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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문

미래는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참여와 리더십 없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열정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족, 공동
체, 사회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이러한 진취성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청년들
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중심에 와야 
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환경 문제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현명하지 않은 자연 
자원의 사용, 만연한 과소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 보호는 환경 보호론자들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직감한 청년들이 앞장서서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

니다. 

UNEP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기울이는 노력을 독려합니다. 저희는 지구촌 청년 챔피언(Young Champions 
of the Earth), 아태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챌린지(Asia Pacific Low Carbon Lifestyles challenge)와 같은 상을 수여하여 
청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의 권리를 높여 변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수상자들의 창의성과 수평

적 사고는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 전망보
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Global Environment Outlook for Youth, Asia Pacific)이 기획되었습니다. 이 간행물은 환경 
분야에 이력을 가지지 않은 청년 및 젊은 전문가들에게 현재의 환경적 문제 상황에 대해 폭넓고 명확한 정보를 제
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적이고 까다로운 과학 출판물들과 다르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낮은 

연령의 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청년들이 환경 관련 주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이를 다시
퍼뜨릴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사 결정자들이 청년을 지지하고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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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지구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청년들은 도전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천연자원은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

할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목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여정의 지침으로서, 2015년 193개 유엔 회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합의했다. 이 포괄적이고 야심찬 세계적 계획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 경

제적으로 발전하려면 건강한 지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 

230가지 지표를 서술하고 있다. 유엔은 세계 지도자,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2015년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작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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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 1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 상황과 청년들이 이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

한 역할을 상세히 기술한다.

• 2장은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과 건강한 생태계가 우리의 생존과 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3장은 점차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식량안보, 잘못된 쓰레기 관리 등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또한, 환경 보호와 경제 개발 간의 균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 4장은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을 다루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
한다.

• 5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이 간행물을 위

해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유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청년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이와 같은 세계적인 움직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지

속가능발전목표는 청년들의 개인적인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날의 청년들은 기업과 산업, 과학과 기술, 정부, 그리고 교육 분야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힘차고 활동적이며 

열정적인 청년들은 미래에 변화를 일으킬 핵심적인 인재들이다. 가족의 미래를 지킬 뿐 아니라 번영과 기회, 복지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환경 보고서

이 보고서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등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3가지 주요 주제, 즉 자연환경, 인간 건강, 그리고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에 대한 청년들의 지식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 이슈,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를 촉진 시키고자 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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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행물의 또 다른 야심찬 목표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연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인간 건강을 향상시키

며, 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행동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환경 문제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간행물은 이러한 문제들이 어

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청년들이 왜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를 다룬다.

"이해해야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관심을 가져야만 도울 수 있다. 도와야만 도움받을 수 있다."

제인 구달(Jane Goodall), 유엔 평화대사(UN Messenger of Peace), 영장류학자 및 인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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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한 이래로 젊고 상냥한 어머니 지구는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인간을 양육해왔다. 

시간이 흐르며 인간의 지능이 발전했고 과학 기술이 진보하며 환경이 악화되었다. 더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

해 인간은 어머니 지구의 자원을 끊임없이 가져갔다.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 지구는 점점 늙고 주름져 갔으

며 검은 머리는 하얗게 변했다. 결국 어머니 지구는 인간의 착취를 버틸 수 없었고 폐(산림), 피(바다), 신장

(습지)이 크게 손상되어 앓아눕게 되었다.

쇠약해진 어머니 지구를 보며 인간은 자신의 지난 행동을 반성했다. 그리고 어머니 지구를 구하기 위한 긍

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구의 건강이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히 회복되었다. 인간들은 말했

다.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준 어머니 지구를 이제는 우리가 보살필 차례입니다."

환경을 돌보는 스튜어드십(stewardship)은 장기적인 헌신을 필요로 한다. 단 하나뿐인 우리의 행성을 지키

기 위해 가정, 지역사회,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러스트 및 이야기 출처: 

탕저런(Tang Zheren)

1

4

2

5

3

그림 2. 어머니 지구와 우리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31장. 우리의 지구, 우리의 이야기

1.1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 행동하라!

인간의 생존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

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그러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

이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

난화, 도시 오염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패턴으로 인한 식량과 물 부족, 200년 전 산업혁

명부터 시작된 인간의 개발로 인해 초래된 생물종 멸종

과 생물다양성 감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들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

으며, 환경 파괴와 관련된 사망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여러 위협적인 환경 문제가 있

다. 여기에는 대기 및 수질 오염, 산림 벌채 및 생물다

양성의 감소, 급격한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식량 부족, 

빈번해진 기상 이변, 잘못된 쓰레기 관리 등이 포함된

다. 그러나 우리가 친환경적 행동과 지속 가능한 삶의 

선택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낮출 수 있다.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

회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환경적으로 긍

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역량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1.2 도전을 극복하고 잠재력 발휘하기

41개 국가로 이루어진(UNEP 2016)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은 매우 다양한 문화, 민족, 경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

다. 이 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면적

은 지구 육지 크기의 30%만을 차지하지만 전 세계 인

구의 60%를 부양하고 있다(UNEP 2016). 

지난 5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인구와 경제력(IMF 

2018)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역내 여러 국가

의 삶의 질 또한 괄목할 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지역의 자연자원과 취약한 지역사회를 희생시

켜 이루어졌다. 그림 3에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전 세계 청년의 거의 절반이 아시아 태평양에 살고 있

는(UN-DESA 2017) 상황에서, 이들이 가져올 혁명적 변

화는 시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싸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역 청년

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영향력 

있는 구성원으로 긍정적인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

도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모든 청년들은 범지구적 환

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적, 세계적 변화를 추구하

는 스튜어드십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그들 자신

과 미래 세대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Brundlant 1987).

1.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들의 중요성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은 지구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리고 그 관심과 책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

은 현재의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 세대보다 

더 긴 기대 수명과 함께, 오늘날의 청년들은 앞으로 오

랫동안 살아가야 할 환경이 심각히 파괴되어 삶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청년들은 오래된 것을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실천하는 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Hughes et al. 2018)

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전체 산호의 3분의 1을 잃었다

(Hughes et al. 2018).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재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

이다. 2015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44건의 재해 가운데 

47%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UNESCAP 2016).

4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산림(7억 4,000만 ha), 그리고 생물다양성

이 풍부한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FSC

Asia Pacific Blog 2018).

태평양 지역 내 15개 도서국가 사이의 배

타적 경제수역과 공해(high sea)는 세계 최

대의 생태보전지역과 다름없다

2017).

2016년에 발생한

시골에서 도시로 이루어

지는 대규모 인구이동은 

성장을 발생시켰다. 아시

아의 도시 인구는 2050년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UN 2018).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990년대 초에서 2010년 

한 지역이다(UNESCAP 

2018).

아시아의 인구가 전 세계 

1인당 

연간 3,920m3), 상당한 건

태평양 지역이 전세계 

대한 극심한 경쟁 지역 내 

안보

 것이다(UN, 2018).

지역은 전 

배출량의 33%을 배출했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전 세

계 배출량의 45%를 배출하

게 될 것이다(ADB 2012; 

Dixon 2016).

했다. 재해로 인한 재산, 농

작물, 가축의 피해는 1970년

에서 2015년 사이 연간 520

억 달러에서 5,230억 달러

로 증가했다(UNESCAP 

2016).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사이

은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 

그림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잠재력과 과제

3rd
largest

생태계적과제 과제

과제잠재력

잠재력 잠재력

경제적

사회적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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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능력을 통해 청년들은 환경 문제에 더 효과적으

로 대응하고 변화를 위한 더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청년들의 힘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지탱하

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청년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지

역 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공동체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시급한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품고 있다. 시민 교육과 투표 또한 공통의 가치를 만들

어내고 사회적, 시민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의식을 형

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Shaw et al. 2014; World Bank 2007). 청년들의 목소리

가 가진 중요성을 기억하라. 청년들의 목소리는 무시되

어서는 안 된다. 시민운동, 자원봉사, 참여, 정치 참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청년들은 공동체의 적극적

인 구성원이 될 수 있다(UN-DESA 2016). 열정적인 청

년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참여하라!

청년들은 정책 대화에서, 또는 지역 또는 국가 의사결

정 기관의 대표로서 새로운 인식과 선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UNDP 2013). 민주적 절차에 대한 참여

는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World Bank 

2007).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청년들은 소셜

미디어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과 같은 기술을 적용해 

기발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UN-DESA 2016).

실제로, 청년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검토와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제 그 실행에도 힘

을 보태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리더로서, 

청년들의 기술과 역량은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Palanivel et 

al. 2016). 

변화를 이끌 리더 세우기

청년들은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

장을 일궈낼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 

정부에게 있어서 국가적인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

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타

당한 일이다(UNICEF 2013). 이러한 투자에는 지속가능

성 관련 교육 강화,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

원, 개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각국 정부는, 긍정적인

변화의 주역이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서 파

트너가 될 책임감있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Billimoria 2016).

다음 단계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식수를 이용하고, 

신선한 야채로 식사를 요리하고, 출근길에 깨끗한 공기

를 심호흡 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일상 생활에

서 환경과 인간 건강을 위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청년으로서 우리는 미래의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 미래를 행복

하고 건강하게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

1장. 우리의 지구,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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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

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와 같은 편에 서서 위협에 맞

설 수 있다.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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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의 선물

광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매우 풍부한 생물다양성

을 간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 산호 삼각

지대(Coral Triangle)의 산호초, 온대림, 거대한 메콩강 

분지 등 지구에서 가장 높은 생태다양성을 자랑하는 

곳들이 이 지역에 속해있다. 이 지역에는 또한 놀랍도

록 다른 동식물들이 각기 살아가는 여러 생태지역

(ecoregion)과 생물군계(biome)도 많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례 없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환경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

의 복지에 기여하는 이러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보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장은 인간 복지에 대한 지구 시스템의 사회적, 경제

적, 생물학적 가치를 강조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인간이 자연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는지 제시하고,

육지계(land system), 담수계(freshwater system), 해안

및 해양계(coastal and marine systems), 그리고 도시계

(urban system)라는 4가지 계(system)을 분석할 것이다

(그림 4). 이 장은 자연이 인간 복지에 얼마나 필수적인

지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2.2 육지계: 생명의 씨앗

우리 사회,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은 산림, 나무, 식물

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육지계와 얽혀 있다. 육지계의 

여러 요소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덕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육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어 왔다. 이 지역의 육지계는 생산, 휴양, 보전 및 보

호 지역 등 다양한 기능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식량 안보, 빈곤 

퇴치, 농촌 생계 개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전반적

인 기능 보전, 인공적인 변화에 대한 회복력 증대에 기

여함으로써 SDGs의 달성에 필수적이다.  

