는 것과 같이 RFID 카드와 수거함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누가 얼마나 무엇을 배출
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의류 폐기물 배출량 추이와 의류 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지도 상승 가능. 

5 4 3 2 1 5 4 3 2 1

4. 보상/인센티브 도입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식 정착 도모1: 리테일 (마트, 의류 매장, 전
통시장 등) 매장 내 의류 수거함/스테이션을 
이용할 때 의류 폐기물의 양과 질에 따른 지
역화폐 지급

5 4 3 2 1 5 4 3 2 1

5. 보상/인센티브 도입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식 정착 도모2: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여 의류 
폐기물 배출 시 RFID 카드 등을 이용해 본인
의 에코마일리지 적립 및 자원순환 참여 활
동 기록

5 4 3 2 1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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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책

1. 권고문에서 폐의류 배출방법을 의류 수거
함을 통해 의무적으로 배출하도록 개선하여 
폐기물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
적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5 4 3 2 1 5 4 3 2 1

2. 의류 폐기물과 관련한 "재활용"에 대한 의
미 재정립 및 의류 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재정립

5 4 3 2 1 5 4 3 2 1

3. 의류 산업의 EPR(생산자책임제) 도입 5 4 3 2 1 5 4 3 2 1

4. 시민, 주관기관 및 운영업체의 의류 수거
함을 통한 의류 자원순환 전단계 내재화를 
위한 제도/체계마련.

5 4 3 2 1 5 4 3 2 1

5. 의류 수거/재이용을 위한 정책을 권고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민의식을 
제고.

5 4 3 2 1 5 4 3 2 1

6. 의류 폐기물 취급 사업체와 재활용 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의류 
폐기물/수거함 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으로 신
성장동력 창출

5 4 3 2 1 5 4 3 2 1

설문 응답 요령 : 
중요성 :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및 의류 폐기물 자원순환화 개선에 있어 해당 항목의 중요한 정
도
실현가능성 : 제안한 개선 방안의 항목이 실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도
5점 척도의 경우‘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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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s to Improv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lothing Collection Boxes for

Efficient Household Clothing

Waste Reutilization

Na Yeon Kil

Dept. of Environmetal Plan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 efficient reutilization system

for household clothing waste by exami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hereby M&O) of the clothing collection box in Korea, as

based on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This study carries

significance as the first empirical study of the corresponding issue in

the nation, for the first time compiling the perspectives of various

Korean stakeholder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clothing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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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M&O as well as offer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clothing collection box M&O systems.

This study first derived current issues and problems of said

clothing boxes through literature review, citizen interviews, case

analysis in Seoul and overseas,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and exhaustive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clothing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this study sought

suggestions for progressive M&O of collection boxes in Korea. The

experts in the field then reviewed and selected the final improvement

plan.

The data collection method of this study consisted of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This study firstly suggested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guide

for M&O of the clothing collection box through data collection.

Secondly, a review was conducted on the convergence of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inally,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improvement plan.

This study classified the domestic collection bi management

improvement plan into three types by a coding proces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developed by B. Glasser and A. Straus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cted data was categorized and classifi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ree types of measures to improve

the M&O of clothing collection boxes: M&O, citizen awareness, and

law and policy. Experts in clothing collection management and

recycling of clothing waste resources evaluated the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improvement measures for clothing collection M&O in

Korea using the Likert 5-point Scal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score,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for the management of

the clothing collection box was reviewed as valid, and th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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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the criteria score were rejected.

This study identifies the policy improvements and

supplementation points to the domestic clothing collection box M&O

and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has exploratory

significance as the first study on the M&O of domestic clothing

collection boxes and improvement plan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f in-depth analysis due to insufficient prior research. In

addition, although the participants of expert interviews are presumed

to hold representative knowledge regarding subjects of clothing

collection boxes and clothing waste recycling activities,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m may be biased. Furthermore,

without actual results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clothing collection box M&O of the clothing collection boxes, there is

a question of the realizability of the suggested solutions. Therefore,

although this study has an exploratory significance in studying ways

to improve the M&O of clothing collection box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icacy of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follow-up research to increase the reutilization rate of clothing waste

in Korea. Moreover, future research requires a longitudinal

cross-sectional study on clothing waste M&O and a multi discussion

of its solu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Keywords : Clothing collection box, clothing waste, reutiliz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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