숲은 야생동물과 사람들을 위한 저장고다

숲은 육지계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풍부한 곳 가운데 

하나이다. 열대, 온대, 아한대 산림은 식물, 동물, 미생

물을 위한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하며, 세계 육지 종의 

대부분을 부양한다(ACB 2011). 예를 들어, 풍부한 강우

량과 따뜻한 온도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광대한 열대림

(Box 2 참조)은 생태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과학

적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어준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열대림은 벌(박스3 참조), 

새, 박쥐가 수분한 과일과 채소의 생산을 통해 세계 식

량 공급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수분 매개체는 전세

계 농작물 생산량의 35%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87종의 식용 작물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

며 식물에서 추출하는 여러 의약 물질의 생산에도 관여

한다. 그러나, 식량 공급의 지속가능성은 수분 매개체 

종의 개체수감소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2016년 생물다

양성 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이후 

IPBES)는 전세계 척추동물 수분 매개체의 16.5%가토지 

이용 변화, 과도한 농업 경영 및 살충제 사용, 환경오염, 

외래종 침입, 병원균 및 기후 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IPBES 2016). 원시림은 2차림 또

는 퇴화된 숲보다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하며, 동시에 생

물다양성과 수분 서비스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

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Hicks et al. 2014).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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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건강
&

복지

지속가능한
공동체

천연자원안보

기후변화

생태적
혜택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다양성

안전한
식수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다양성

탄소 저장

산호 표백 
현상 문화

서비스

"자연화된"
도시

다기능
토지

탄소 격리

담수계

육지계

도시계

해안
&

해양계

그림 4. 지구의 자연계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광대한 자원을 제공한다. 네 가지 계(토지, 
담수, 해안과 해양, 도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고, 천연자원안보를 제

공하며, 기후변화를 완화할 뿐 아니라 풍부한 생태적 혜택을 베풀어준다

2장. 생명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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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 숲의 정원사

동남아시아의 수마트라 오랑우탄(Pongo abelii)은 수마트라의 열대우림에 사는 핵심종

이다.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종자를 분산시킴

으로써 열대우림의 다양성을 유지시킨다(Campbell-Smith et al. 2011). 이 종은 문화적

인 중요성 또한 크며, 동남아시아의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각국 정부는 남아있는 열대우림 중 18%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숲과 숲

의 야생동물은 농업, 야자 기름에 대한 수요와 다른 인공적인 요인들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에서 야자나무 조림의 확대로 인해 산림, 토지, 토양

의 황폐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박스 3: 벌들아, 꿀 좀 줘!

단순한 수분 매개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벌들은, 벌들은 매우 영양가가 높은 음

식이자 몇몇 지역사회에서는 약으로도 쓰이는 꿀을 만든다. 또한, 벌들은 지역 

간 사회적, 경제적 교류에도 기여한다. 양봉은 히말라야 고지대에 자리잡은 네

팔 주믈라(Jumla) 지역 농부들처럼 수익 창출 수단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 중요

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생산력 있는 땅을 가지지 못한 이 농민들은 꿀을 쌀이

나 다른 식료품, 가정용품 또는 저지대의 농지와 교환한다.

오랑우탄 재활 센터(Orangutan Rehab Centre), 수마트라섬
출처: Dave59, UNEP

양봉
출처: Kaipara Flats, Unsplash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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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는 실뭄

식물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를 대기에

서 흡수하여 탄소(C)를 토양에 저장하고 인간이 호흡

에 사용하는 산소(O)를 다시 배출한다. 연구에 따르면 

열대 지역의 숲을 보전하면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최대 8% 감소해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5).

더불어, 유역 조절에 있어서 식물은 물 저장과 물 흐름 

조절, 수질 조절, 토양 안정화, 홍수 및 폭풍 영향 완화

그림 5.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은 대기 중의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달성의 핵심이다

산소

8%

75%

이산화탄소

탄소

열대지방의 산림 보전을 통
해 전세계 총 탄소배출량의 
8%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산림은 전세계에서 농업, 가
정, 도시, 산업 및 환경적 용
도로 이용 가능한 담수의 
75%를 제공한다.

우울한가? 산림욕을 하라! 

산림은 여가 생활, 심미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에 이

용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2장. 생명의 순환

에 이르는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담수는 

숲에 의해 공급되며, 나무의 잎과 뿌리를 통해 토양층

으로 전달된다. 물은 그곳에 저장된 후, 농작물의 성장

을 가능하게 하고, 토양의 영양분을 보충하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귀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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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 쿠부치 사막 녹화사업

중국에서 7번째로 큰 사막인 쿠부치(Kubuqi)사막의 약 3분의 1이 공공-민간-

지역 공동체의 협력에 의해 독자 생존 가능한 녹색 오아시스로 탈바꿈하였

다. 30년 간 엘리온 자원 그룹(Elion Resources Group)과 그 파트너들은 

6,200km2의 사막을 숲으로 바꾸고, 10만 명 이상의 농부와 목동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동시에, 740억 달러 이상의 생태학적 자산과 자연 자본을 조

성했다(UNEP 2017).
쿠부치 사막
출처: Elion Group

중요하다. 산림욕이 제공하는 자연 경험은 정신질환

과 우울증의 가능성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Bratman 

et al. 2015),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

여준다(Yu et al. 2016). 일본의 연구진은 산림욕 여행이 

남자와 여자 피실험자 모두의 면역력을 상당히 개선해

주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Li 2010). 이러한 사실

들은 산림이 인간의 건강에 형용할 수 없는 무형의 가

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바이오필리아'라고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자, 산림이 받는 위협도 증가했다(박스 2). 산림 황

폐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산림 보호를 

위한 정책 기구를 설립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IPBES에 따르면, 공동 참여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 황폐화된 산림 복원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남아

시아의 숲면적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각각 

12.9%, 5.8%씩 증가하였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이후 PES)와 같은 산

바이오필리아(Biophilia) – '다른 형태의 생명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바이오필리아 가설은 인간이 자연과의 연결을 추구하려 하며, 미적, 지적, 인지적, 심지어는 영적 의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충족시키려는 선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Wilson 1984).

'비타민 N(Vitamin N)'에 대한 프랜시스 E. 궈(Frances E. Kuo)의 강연을 들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JGh8CqS4HLk

동영상 링크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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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 텃밭 - 아주 특별한 음식 생산 시스템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의 텃밭에 대한 한 연구는, 1961년과 2010년 사이에 일어난 기후변화에도 불구하

고 텃밭의 구성 요소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APN, 2010).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적응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텃밭 생태계는 기후변화를 버텨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텃밭을 가꾸

는 이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가족에게 필요한 식량 안보를 확보한다. 이 

전략에는 파종 시기 변경, 전통 농법 사용, 토양과 물 보전, 개량품종 사용, 관개 기술 이용 등이 포함되어 있

다. 텃밭은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종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토양 생물, 곤충, 조류 등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텃밭이 식재료를 공유하는 

문화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Saito et al. 2018). 

림 복원 프로그램에서 정부 및 기업은 산림 인근의 공

동체와 토지소유주들에게 해당 산림을 복원하고 보호

하도록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한다

(Yang and Lu 2018).

동네 뒷산, '사토야마'

높은 보전 가치를 지니는 육지계 지역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다.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후 ASEAN)이 지정한 아

사토야마란?

일본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을 '사토야마'라 부른다. 아래의 연구는 텃밭이 어떻게 

회복력 높은 농업 생태계가 되고 다기능적 토지 이용을 제공하는지 잘 보여준다.

https://www.youtube.com/watch?v=PtF0R2JXAQ8

동영상 링크

2장. 생명의 순환

세안 헤리티지 파크(ASEAN Heritage Parks)와 같이 보

호된 지역에는 원시림이나 다른 육지 경관이 보존되어 

있어 인간이 만든 공간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

런데, 이러한 보호구역들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사회생태적 생산 

경관 및 해양경관(Socio-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 and seascapes, 이후 SEPLS)으로 점차 변화

하고 있다(Cumming 2011). SEPLS란 다기능적 경관으로 

공동체의 복지에 필수적이며, 자연과 인간 사이의 장기

간에 걸친 상호작용에서 오는 외부적 충격과 소모에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Takeuch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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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LS의 개념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의 공동체 산림관

리(community forestry) 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 소득 향상, 숲의 황폐화 감소 및 질적 개선, 그리

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2.3 담수계: 생명의 샘

그림 6. 담수계는 물의 양과 질 조절, 서식지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생리적 균형 유지 등(Grizzetti 
et al. 2016; Sandin and Solimini 2009) 생태적 기능들을 가진다. 담수 시스템은 인간의 생존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생태적 이득을 제공한다.

담수계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농업, 산업 생산, 

문화 활동, 그리고 생태계 보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생

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 6; Sandin and Solimini 

2009;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Board 2005). 

이러한 계는 강, 호수, 습지와 논 등을 포함하며 아시

아-태평양의 각 지역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세계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의 

38%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인구의 60%를 부양

생태계 기능

물의 질 조절

제공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물의 양 조절 서식지 보전

생태계 서비스

     음식 식수 의약품 전력  

     정수   홍수 방지

여가 생활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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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UNEP-WCMC, 2016).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물 공급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WWF-ADB 2012).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안전한 식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며

(Kumpel et al. 2018), 이는 SDGs의 6번째 목표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은 항상성(몸의 상태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위해 매일 

물을 마셔야 한다(Gleick 2009; Institute of Medicine 

2005). 일반적으로 몸의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

해 성인 남성은 매일 3.7리터, 성인 여성은 매일 2.7리터

의 물 섭취가 필요하다(Sawka et al. 2005).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12.5%의 아시아 인구가

(약 5억 5,400만 명) 안전한 식수에 접근성을 갖지 못하

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 과제는 수많은 전염병, 기생충 

질환 및신생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유발하

는담수 자원의 오염이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16; Singh et al. 2001; Rahman et al. 1997) 특히 남아시

아와 동남아시아지역의 인구 30%가 인간의배설물에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추정(Bain et al. 

2014)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물과관련된 질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다행히도 1990년 이후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률이 현저하게 증가하

였으나,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골과 도시에서의 식수 공

급이 종종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UNICEF 

2017)

경제 활동을 위한 수자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성

장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sia-Pacific Water 

Forum 2018). 여기서, 시장가격 GDP는 최종 제품과 창

출된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수입액을 뺀 것을 의미하

는데(OECD 2018),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가 이 GDP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Statista 2018). 이 분야들의 공통

점은 상품을 제조하고 농작물을 기르는데 깨끗한 물 공

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산업들은 발전소를 운영하

고, 종이와 펄프를 생산하며, 화학제품과 전기전자산업 

등 지역 고용을 증가시키는 활동들을 한다.

그렇다면 각 산업에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물이 생산에 

이용되는가? 이를 양적으로 나타낸 지표가 물 발자국

(water footprint)이다. 물 발자국은 개인, 기업, 지역, 국

가 또는 작업장 전역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한 물 사용량

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물 발자국 네트워

크 (http://water-footprint.org/en/water-footprint) 가이

드라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그림 10).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노동력의 약 3분의 1이 농업

에 생계를 의존하는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5% 이하

의 노동력이 농업에 투입된다(ADB 2016).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의 농업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전체 물 사용의 

90% 이상이 농업에 사용되며,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Galang 

2016). 아시아 국가(특히 중국과 인도)의 주 농작물은 벼

인데, 벼는 단순히 주식 수준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상

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이다(Venkatesh 2016).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는 쌀을 생산함으로써 농촌에 일

자리와 수입을 제공해 빈곤을 완화시켰다(Sayeed and 

Mohammad Yunus 2018).

2장. 생명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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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0~2015년 사이 아시아 태평양 인구의 식수와 위생 시설 이용 상태
(시골, 도시, 전체로 나누어 표현)(UNICE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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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농산품의 물 발자국(출처: http://waterfootprint.org/en/)

수수  

리터당 500그램

1400

물의 홍수 완화 능력

홍수는 폭우, 강풍,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량, 쓰나미 또

는 댐, 제방, 저수지와 같은 구조물의 문제 때문에 발생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으로 알려져 있으며 (UNESCAP 2016),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네팔의 저소득 지

역들은 특이 지형과 장마철의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하

는 홍수 때문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Devkot and Karmacharya 2014). 1980년 이후, 네

팔에서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2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UNDP 2009).

담수 생태계는 서식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

로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Palmer and 

Richardson 2009;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Board 2005). 담수 생태계 중 범람원, 습지, 강기슭 같

은 곳에서 홍수 피해를 저감해준다(그림 9). 각 서식지

들은 물의 유속을 조절해주며, 범람원과 강가의 식물들

은 완충지 역할을 한다. 담수계가 제공하는 홍수 저감 

서비스가 없다면 홍수의 빈도와 강도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박스 6; Palmer and Richardson 2009).

2장. 생명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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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습지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하며, 인류에게 다양한 생태학적 가치를 제공한
다(Gregg and Wheeler 2018; ADB 2016). 특히 습지는 홍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Kadykalo 
and Findlay 2016). 습지는 마치 스폰지처럼 급격한 유량 증가가 일어날 때 물을 저장해주는 자연 

저수시설이다(Kusler and Riexinger 1986)

습지가 하는 일

지하수 흐름

유수의 운동
에너지 흡수

오염물질과 
침전물이 걸러짐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

정수작용

시냇물

박테리아가 
오염물질을 분해함

진흙이
물을 저장

저수를 
천천히 방출

시간

유
량

폭풍우

습지가 있음

습지가 없음

이 그래프는 습지가 폭풍우에 의한 급격한 유량 증가를 완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Kusl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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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6: 홍수 피해 완화 능력을 가진 습지 

스리랑카의 콜롬보 대도시권에는 2,000ha 규모의 습지가 있지만, 매년 약 23.5ha가 사라지고 있다. 일본의 

개발정책인재육성기금(Japan Polic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HRD) 및 방재글로벌퍼실리티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GFDRR)의 지원으로 홍수 완화 및 도시 습지 설계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콜롬보 당국은 베다가나 습지 공원(Beddagana Wetland Park)

을 보호하기 위한 메트로 콜롬보 도시 개발 프로젝트(Metro Colombo Urban Development Project, MCUDP)

를 세우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콜롬보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약 280만 명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습지의

휴양 기능을 통해 약 1,360만 달러의 수익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4 해안 및 해양계: 바다의 보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안 및 해양계는 세계에서 가

장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서식지에 속하며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Laurans et al. 2013; 

Brander et al . 2012; Fortes 1991). 이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안지대에는 산호 삼각지대

의 산호초(Foale et al . 2013)와 벵골만에 위치한 순다

르반스의 맹그로브 숲(Perry 2011) 등이 있다. 이들 해

안 서식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 또한 최

대 77억 달러의 자연 자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

다(UNEP/COBSEA 2010). 그러나, 이 자연 자본은 급속

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IPBES 

2018).

해안 및 해양계의 풍부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해안 및 해양 생물다양

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UNDP 2014). 예를 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개국

의 수역에 걸쳐 있는 570만km2의 산호 삼각지대는 매

우 높은 생물학적 풍부함과 재화 및 서비스 가치를 바

탕으로 생물다양성의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Foale et al. 

2013). 이들 생태계의 생물학적 가치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그림 

10). 17개의 SDGs 가운데 14번 목표는 해양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바다가 역사상 최초로 국제적 우선 사항으로서 주

목받게 되었다.

해안 및 해양계는 자연 재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

호하고 자원 고갈을 막아주는 등 필수불가결한 조절 

서비스를 제공한다(Jones et al. 2012; Colls et al. 2009). 

2장. 생명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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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간 복지에 대한 해안 및 해양계의 생태학적 이점과 현재 상태 및 주요 위협

출처: Gisen et al. 2006; Wikinson 2008; Burke et al. 2011; UNEP 2006, 2016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생물학적
중요성

현재 상태

주요 위협

생물학적
중요성

현재 상태

주요 위협

생물학적
중요성

현재 상태

주요 위협

•
•

해안선을 보호한다
맹그로브 뿌리와 맹그
로브가 가진 유기물은
퇴적물을 가두어 스펀
지와 같은 역할을 하
여수해를 흡수한다.

• 상업적으로 중요한
많은 어류들은 해초
목초지를 유생성육장
으로 사용한다. • 전 세계의 거의 3천만

명 정도의 최빈곤층이
식량에 있어서 전적으
로 산호초에 의존한다.

• 스쿠버 다이빙 관광에
이용된다

• 산호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
분의 만연한 위협은
파괴적인 어업, 남획,
부영양화, 그리고 침
전이다.

•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의 95% 이상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
난 10년 동안 위협 수준
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 의학과 생명공학에
이용될 수 있는 유전
적 자원의 은행으로

 서 역할을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국가들에서는 해
초 손실과 고갈 속도
가 빨라졌다.

• 바다거북과 듀공
에게 중요한 식
량원이 된다.

• 폐수 배출, 처리
되지않은 하수,
새우 양식장, 어
선 및 저인망 사
용으로 인해 해
초가 손실되고 있다.

• 순다르반스는 세계
에서 가장 큰 해안
맹그로브 숲과 희
귀한 뱅골 호랑이
의 서식지를 포함
하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0만ha 이상의 맹그
로브 숲이 양식장으로
전환되었다.

• 수산·농업·인프라·
관광에 의한 토지
이용 경쟁의 영향
을 받는다.

맹그로브

해초

산호초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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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광업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Bennett et al. 2014; Samonte-

Tan et al. 2007). 특히 해산물 수확과 거래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업이 지역 공동

체에 제공하는 생계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Monfort 

2015; Harper et al. 2013). 한편 어떤 지역에서는 해양계

가 종교적, 문화적 중요성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

요성은 해양계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 못지 않을 정

도이다. 그 예시로 오랫동안 지역 생태계의 특성에 영향

을 받고 형성되어 온 태평양 섬 국가들의 전통적 지식

체계를 들 수 있다(Forsyth 2011).

바다는 또한 기후를 조절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이다. 거의 93

퍼센트의 이산화탄소가 해조류, 어류, 산호초와 같은 해

양 생물에 저장된다(Khatiwala et al. 2009). '어류탄소

(fish carbon)'(Toomey 2018)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개념

은 해양 척추동물의 다양한 탄소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대기 중 탄소

를 해양으로 저장하는 데 기여한다(UNEP 2018; Rogers 

et al. 2014). 대략 15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공

해 생태계에서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에 의해 포집되

고 저장된다고 추정된다(Rogers et al. 2014). 게다가 지

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되는 여분의 열의 대부분이 바다

로 들어간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목표의 13번 목표

(기후 변화 저지)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해양의 목표를 신

속하게 인식해야 한다.

건강한 해안 및 해양계를 유지하는 것은 해안 근처에 사

는 약 10억 명의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한다(Ta-laue-

McManus 2006). 2025년까지 3억 2,500만 명의 인구가 

해안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됨(UNEP 2016)에 따라, 이 

2장. 생명의 순환

동영상 링크

https://vimeo.com/295991431

출처: Toomey, J. “Fish Carbon, Exploring Marine Vertebrate    
Carbon Services”. Animated video, produced by GRID-Arendal    
and Blue Climate Solutions, 23 Sept. 2018,

생태계의 완전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간사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해안 및 해양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산호

초들이 그렇다(IPBES 2018).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

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후 CBD)의 아이치 생물다

양성 목표(Aichi Target)에 대한 중간평가에 따르면, "과

도한 해안 개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착취

로 인해 산호초와 맹그로브의 40% 이상이 사라졌고, 

이는 수산 자원의 감소로 이어졌다"(UNEP-WCMC 

2016). 주로 오염과 기후 변화(박스7 참조)로 인한 산호

초의 피해는 식량안보, 관광, 그리고 해양 생물 다양성

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IPBES 2018).

해양 복원력 구축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후 MPA)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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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Ocean Agency; XL Caitlin Seaview Survey; Coral Reef Image Bank.

박스 7: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최대의 산호초를 잃게 될까?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는 호주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시스템이다. 이 장

대한 생명체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 198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선언된 그

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약 344,400km2의 면적에 걸쳐 2,300km 이상 뻗어 있다. 

이 산호초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사상 최악의 산호초 격감이다(Hughes et al. 2018). 2014년

초, 기후변화에 의한 바닷물의 온도 상승은 세계적으로 표백 현상을 야기했으며, 이 표백 현상은 거의 3년 동

안지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산호초 약 29%가 사라졌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산호초 연구자 테리 휴즈(Terry Hughes) 교수의 인터뷰를 참고

하라.

동영상 링크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video/2016/jun/07/coral-bleaching-has-changed-
   the-great-barrier-reef-forever-video

2016년 대규모 표백 현상에서 심한 표백 증세를 겪은 산호의 사진이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며 대규모 산호 

표백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산호가 공생관계에 있는 미세조류를 쫓아내서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산호의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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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해양계 안에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이고 공정하

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의된 지리적 공공간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UNEP 2017; Elliott et al.2011). 동시에, 

MPA는 자연 및 그와 연계된 생태계적, 문화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돕는다(Neumann et al. 

2015).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MPA 지정에 앞장

서고 있다(박스 8). 200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 지역

의 해양보호구역은 13.8% 증가했다(IPBES 2018). 동북

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해양

의 10%를 보호구역으로 선언하자는 CBD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의 11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 

있으며, 이는 SDGs의 14번 목표에 제시된 해양생물 다

양성 보전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Rees et al. 2018).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호 삼각지대에는 여러 종류의 

MPA가 설치되어 국가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

데 일부는 '노 테이크(no-take)' 구역으로 어떠한 종류

의 자원 채취 활동도 금지되어 있다. Flower(2013) 등은 

이러한 넓은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통합되고 조정된 생

태계 기반 접근법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해안 및 

해양 지역에 대한 다중적 영향을 다루고,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지역 주민과의 관계와 동시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잘 관리된 MPA는 예시로 든 4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빈곤 종식(SGDs 1번 목표), 

기아 퇴치(2번 목표)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그

림 11; van Beukering et al. 2013). MPA와 그 생태적 혜

택은 SDGs의 여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

라(UNEP 2017),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Rees et al. 2018). 한편 이러한 생물다양성

강화는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SDGs를 다시 한 번 뒷받침하게 된다(그림 12; Nippon 

Foundation-Nereus Program 2017; Neumann et al. 

2015).

중요한 서식지와 종 및 생태적 기능을 보존하는, 효과

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는 MPA는 생물 다양성, 생산성 

및 회복력을 복원, 보호 및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다

(Reuchlin-Hugenholz and McKenzie 2015). 따라서 MPA

의 적용범위를 늘리면 건강한 해양 생태계로부터의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간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는 강력한 거버넌스는 MPA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UNEP 2017). 이 지역의 주요 과제는 이러한 MPA 네트

워크의 효과적인 관리다. IPBES(2018)는 보호지역 적용

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 손실 속도가 느려

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자원이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2.5 도시계: 살기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

도시계는 도시 거주자들에게 다양한 건강, 문화, 오락 

및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삶의 질에 기

여한다. 도시계는 사회와 여러 단계에서 연결되면서, 

그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적응력 있는 사회-생태계

(socio-ecological system)를 발생시킨다(그림 13; Nady 

2016; Grimm et al. 2008; Bolund and Hunhammar 

1999).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계의 인공녹지공간 면적

은 자연녹지공간보다 큰 경향이 있다(Bolund and 

Hunhammar 1999). 도시계는 또한 직간접적으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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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노트
LION-PC11에 의해 설정된 Cancelled

LION-PC11
스티커 노트
LION-PC11에 의해 설정된 Completed

LION-PC11
스티커 노트
LION-PC11에 의해 설정된 Rejected

LION-PC11
스티커 노트
LION-PC11에 의해 설정된 None

LION-PC11
스티커 노트
LION-PC11에 의해 설정된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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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 동남아시아 내 MPA와 관리 접근법의 두 가지 사례

• 국가 및 지방 정부, 학계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투바타하 보호지역 관리 이사회에 의해서 관리

• 엄격한 '노 테이크(no-take)' 구역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큰 MPA

• TRNP법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법률 'Republic Act

10067'은 투바하타 산호초 공원 내 법률 집행에 대한 법

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

• 방문객들이 내는 보전금액으로 행정 및 법률 집행과 같

은 반복적인 비용 처리
출처: http://www.tubbatahareef.org/home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 의해 관리

• 동남아시아 최초의 해양공원으로 해양공원 내 모든 상

어와 가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보호구역

을만들어 위협받는 대형 동물군의 회복을 용이하게 함

• 관광수입은 해양보호지역에 직접 투자되어 지역 자치단

체의 지속가능한 MPA 운영을 보장함

 출처: Agostini et al. 2012.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
(Tubbataha Reefs Natural Park, 1988)

라자 암팟 해양공원
(Raja Ampat Marine Park, 2007)

130,028ha에 달하는 남북쪽의 환초 

출처: Dave Harasti

1,185,940 헥타르에 달하는 7개의 MPA 

 출처: Sutirta Budiman, Unsplash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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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아시아 태평양 내 4개 지역에서 빈곤의 세 가지 요소에 미치는 상대적인 
빈곤 감소 기여도 

출처: van Beukering et al. 2017.

출처: Nippon Foundation-Nereus Progra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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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DGs 14번 목표(수중 생물) 달성이 다른 SDGs에 미치는 기여도

해양 오염  방지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달성

해양 산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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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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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서 개발 도상국에 
대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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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시계는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시 거주자들은 도시 지역에 살면서 수많은 생태적 혜택

을 얻을 수 있다.

  

(

 

도시계

적 환경 계획으로 싱가포르 녹색계획(Singapore 

Green Plan, Singapore Green Plan, 이하 SGP)를 출범

했다(Ministry of the 오락적 가치 Environment 1992). 

SGP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정

기적으로 재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SGP 2012는 대기 

오염을 억제하고 물 사용과 쓰레기 관리를 향상시키

며 공중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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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공간의 건강한 사람들

도시 내의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이점은 

건강과 여가생활이다. 인간이 자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많

은 연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Ulrich 1984). 게다가 도

시 내의 생태계는 도시 거주자를 자연과 연결할(Clos 

2015) 뿐 아니라 그들이 자연에 가지는 관심도 제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Park et al. 2016).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17개의 메가시티(mega-

city)가 위치해 있으며, 도시 영역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해 2030년에는 2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대한민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에

서는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 녹화 및 도시 숲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을 개

발 및 시행하고 있다(APUFM 2017).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후 FAO)는 2017년 2차례의 아-태지역 도시

숲회의(Asia-Pacific Urban Forestry Meeting, 이후 

APUFM)를 지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서울행동계획(Seoul Action Plan)

이 수립되었다(박스 9).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숲은 파편화되고 크기가 

감소하며(Estevo et al. 2017), 그 결과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가 사라진다(Kim and Park 2011; Hahs et al. 2009).

그러나 도시 계획에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면, 도시 

생활과 자연을 폭넓고 깊게 융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를 통해 도시 내 생물종을 늘리고 그 회복력도 강화할 

수 있다(그림 14)(Boada and Maneja 2016). 예를 들어, 

큰 공원은 많은 종들에게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Sing et al. 2016; Yuan and Lu 2016). 그러나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유지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은 형편이다(Botzat et al. 2016; Beninde et al. 2015).

도시의 동물은 긍정적인 영향(도시 생물다양성 서비스 

증가)과 부정적인 영향(인프라 교란 및 훼손)을 모두 불

러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생물다양성은 

인간 복지의 강력한 지표이며, 이는 세계적 변화를 관

측하는 도구, 그리고 도시 활동과 자연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종적 다양성

이 높은 도시들은 더욱 회복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

절에 따른 동식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도시 거주자들에게 더 다양한 자연의 혜택을 제

공한다(그림 14). 도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깊

은 이해는 인간과 지구간의 관계 향상을 이끌 수 있으

며,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

는 것을 의미한다.

2.6 자연의 선물 돌보기 

이 장에서는 각 계(system)가 얼마나 큰 생태학적 역할

을하고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복지에 어떠한 생태적 혜

택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계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시스템에서의 변화와활동

은 다른 시스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2장. 생명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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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9: SGDs와 함께 하는 서울행동계획

서울행동계획은 서울에서 열린 제2차 APUFM 참가자들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10년 동안 이행될 8가

지의 목표와 활동을 포함한 행동 가이드라인이다. 서울행동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에 숲과 그린 인프라 제공, 지속가능한 미래에 적합한 도시 구축이라는 환경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 

행동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도시숲을 최적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SDGs 목표 11을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행동계획은 총 8개의 목표(더 환경친화적인 도시, 더 깨끗한 도시, 더 시원한 도시, 더 건강한 도시, 더 포

용적인 도시, 더 생물다양성이 있는 도시, 더 풍요로운 도시, 더 안전한 도시)를 포함한다. 그리고 각각의 목표

마다 핵심 조치, 지표 및 목표, 주요 주체, 자금 조달, 시기, 결과, SDGs와의 연관성이 서술되어 있다. 다음 그

래픽에는 '더 환경친화적인 도시' 목표가 소개되어 있다.

출처: APUFM 2017
링크: https://www.nzarb.org.nz/site/nzarb-demo/SEOUL%20ACTION%20PLAN.pdf

줄첼

자금
조달

졸칟

유엔 기구, 정부기관, 지방기관, 연구소 및 
대학, 시 당국, 지방자치단체, NGO, 
민간부문

유엔 기구(UN-HABITAT, FAO)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유럽 재단(ASEF)

•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캐노피
와 녹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조사

•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숲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서를 작성

'더 환경친화적인 도시' 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

SDGs 11번 목표

• 지역 내 도시들의 캐노피 면적이 2027
년까지 최소 10% 증가해야 한다(예를
들어 캐노피가 현재 도시의 10%를 덮
고있다면 11%까지 증가해야 한다).

• 2027년까지, 주민 1인당 이용 가능 녹
지는 2017년에 비해 최소 10% 증가해
야한다.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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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은 싱가포르에서 70~80년대에 자취를 감추어 국지적
으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90년대에 습지에서 다시 목격됐다. 2007년부터 이 수달들은 

세랑군(Serangoon)과 풍골(Punggol)의 인공 저수지 외에도 상당히 도시화된 마리나 베이
(Marina Bay)와 창이(Changi) 공항과 같은 도시 지역들로 옮겨갔다. 인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지역들은 수달들에게 질 좋은 물고기와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Jeffrey Teo, Otter Watch Singapore

2장. 생명의 순환



30

이렇게 해 봅시다

• 숲이나 강, 바다에 갈 때는 사진 빼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자. 그리고 발자국 빼고 아무것도 놓고

오지 말자.

• 나무를 심거나, 수로를 청소하거나,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자.

• 도시에 나무를 심는 것은 미관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도시 생물들에게도 거처를 제공해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자연과 사람 사이의 동반 관계

를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이 지역의 자연 자본은 

인간의 복지와 생존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이 생명의 순환이 건강해야만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 자연의 건강에 대한 오늘

날 우리의 결정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자연을 구할 힘이 

있는 지금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순간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순환은 현재 심각하게 혹사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그리고 천연자

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의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인간에 의해 야기되어, 

되려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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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해안 지역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생태계가 주는 도움,
 그리고 해안 생태계에 기반한 적응에 대해 더 알아보자

링크 http://web.unep.org/coastal-eba/what-is-coastal-eba

2장. 생명의 순환



32

박스 10: 유기농 농부, 이시와타 노부유키

이시와타 노부유키(石綿信之)는 비료, 살충제, 소독제 또는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키위를 키우는 

젊은 농부다. 그는 이렇게 하면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비가 올 때 물을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인터뷰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https://youtu.be/WEcsySf3zXg?list=PLNNslwnSnPNDIYhSgyOl8fLrc93n0RRc1

동영상 링크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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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매일 많은 청년들은 자전거, 자동차, 버스, 기차, 지하철 

또는 보트를 타고 학교나 직장에 간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모바일 찾아보곤 한다. 밤에는 공부하기에(아

니면 게으름 부리기에) 충분한 빛이있으며, 충분한 조

명이 있고, 배가 고프면 가까운 편의점에 들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100년전에 비해 극적으로 더 편리해졌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생활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

일까? 우리는 환경적 한계와 경제적 개발 사이의 얇은 

선 위를 아슬하게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림 16). 사실

상 인간은 환경을오염시키고 손상시킴으로써 자기 자

신의 생명선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환경과 개발 중 하나를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희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3.2 

과거 세대는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하고, 다양한 오염 물

질을 배출해야만 하는 소비기반 산업 및 경제를 구축해

왔다. 그러면 이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까? 그리고 이에 대해 청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림 16. 목숨이 걸린 줄타기

목이 마르게 된다.

인간 복지를 위한 개발 미래에 물 대기

대기 물

성장 부

도시화

개발

인구

토지 식량

환경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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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 소비 변화(UNEP 2016)

무슨 일이 일어나는거지? 생활은 나아지고 있는데... 
소비가 너무나 심해졌다

1인당 물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 따

라 총 물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은 현재 전세계 물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좋

은 소식은 기술적 진보 덕분에 35년 전에 비해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때에 필요한 물의 양이 적어졌

다는 것이다(그림 17; UNEP 2016).

오염에 대해 차분히 말해보자

인구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는 가정 및 산업용 폐수, 농업용수 유출, 폐기물 매립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의 흔한 오염물질에는 유기물, 질소

와 인 등의 부영양물, 용해된 염분, 중금속, 농약과 화학

물질 등이 있다.

해안 침식 및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해수 침입

은 해안 지역에서 흔히 발견된다(UNEP 2016). 또한 하

수는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오염원이다. 

2015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인도, 키리바시,

1970       2015

(욕조 부피의 
23배)

(욕조 부피의
3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 물 사용량

1500km3

(몽골 홉스굴호(Lake Khövsgöl) 저수량의 3.1배)

700m3

(수영장 부피의 0.56배)

2300L 300L

500m3

(수영장 부피의 0.4배)

2100km3

(몽골 홉스굴호 저수량의 4.1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인당 물 사용량

3장: 위태로운 생명

물의 경제적 가치
(1달러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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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동티모르 인구의 절

반 이하만이 안전한 하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지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죽어

가고 있다(Anand 2012). 태평양 도서 국가와 지역들은 

제한된 수자원이 증가하는 인구, 기후 변화, 생활 방식 

변화로 인해 오염되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

초(고리모양으로 배열된 산호초)에는, 지하수가 '담수 

렌즈'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담수는 염분이 있

는 해수 위에 떠오른다. 이 귀중한 렌즈는 인간 활동

('열린 바닥'을 가진 화장실 이용 등)에 의한 착취와오

염에 매우 취약하다(그림 18; Kayanne 2017).

물 없는 재미란 없다 

- "물"림픽

우리 모두는 살아남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하지만, 올림픽

과 패럴림픽 게임도 그렇다. 하계 올림픽에서는 42개 

종목 중 12개 종목(30%), 동계 올림픽에서는 15개 종목 

중 15개 종목(100%!)이 직접적으로 물을 사용한다. 게다

가 축구장이나 비치발리볼 경기장에 뿌리는 물이나 선

수들이 마시는 물 등 간접적인 사용을 고려하면, 모든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가 물을 사용하는 셈이다.

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환경을 순환한다(그림 19). 때문

에 물이 일단 오염되면 아기의 분유나 수영장에 유입되

기 전에 정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화학 물질이 투

입되어야 한다. 게다가 기존 수처리법으로 완전히 제거

할 수 없는 살충제나 약품 같은 화학 물질도 있다.

그림 18. 환초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좌) vs. 지속가능한(우) 물의 이용

출처 : Kayanne 2017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폐기물로
인한 오염

해안 침식

남획산호 생태계 
파괴

폐수로 인한 오염

염수

과도한 
자원 이용

폐수로
인한 오염

태양광 발전

하수 처리빗물 사용

깨끗한 물 재생

담수 렌즈육지 재
생

염수

남
 금

지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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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아하는 선수나 자신의 아이가 수영을 할 때 위

험한 화학 물질을 마시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

가?

그림 19.  물의 순환과 올림픽

일본 패럴림픽 선수 세류 모니카와 나눈 물에 대한 인

터뷰를 참조하라(박스 11). 한편 우리도 올림픽 선수들

과 같이 젊은 프로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의 분

야에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계
올림픽
종목의

물을 직접 
사용하는 

종목

30% 100%

동계
올림픽
종목의

물의 이동

스키

카누

수영

스케이팅

강수

증발

요트

3장: 위태로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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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1 : '지구환경전망보고서'가 들은 청년의 목소리: 파라 카누 선수 세류 모니카(瀬立モニカ)

세류 모니카는 일본 패럴림픽 카누 선수이다. 그녀는 카누가 자신을 장애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밝은 목소리

로 말했다. 그녀의 종목은 물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녀 역시 물 속이나 물 위에서 매일을 보낸다. 한

편 그녀는 수질, 또는 쓰레기 등 장애물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https://youtu.be/zEMfyzyCCVY?list=PLNNslwnSnPNDIYhSgyOl8fLrc93n0RRc1

동영상 링크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해야 할까?

자본, 기술, 역량 구축, 그리고 과학과 정책 사이의 강력

한 연계 등 실행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인 

발전 경로로 이어지는 첫 번째 걸음으로 인식되고 있 

다. 또한 개발 도상국이 먼저 개발한 국가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과 배출로 저

탄소 사회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로들

이 연구되고 있다(UNEP 2015). 이 모든 것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우리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39

각자의 참여가 관건이다. 

탄소 다음에는 질소가 문제?

UNE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후 OECD) 및 여러 

국제 기구와 손잡고 질소로 인한 위협에 맞서고 있다. 

질소는 인과 함께 이미 '지구 위험한계(planetary 

boundaries)', 즉 인류가 안전하기 위해 넘어서지 말아

야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Rockstrom 2015). 지금까지 탄소 배출에 함께 맞서온 

국제 사회는, 질소에 대해서도 힘을 모을 수 있을까?

3.3 피할 수 없는 위협, 대기오염

숨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 필

요한 기체를 바로 대기로부터 흡수한다. 공기를 깨끗

하게 유지하려면 생태계의 모든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물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이 필

요로 하는 산소의 원천인 동시에, 공기를 여과하고 오

염물질을 소멸시킨다.

그런데 어떤 활동은 대기 중에 유해한 물질을 내놓는

다(그림 20). 기체 오염물질에는 스모그, 연무(haze), 산

성비를 유발하는 질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 

등이 있다. 성층권에서 발견되는 오존(O3)은 자외선이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생명체에 

필수적이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과도한 오존은 인간 

건강, 작물, 기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체
오염물질

산성비

스모그

NOx

TMs

PAHs

BC

As
Pb

Cd

O3

SOx

연무 미세먼지
(PM10,PM2.5)

그림 20. 기체 오염물질과 그들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NOx - 질산화물
O3 - 오존
SOx     -  황산화물
TMs - 테트라메틸실레인
As - 비소
Cd - 카드뮴
Pb - 납
PAHs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BC - 블랙카본

3장: 위태로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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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은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PM) 또는 초미세먼

지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존재할 수 있다. PM의 입자는 

다양한 크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입자가 10μm 이하인 

경우 PM10, 2.5μm 이하인 경우 PM2.5(초미세먼지)로 

부른다. PM은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바다의 소금 또는 먼지와 같은 일부 PM은 실외 공기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경우 독

성을 띤다.

대기 오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거의 모든 곳에 존재

하는 위협이다. 지역 전체 인구의 약 92%가 건강에 상

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대기 오염 수준에 노출되어 있

다. 이 위협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문제가 더 심화되

기 전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후를 변화시키는 대기 오염 물질

보통 기후변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이

산화탄소(CO2)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는 또 다른 물질, 단기수명가스(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이후 SLCPs)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

고 있다. 단기수명가스가 블랙카본, 메탄(CH4), 그리고 

지상오존을 포함한다. ‘단기수명’이라고 함은, 단기수명

가스는 대기 중에 그리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지는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염물질

들은 지역의 기후는 물론 전 세계의 기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을음 형태의 블랙카본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계속해

서 연무와 스모그를 발생시키며 대기의 가시도를 낮춘

다. 이런 현상은 기온에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의 기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산 폭발이 일어

나면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게 되어 지표에 도달하는 태

양에너지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기온이 감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블랙카본이 유발하는 전

체적인 효과는 온도 증가인데, 블랙카본의 입자가 햇빛

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Bond et al. 2013). 

메탄은 주로 농업(논, 축산)과 유기물의 분해에서 발생

하는 온실 가스이다. 이 기체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데, 그 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 더 강하다. 게다가 메탄은 햇빛 아래에서 질산화물 

등 다른 기체 오염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며 지상 오존을 

형성하는데, 지상 오존 또한 온실 가스이며 작물 생산

에 영향을 미친다

대기오염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대기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단기적이든 장기적

이든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 PM의 위험도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작은 입자일수록 더 위험하

다. PM10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은 코와 

목구멍에서 대부분 걸러지지만, PM2.5 (입자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은 폐를 통해 혈액 내에 곧바

로 흡수되어 폐와 심장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들

을 유발한다(van Berlo et al. 2012). 이는 PM2.5에 블

랙카본, 독성 금속(납, 비소, 카드뮴 등), 그리고 다

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

bons, 이후 PAHs)라는 발암 물질 등이 함유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독성 성분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폐

기물 연소, 요리나 난방에 쓰이는 숯과 목재의 사용, 

그리고 공업 활동에 의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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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오염은 전 세계 조기 사망 및 질병에서 5번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Cohen et al. 2017). 이런 유해한 영향은 농촌 지역에

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들 지역에서는 바이오매

스 화로를 이용해 실내에서, 아동들을 위해 요리하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이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Devakumar et al. 2018). 높은 PM 수준이 나타나면 젊 

은 연령층의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그들의 신체활동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 and Yu 2018). 아시

아 태평양 지역 많은 도시들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후 WHO)의 가이드라인인 연간

평균 10μg/m3 이상의 PM2.5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

림 21). 이들 도시화된 지역의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

시려면 의미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출처 : WH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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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오염물질은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도 미친다. 질소

산화물에 노출되면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

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황산화물, 메

탄, 지상 오존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은 만성 천식 및 다

른 폐색성 폐질환의 발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

공기 오염을 줄이려면 오염의 발생원(그림22)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공기를 정화하는 것은 먼저 오염 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수의 PM과 

기체 오염물질이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도시에

서 자가용과 버스, 그리고 다른 자동차가 개선된 엔

진이나 연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기차를 사용

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는 자동차

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도 수용해야 하며 보행자

와자전거를 위한 전용 도로도 갖추도록 계획되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 이동성과 접근성만을 고려해

서는 안 된다. 도시의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이동 수단의 다양성과 녹지 공간 계획 또한 필요

하기 때문이다.

청정 에너지는 깨끗한 공기로 직결된다. 그리고 전력 

생산 및 산업 활동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개선할 수 

있다. 시골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요리와 난

방을 위해 숯과 나무 연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오염물

질 배출량이 적은 조리기구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경

우, 오염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공기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4 식량 문제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있을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인구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

급하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한정된 경

작지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21세기의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2050년 세계 인구는 약 10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구가 인간 역

사를 통틀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향후 80년

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mith 2018).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식량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지

역이지만, 이 지역의 산출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Taniguchi et al . 2017). 합성비료의 사용은 세계 농업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지만(Erisman et al . 

2008), 녹조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환경 악화에

도 기여했다(3.2절). 

또한 기후 변화가 식량 생산을 더욱 어렵게 하여, 기후적

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남아시아와 남아프리카

의 여러 주요 작물들은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Lobell et 

al . 2008). 식량생산의 또 다른 과제는 농작물 해충을 관

리하면서 동시에 농약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

부 살충제는 환경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미

친다(Carvalho 2017). 이 영향은 인류에게도 전달되어건

강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Han Han et al. 2018). 최근에는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등의 살충제가 벌

(Rundlöf et al. 2015)이나 곤충을 먹는 새(Hallmann et al. 

2014) 등 목표가 아닌 생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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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공기 오염 해결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

출처 : http://breathelife2030.org/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더 많은 식량 생산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혁신적인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

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식량 생산 전략에는 다양

한 지속가능 농법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생 농

업(regenerative farming)은 토양 건강, 생산성, 수익성

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양한 농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

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수익을 최대 78% 증

가시켰으며, 해충도 10배 감소시켰다 (LaCanne and 

Lundgren 2018). 신호화학물질(Semiochemical)을 활용

한 해충 관리 또한 합성 살충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박스 12). 신호화학물질은 곤충과 작물이 발산하

는 천연 화합물로 해충을 덫으로 유인하거나 행동을 

교란할 수 있다(Norin 2007). 그리고 식량 생산을 위한 

유전자 변형도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일부 새 

품종은 가뭄이나 고온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또 영양 측면에서 개선된 품

종도 있다. 아직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

학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Hilbeck et al. 2015), 

증거에 따르면 이들 작물을 기르는 농가의 수입이 최

대 68%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최대 22% 증가했고 살충

제 사용은 37% 감소했다(Klümper and Qaim 2014).

각 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공기 오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변화
요구

친환경 
난방과 조리

조리기구와 난방기구의 
효율을 확인하고, 요리/
난방에 숯이나 나무 사

용을 자제한다.

쓰레기
관리

폐기물(유기물)과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무
기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고, 쓰레기를 불태우

지 않는다.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건강과 환경
을 위해 차를 타는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

를 이용한다.

에너지
절약

조명/전기제품을 사용하
지 않을 때 항상 끄고, 가
능하다면 가정에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다.

지도자들이 공기 질 관리 
지침 설정, 도보를 장려하
는 도시 계획, 대중교통 

강화 등 정책을 펴도록 요
구한다.

UNEP의 BreatheLife 캠페인 링크: http://breathelife203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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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2 : 농업 해충에 대항하는 연합군

코코넛은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작물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
다. 최근 필리핀의 코코넛 농장은 코코넛 깍지벌레(CSI)인 아스피디오투스 
리기두스(Aspidiotus rigidus)의 대규모 창궐을 겪었다(Watson et al. 2015). 
감염된 나무의 코코넛은 과즙에서 신맛이 나고 과육이 얇아진다. 기존 방제
법 중 하나는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를 줄기에 주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여러 종에 무차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섹
션 3.4 참고), 더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대안 중 하나

는 해충의 자연적 포식자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최근 필리핀 서던 따갈로그(Sou-

thern Tagalog) 지역에서 말벌과 비슷한 곤충이 발견되었는데, 이 곤충은 아스피디오투스 리기두스의 성체 
안에 알을 낳는다(Almarinez et al. 2015).  이 새로운 종은 콤페리엘라 칼라우아니카(Comperiella calauanica)

로 명명되었으며(Barrion et al. 2016) 코코넛 깍지벌레 방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콤페리엘라 칼라우아니카(검은 곤충)가 코코넛 껍질 곤충인 아스피디오투스 리기두스(노란색과 하얀색 껍질) 몸 안에 자신의 알을 주
입하는 모습이다. 

출처 : Ph Dr. Billy Joel Almarinez, De La Salle University, Philippines

식량 안보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식량 안보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식품

의 가용성을 말한다(Pinstrup-Andersen 2009). 식량 안

보는 세계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

지만, 누구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식량 안보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잔반이나 포

장과 같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채소가 풍부

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도 식량, 특히 고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Tilman and Clark 2014; Baroni et al . 2007). 

채소는 뒷뜰을 경작하거나 도시 농업에 참여하여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박스 13). 이것은 좋은 취미 활동이 

될 뿐 아니라 여분의 채소를 팔아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소비를 위해 채소를 심는다면 

섭취하는 채소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역에

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쉬운 실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산물은 포장과 운송에 더 

적은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

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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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업은 도시에서 동물을 사육하거나 작물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농촌에서 식량을 생산 및 운송하여 도시 내

에서 공급하고 유통하는 비용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도시 

농업은 도시의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좁은 지역(1,060km2)에 5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홍콩

은 전체 면적의 단 10%를 사용하는 도시 농업으로 인구가 

섭취하는 채소의 45%, 돼지의 15%, 닭의 68%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Yeung 2018). 도시 농업은 홍콩과 같은 

상업적 대규모 식량 생산에서 소규모 공동체 정원, 심지어 

아파트 발코니 또는 뒤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식자재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돈을 아낄 수 있어 가정에 도움이 되며, 주변 환경의 질을 향상
시킬 수도 있다.

건물 옥상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시설

박스 13 : 도시 문화(culture)와 도시 농업(agriculture)

출처 : De La Salle University Publishing House

3.5 쓰레기 문제

어떤 것이든 버려지면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 경제 그리고 인간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orld Bank Group 2012). 

쓰레기는 땅, 물 그리고 공기의 오염원이 될 수 있다(그

림23). 또 뎅기열, 설사 그리고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

병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고 확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매년 약 20억 톤의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이후 MSW)이 배출된다(UNEP and ISWA 201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정들은 전 세계 총 도시 고형 

폐기물 배출량의 43%를 만들어내며, 이는 한 사람당 

매일 1.4kg의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MSW의 증가와 더불

어 플라스틱 폐기물, 전자폐기물(e-waste), 음식물 쓰

레기 등의 증가와 같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폐기물은 단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일 뿐이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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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나쁜가? 전혀 아니다. “플라스틱

은 인류가 만들어낸 기적적인 소재이다. 따라서 문

제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인간의 무책임함이다.”  

- 사드구루(Sadhguru)

그림 23. 잘못된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위험들

https://www.youtube.com/watch?v=vcSG0TusOtc

동영상 링크

플라스틱은 어디에든 있다! 주변을 잠시 둘러보라. 플

라스틱이 사용되지 않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가? 플라

스틱 소재가 각광받는 이유는 내구성이 좋기 때문이다

(Hammer et al. 2012). 하지만 이 내구성은 플라스틱이 

바다와 육지에서 주된 오염물질이 된 이유이기도 하

다. 수많은 제품에 사용될 뿐 아니라 가장 흔한 포장재

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왔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2016년에만 3억 3,500만 톤에 달했고, 이 가운데 거의 

60%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5개 국가에서 배출되었다

(Bloomberg 2018).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메탄과
이산화탄소

발생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

지표수
오염

쓰레기 산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7

박스 14 : 플라스틱은 어떻게 토양에 침투할까?

아시아 태평양 인구의 주요 식량(2.4절)인 해산물은 인

체가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노

출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연구는 말레이

시아에서 사람들이 단지 건어물을 먹는 것만으로 1년

에 246조각의 미세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Johnston 2017; Karami et al.2017)! 또한 이 지

역 수중 환경 내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관심이 시급하

게 필요하다.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다양성과 수질, 그

리고 마침내 식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플라스틱들은 우리

를 아주 오래도록 괴롭힐 것이다.

토양 속 아크릴섬유. 

출처 : Anderson Abel de Souza Machado

플라스틱 쓰레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인간 삶의 질

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부

적절한 처리나 소각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플라스

틱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각 과정에서 

방출되는 독성 성분들로 인한 피부 및 호흡기 질환, 그

리고 눈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Lithner 2011).

해산물에 딸려오는 성가신 플라스틱

너무 작아 거의 보이지도 않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산물 

공급망을 통해 우리의 먹이사슬에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다(그림 24; Bhargava et al. 2018; Seltenrich 2015).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
stories/story/plastic-planet-how-tiny-plastic-
particles-are-polluting-our-soil

동영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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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싸움

일부 국가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닐봉

투와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

하는 등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

기 시작했다(UNEP 2106). 최근 중국 또한 플라스틱 쓰

레기 수입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각 나라들이 쓰레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 예를 들

어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 또는 플

라스틱을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나 탄소 나노튜

브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연료로 사용

하는 기술 등 –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Najafi 2013; Bazargan and Gordon 2012). 이뿐만 아니

라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일상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

라. 음식을 테이크아웃할 때 플라스틱 수저가 필요할

까? 플라스틱 빨대와 폴리에틸렌 봉지 같이 일회용 플

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없을까? 우리 모두는 환경과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가 가해지기 전에 지금 당장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전자폐기물:  휴대전화, 더 오래 쓸 수 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휴대전화를 바꾸는가? 옛날 휴대

전화들은 어떻게 하는가? 휴대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프린터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25). 그런 반면 전자제품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전자폐기물(e-waste)을 만들어낸

다.

그림 24. 미세플라스틱은 해산물 공급망을 통해 우리의 먹이 사슬에까지 
침투한다.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nb7tbfjYu3o

동영상 링크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9

반슬 15 :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재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인도의 공학자들이 과자봉지, 초콜릿 바 포장지, 비닐 봉지, 병, 뚜껑 등과 같은 폐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파

쇄하여 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를 대체하고 있다. 이 방법은 폐기물을 건설에 유용한 대체품으로 

재창조해준다.

재미있는 영상: 플라스틱과의 작별인사

http://web.unep.org/environmentassembly/beat-pollution/

동영상 링크

버려지는 전자제품을 줄이자

전 세계적으로 매년 4,470만 톤의 전자폐기물이 발

생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자폐기물을 가장 많

이 발생시키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전자폐기물에는 환

경에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사

용해 처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자폐기물에는 경

제적 가치가 있는 희유금속(rare metal)도 들어있다. 그

러나 전자폐기물의 극히 일부만 공식적으로 재활용되

고 있으며, 엄청난양이 매립되고 소각되어 환경과 건강

에 심각한 문제를가져오고 있다(Zeng et al. 2016; 

Song et al. 2015)

전자제품을 태우면 유독성 금속(예: 납)과 화학물

질이 공기와 토양, 그리고 물에 배출된다(Sepúlve-

da et al. 2010). 전자폐기물에서 귀금속을 회수하는 산

업에 여성들이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이들은 그 과정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그림 26; McAllister et al. 2014). 방출

된 독성물질은 자연 유산, 사산, 조산, DNA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Grant et al. 2013).

3장: 위태로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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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휴대전화,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림 26. 인도의 비공식적 전자폐기물 재활용 산업에서
한 아이와 여성이 일하는 모습

16억 개 18개월 30% 손실

2012년에 생산된 핸드폰

의 수. 전자제품은 비소, 

납, 브롬화난연제와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한

다.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기간이다.

60% 매립

우리가 버린 전

자 폐기물은 대

부분 매립되어

환경에 독성 금

속을 축적시킨다.

전자제품을 재활용해

도 회수되지 않는 재료

들이 상당히 많다.

출처 : iFixit.org.

출처 : Sadia So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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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고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것

출처 :  tunza.eco-generation.org.

전자폐기물 처리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운영되

어야 하며, 사업자들은 지역 공동체가 유해 물질에 노

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또 전기전자 기업

들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대폭 연장하기 위해 진지하

게 노력해야 한다(그림 27).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두르자

FAO에 의하면 인간이 먹기 위해 만드는 음식의 약 3

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한다(FAO 2018). 당신은 파티나

뷔페에서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들을 가져

오는가?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잊어버릴 때

가 있는가?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음식물을 낭비하는

가? 기아와 식량안보는 심각한 국제적 이슈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6억 명이며 2050년에는 98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UNDESA 2017). 지금 우리는 세계의

굶주리는 사람들과 증가하는 인구를 어떻게 먹일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배터리

부품

케이스

포장

수리 판매

재활용

• 배터리
• 스테인리스강

• 장신구
• 전자제품

• 도로 건설 자재
• 플라스틱 울타리
• 자동차 범퍼

• 신문
• 박스
• 계란판

중고
휴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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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간절히 원했을, 당신이 버린 그 음식

어렸을 때 음식을 남겼다고 야단을 맞았던 경험이 있는

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고, 좋은 식습관을 

기르라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입이 닳게 이야기했던

가? 음식을 남겼을 때, 굶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부

모님의 말에 죄책감을 느꼈던 일이 기억나는가? 오늘

날의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상황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그림 28). 그래서 우

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 음식물 쓰레기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은 먼저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장을 

보러 가서 배가 고팠을 때 먹고 싶다고 느낀 걸 전부 사

버리는 행동을 자제해보자. 식사를 미리 계획하고, 필

요한 것만 사도록 하자. 외식할 땐 친구들과 음식을 나

눠 먹으면서 식사를 즐겨보자. 이렇게 하면 다양한 종

류의 요리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

면 돈도 아낄수 있다!

그림 28. 음식 낭비와 기아 인구

출처 : https://www.asiaone.com/asia/80-households-asia-pacific-regularly-waste-food-home-survey, FAO (2019)

49%

34%

11%

설문에 응답한 4,000명 가운데 49%가 냉장고에 보관한 
남은 음식을 잊어버렸다.

설문에 응답한 4,000명 가운데 34%가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린다.

전 세계 인구의 11%가 기아 또는 영양 실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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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6 : 음식 '거래소'

Box 17 : 싱가포르의 음식물 쓰레기 소화조

인도 자이푸르(Jaipur)의 식당인 푸드 스톡 익스체인지(Food Stock Exchange)에서는 음식 가격이 계속 변하

며, 커다란 스크린에 표시된다. 마치 증권거래소처럼 말이다. 이 운영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수요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유통 기한이 임박했지만 아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채소에 비슷한 컨셉을 적용할 수 있

지 않을까? 이런 음식을 먹을 의사가 있는가? 생각해 볼만한 주제다.

 싱가포르에 있는 그린데일 초등학교는 2017년 8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

그램에 따라 학교는 점심시간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물소화조

(biodigester)에 투입되며, 미생물을 통해 퇴비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학교 정원에 쓰인

다. 또 식당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줄 때 양을 좀 줄이고 싶은지 물어보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음

식물 쓰레기가 하루 17.9kg에서 10kg 이하로 줄어들었다.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food-waste-food-for-thought-for-students

낭비하지 말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쓰레기 방지 및 감축이라

는 주제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관리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공공의식 캠

페인에 참여하고 쓰레기 관리에 협력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분리 배출 규칙을 따르고 

집과 바깥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 관리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해 재활용하고, 재사용해

보자!

3.6 오염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일상생활에 점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며 무한한 가능성과 혜택, 높은 삶의 질을 가져

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삶을 위태롭게 하

는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 오염, 빈

번한 기상 이변, 자원 고갈과 같이 기술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물, 공기, 식량 문제들의 상태도 매우 위태롭다. 한편 지

구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도시화가 확산되며, 더 많은

쓰레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3장: 위태로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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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9: 플라스틱 쓰레기로 버스 요금을 내는 인도네시아 통근자들

BUSTICKET

https://asiancorrespondent.com/2018/05/in-indonesia-commuters-pay-for-the-bus-with-plastic-waste/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함에 있어 협력자가 될 수 있다. 배출량을 줄이는 

청정 기술, 혁신적인 농법, 첨단 쓰레기 관리 시설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지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술의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기술을 

통해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려면 엄격한 법률, 

사회적 의식, 그리고 기술적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 깨

끗한 물, 신선한 공기, 좋은 음식을 계속 누리려면 온전

한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분명 사회는 기술과 자연 모

두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최적의 기술과 대안적인 행

동이 반드시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는 것과 같은 우리

의 개인적 선택과 결정 역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깨어

있는 개인의 의식은, 기술을 더 잘 활용하고 환경을 돌

보려는 집단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적응하

려는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된다. 4장에서는 지역과 국가

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다양한 해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 플라스틱은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기적과도 같은 소재이다. 지금 플라스틱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플라스틱 제품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일회용 식기류(접시, 컵, 병, 수저, 그리고 특히 빨대)의
사용을 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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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
(REUSE)

쓰지 않기(REFUSE)고쳐쓰기(REPAIR)

재활용하기
(RECYCLE)

3장: 위태로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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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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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변화에 대한 적응

이전 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의 도시와 지역 사

회에서의 행동은 20년, 30년 심지어 50년 후까지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미래 세대가 지금과 같은, 또는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지금부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가 계

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 증가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0).

녹지 보존을 통한 홍수 
방지, 열섬 현상 완화, 깨
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

강 및 여타 자연재해 다발 
지역 주변에 더 적은 건물 
건설 및 개방 공간 확대

대중교통 수단과 재생에
너지 이용의 확대를 통
한 공기 질 개선 및 배출
량 저감

1880년 이후 지구온
도 상승(Pachauri et 
al. 2014)

205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인구가 두 배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UN 2018)

회복력 [Resilience]
명사
어려움에 대처하고 회복하는 능력

3 5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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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1980년, 2010년, 2050년의 도시 인구수

출처: UN 2014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

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는 계속해서 확산해나갈 것이

다. 지구의 밤을 찍은 위성사진(그림 31)은 도시가 지구

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었고 '어둠을 밝혔는지' 보여준

다. 2025년이 되면 세계 10대 대도시권 중 7개가 아시아

에 속할 것이며, 2050년이 되면 아시아의 도시 인구가 

2015년의 20억 명에서 3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UN 2014).

이러한 도시화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

화 등의 문제를 일으켜 농촌 지역의 노동시장과 경제

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와 동시에 범지구적 기후변화

로 인해 기후 관련 재해가 늘어나고, 기온 및 해수면

이 상승하며, 유한한 자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그리

고 지구의 한정된 자연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직면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과 사회가

회복력 및 지속 가능성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3.5

3.0

2.5

2.0

1.5

1.0

0.5

0
1980      2010  2050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십
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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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공위성에서 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밤

출처: NASA의 DMSP-OLS 위성. 

이 장에선 우리 사회 및 미래 세대가 도전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관련 대

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4.2절과 4.3절은 도시와 마

을이 기후 관련 재해와 기온 상승에 대해 회복력을 키

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4.4절에서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화석 연료, 토지, 물 등 유한한 자연 자원

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아래 박스 19에는 관련

SDGs 및 이 장에서 강조한 주요 문제 및 대책이 요약되

어 있다.

4.2 재난 파악은 곧 재난 예방

비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1940년대 이래로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

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홍수(그림 

32)와 가뭄이다(Munang et al. 2015).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상이변이 발생하

였으며(Guha-Sapir et al. 2016) 기후변화로 인해 이

4장: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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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재해의 발생 빈도, 규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IPCC 2014).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도시와 마을들이 

기후 관련 재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과 문제의 주원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처하

는 선제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성을 납득시킨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보고서는 생태계 기반 재 

난 위험 저감, '기후 스마트' 토지 이용 계획, 개선된 재

해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현을 비롯한 몇 가

지 주요 대책을 명시했다(IPCC WGII 2014). 가정, 지방

자치단체,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의 행동은 사람

들이 기후 관련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돕는 데 중요

한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기후 변화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

을할 수 있다.

박스 19: 4장 요약

이 장에서 논의된 문제들

기후와 관련된 재난의 증가

기온 및 해수면 상승

유한한 천연자원

1. 생태계 기반 재난 위험 저감
2.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climate-smart) 토지 이용 계획
3. 첨단 기술. 자연 재해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4. 지역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재해 대비 활동

1.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화
2. 도시 녹화
3. 국제적인 도시간 협력

1. 재생에너지

2.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3.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4. 효과적인 도시 농촌 간 연계

(예: 서로 협력하는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대책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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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2016년 필리핀에서 태풍 밀레뇨(Milenyo)와 함께 발생한 홍수

출처: Erlinda C. Creencia, Creencia, City of Santa Rosa. 

자연 생태계: 재난 위험 저감을 위한 우리의 협력자

자연 생태계는 기후와 관련된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보호하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숲과 여타 녹지 공간의 경우 토양이 빗물을 흡수하

여 홍수 발생 확률을 낮추고(2.2절) 침식을 방지함으로

써 산사태 발생 확률을 줄인다. 맹그로브와 해안 습지는 

폭풍해일, 쓰나미,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줄여주어 해안

선을 따라 위치한 도시와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한다. 자

연이 제공하는 이러한 혜택 덕분에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재난 위험 저감이 최근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기

후 관련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자연의 힘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나무를 심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조성하려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

다. 제방이나 방조제와 같은 전통적인 '회색' 기반시설

을 통한 대책과는 달리, 이러한 생태계 기반의 대책들

은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호나 도시의 열섬 현상 감소

와 같은 환경적 이익을 제공한다(4.3절).

재난 위험 저감을 위한 도구

2030년까지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인 유

엔의 재난위험저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the U.N.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는 빠르

고 계획되지 않은 도시화가 높아진 재난 위험의 근본적

인 원인이라고 파악했다(UNGA 2015). 따라서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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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후에 대한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즉 현재와 

미래의 기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많은 지

방자치단체는 도시 계획 과정에 기후 위험도 평가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지리 정보 시스템(geogr-

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및 기후 모델을 통해 

다양한 기후와 토지 용도의 시나리오(그림 33)를 만들

어 사람과 사회 기반 시설이 직면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 설계 시 

재난 취약 지역을 개발하지 않거나 이러한 지역의 개

발 계획 시 재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기후와 관련된 모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복잡

한(그리고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첨단 감시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삼중 재난(지진, 쓰

나미,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관련 위험 문제 때

문에 저고도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 우주국 JAXA가 제공한 위성 사진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피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 33. 토지 이용 변화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현재의 토지 이용 미래의 토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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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토지 이용?

재난 위험 저감을 위한 협력 

개별 가정과 지역 사회의 노력을 통해 자연 재해에 대

한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은 집을 짓기 

전 부지를 높게 만들거나, 기둥이나 말뚝 위에 집을 지

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경우 지역 생

태계 및 녹지 공간을 보호하거나 재난 대비 훈련(예: 홍

수 대피 훈련)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온라

인 커뮤니티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은 

재난 위험 저감과 복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 오픈스트리트

맵 팀(Humanitarian OpenStreetMap Team, https://

www.hotosm.org/)은 '매퍼톤(mapathons, map과 

marathon의 합성어)'을 정기적으로 주최해 온라인상에

서 자원봉사자들과 기후 관련 재난의 피해가 큰 지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건물, 도로 등)에 대한 지도를 만

든다.

4.3 폭염과 해수면 상승 

기후 관련 재난 외에도 점차 증가하는 도시의 기온과 

해수면 상승에서 기후 변화와 도시 개발이 미치는 영향

을 찾아볼 수 있다(Hunt and Watkiss 2011). 기온 상승은 

지역 전체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도시 지역과 관련이 

있다. 이는 늘어난 인간 활동(예: 자동차 배기관에서나

오는 열), 낮은 녹지 비율, 고흡수성 건축 재료의 광범위

한 사용(예: 아스팔트)으로 인해 도시의 기온이 더높아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cCarthy et al. 2010). 이 

현상을 흔히 도시 '열섬 현상'이라 부른다. 이렇게 범지

구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시의 기온

이 상승하고 있다.

열섬 현상은 에너지 수요와 비용을 높이고, 대기 오염

을 증가시키며, 물의 가용성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폭염과 관련된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스 20; 

Deilami et al. 2018). 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

제, 사회, 그리고 보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도시들이 널리 분

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도시 기온 상승

은 더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 태평약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위험

에도 노출되어 있다(Prasad et al. 2009). 해수면 상승은 

홍수 증가와 삶의 터전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

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bier 2014). 

이러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취약

성 정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의 위험이 높은 지역

의 경우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재해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한 사회 구조와 사회 경제적 격

차도 기후 변화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감축 

및 적응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는 지역사회, 자치단체, 국가,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Sarzynski 2015). 사회적 자본, 즉 국민들이 효과적

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 내의 공유된 가치와 

이해는 이러한 과제('기후 변화 적응')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단체 활동의 근거가 된다. 이어지는 절에서

는, 열섬 효과, 해수면 상승 및 상승하는 온도에 대처하

는 몇 가지 방법이 제공된다. 이는 지역사회 수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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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홍수 위험과 사회 경제적 격차

자료 출처: NOAA:Estimat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https://ngdc.noaa.gov/eog/download.html), ORNL:LandScan population grid 
(https://landscan.ornl.gov/), NASA: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https://lta.cr.usgs.gov/SRTM).

치단체 수준, 국제적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다.

더 시원하고 가까운 공동체를 위한 녹지 공간

'냉각 지역'으로서의 자연녹지지역을 보전 혹은 조성

하는 것은 환경의 질 향상은 물론 열섬 현상의 감소에

도 기여할 수 있다(Hatvani-Kovacs et al. 2018). 한국의 

대구시는 지역적인 노력을 통해 대규모의 녹지 지역

을 조성하여 열섬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킨 좋은 사례

이다(박스 20).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녹지 '냉각 지역'이 지역주민들이 서로 모여 대

화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여 환경 질은 물론 

지역사회의 소통 빈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Murakami et al. 2014). 이러한 냉각 지역을 적절히 설

계하면 사회적 자본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는 지역사회 회복력의 많은 측면(예: 재난 대응

을 위한 자발적인 자원 봉사자 단체 형성(Twigg and 

Mossel 2017)에서 중요하다.게다가, 자연적 냉각 지역

은 인근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다(Larsen 2015).

홍수 위험지역

도시 지역

<5m (높이)

<하루 10달러 
≥하루 10달러 

수역

≥5m (높이)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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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0: 도시 열섬 현상과 건강

자연적 냉각 지역의 사용과 더불어, 도시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Lwasa and Dubbeling 

2015). 자연적 냉각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 농업 영

역도 (도시의 식량 안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의 온도를 낮추고, 지역의 환경 질을 개선하며, 에너

지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 응집력을 형성하는 데에 기

여한다.

인위적인 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이, '녹색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도 불리는 녹지 지역과 그 연결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 환경 관리, 사회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

요하다(박스 22; Andersson et al. 2014; Benedict and 

McMahon 2012). 일례로 일본의 요코하마 시는 소도시

세(1인당 약 8달러)를 부과하여, 도시녹지공간으로부

터 오는 이익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산림 및 농업 보

전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녹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http://www.city.yokohama.lg.jp/

kankyo/ midoriup/english/tax-fund.html).

도시 기온 증가는 인간과 생태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책 개발을 위해 각 도시에서 나타나

는 열섬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흰색 지붕 사
용, 차광 나무 
심기 및 그늘 
증대

고효율 에너지 
제품 사용을 
통한  전기 
수요 감축 

여름철 
최고 수요에 
대비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적용 및 
태양광 발전

열섬 현상의
영향

대비 및 대응
방법

보다 
빈번하고
극심한 폭염

증가하는
에어컨 
사용량 및 
전기 수요

전력 시스템 
과부하, 부분적 
및 전면적 
정전 가능성 
상승

고령자 등 
위험군 인구에 
대한 적절한 
냉방 부족

질병과 
사망률 증가

도시 

열섬 효과로

점점 더

높아지는 기온 

고령자 등 
고위험 주민 
관리를 위한 
쉼터 및 관련 
프로그램 제공

( http://nca2014.globalchange.gov/report/regions/southw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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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1: 열섬 현상을 줄이는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

대한민국의 도시 대구는 1980년대 초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로 광범위하게 개발되었다(Yoon et al. 1994). 

대구는 지리적 위치와 고도의 도시개발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1996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

구시는녹지 지역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불과 10년 만

에 1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16년까지 대구시는 

총 3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2021년까지 5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시 내 녹지비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한여

름의 최고 온도는30년 전에 비해 1.2도 감소하였다.

도시숲의 확대는 아래와 같이 열섬 효과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건강과 복지 강화
보통 크기 나무 두 그루는 년간 사람 

한 명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

경제적 활력 강화
 큰 나무들은부동산 가치를 5~15%, 

임대료를 7% 늘려주며 방문하는 

고객의 소비도 9~12% 증가시킨다.

도시 열섬 현상 

영향 감소

녹지는 지표 온도를 10~20도 

감소시킬 수 있다.

출처: https://yoursay.tr.qld.gov.au/greenis/photos/34697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3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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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하는 도시들

경험 및 기술 공유 등 도시 수준의 국제적인 협력은 도

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도시의 녹지화를 촉

진하여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동시에 적응 및 감축 노

력을 촉진하고 사회적 자본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도시 수준 지표(예:

도시의 경제 수준 또는 환경 지속가능성의 척도)는 도

시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도시의 지표 값을 비교하며

도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기

반으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정책을 입안할 수 있

다(Uchiyama et al.2015).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 수준의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지역 총생산

액, 거주자의 수입, 빈부 격차를 비롯한 기타 지표로 이

루어진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City Sustainability Index)

는 도시의 환경, 경제, 사회 특성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

해 사용된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인구 조사

자료 외에도 지역 차원의 정보를 종합하여 도시를 평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도시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정보는 시민의 활동을 모

니터링하여 수집할 수 있다.

4.4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적용하기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추진 요인들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에너지 및 교통 시스템과 도시

지역의 스마트한 녹색 성장에 바탕을 둔 경제 변화가 

시급하다." – UNEP(2016).

계속되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약 30억 명의 추가 인구

가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풍요로움은 이 지역의

제한된 자연 자원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경쟁력은 저탄소 미래의 구현 여

부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될 것이

다. 지속가능한 방법에는 에너지 효율의 획기적인 상

승,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을 통한 화석 연료에 대

한 의존도 감소, 도시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 친환경적

건물 설계, 대량 수송 수단 및 장거리 철도 사용 증가,

유한한 자연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포함된다.

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과 친환경 건물 설계 등을

적용하고, 대량 수송 수단과 장거리 철도에 더 의존하

고, 유한한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생

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2015년 전 세계는 화석 연료를 연소하여 32.3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다(IEA 2017). 이 중에서 67%는 

전기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1kg당 영향을 계산하면 이

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 메탄, 질산화물만큼 환경에 악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연간 온실가

스 발생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와 같이 대기 중

에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기타 재난

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화석 연료가 연소되

며 공기와 수계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데, 이것

은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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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단 12.9%의 전력만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으로부터 생산하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연적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바람, 태양, 수력, 지열, 바이

오매스, 폐기물, 조력 등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포함

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

지 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유가와 점점 고갈되는 석유 매장량은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화석 

연료 자원 매장량은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지만 각 나

라는 적어도 하나의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보유

하고 있다(그림 35). 네팔의 경우 전력 수요가 매년 10%

씩 증가하면 2025년엔 총 수요가 3,500MW 수준이 되

지만, 수력 발전으로만 83,00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Shukla et al. 2017).

또한 동남아시아는 북유럽의 두 배에 해당하는 태양에

너지 잠재력을 가진다. 인도와 같은 많은 나라들의 경

우, 가정용 옥상 태양광 발전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

이며 5~15년에 걸쳐 가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깨끗하고 지속가능

한 기술 혁신의 증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또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면 가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 연

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크로 그리드를 이용한 지역사회 차원의 재생에너

지 개발은 개인 및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도울 수 

있다.

아시아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그림 36에 나타나 있다. 인

건비, 부지 위치 등 실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 비용은 그림에서 범위로 표현된다. 석탄 기반 전

그림 3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양(좌), 풍력(우) 
에너지 자원도(IREN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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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 비용의 범위는 빨간색 파선으로 표시된다. 

흥미로운 점은 집광식태양광발전(CSP), 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만이 석탄 발전보다 더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수력 발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가장 저

렴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며 육지 풍력 발전은 용량

의 개선과 설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의 감소로 점차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비용도 같은 추

세를 따르고 있다.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는 안정적인 정책과 명확한 규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일관성이 없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재

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되어 왔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목표

와 로드맵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더 매력적

으로 인식될 것이다.

게다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총 투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

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산 투자 규

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많은 정부가 민간 투

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전통적인

방식의 지원뿐 아니라 위험 경감 방식을 도입하거나투

자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 

지원 방안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만들 것이다.

그림 36. 아시아의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빨간 파선은 석탄 발전의 비용 범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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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물 효율성: 내일을 위해 일부를 절약하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

니라 기후 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한다.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면 조명, 냉방, 난방 및 가

전 제품의 작동과 관련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산업 및 사업 부문의 에너지 관련 배출 및 운영 비

용을 줄일 수 있는 유사한 기회가 존재한다. 특히 광업, 

농업, 섬유 생산 및 식품 가공 등에서 상업 및 산업 활동

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면 상당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

적 절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산업과 기업

의 운영에 있어 물 이용 효율은 비용을 절감하고 담수

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담수는 우리가 

먹는 고기에서부터 음료를 담는 알루미늄 캔(캔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20L의 물이 필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비하는 것 대부분에 포함된다. 우리가 가정에서사용

하는 물의 양은 비교적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물이라는 삶의 유지에필수적

인 자원을 이해하고 의식적인 물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훌륭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가정수준에서의물 절약

은 가계비를 절약하고 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멋진 집이다!

건물은 전세계 총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며,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Zang 

and Cooke, 2010). 건물은 긴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 이 비율은 두 

배 또는 세 배로 증가할 수 있다(Lctpi.wbcsd.org 2018).

건축 디자인은 주택의 효율적인 물과 에너지 사용에 영

향을 미친다. 가정 내에서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림 37에 몇 가

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냉난방 요건은 건물 내 에너

지 소비의 주요 원인이다(Ürge-Vor-satz 2015).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 기술 

외에도, 건물 설계 지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에

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건물은 건

설 비용이 약간 더 들지만, 건물의 운영 비용이 기존 건

물과 비교하여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상쇄

한다(Weerasinghe 2017).

지속 가능한 건물 디자인의 한 예는 호주에 위치한 조

쉬의 집이다. 환경 과학자 겸 미국 ABC 채널 원예 방송

의 진행자인 조쉬 번(Josh Byrne)은 조쉬의 집(Josh's 

House)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그의 집은 냉

난방을 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물

을 모아 재활용한다. 이 집은 호주 전국 주택 에너지 등

급제(Nationwide House Energy Rating Scheme of 

Australia)에서 10 스타 등급을 받았다(출처: Joshhouse. 

com.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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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속 가능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밝은 색의 외벽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및 조명 기기

자생 식물

금속/ 밝은 색의 
지붕

대체 에너지 자
원(태양광 패널)
을 통해 물 데
우기

양질의 단열 및 
밀폐재

동쪽과 서쪽으로 
나무 그늘 만들기

태양광 패널

저류 및 
이중 수세식 
화장실

생활습관 변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도꼭지 잠그기

정원에 주는 물, 
수세식 화장실, 
세탁을 위한 
빗물 모으기

생활습관 변화: 
불 끄기 및 사용하
지 않는 기기의 전
원 끄기

지속 가능한 건물: 장기적인 투자 

건물이나 주택의 설계 단계에서 선정된 재료의 유형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선택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 이변에 대한 회복력을 https://joshshouse.com.au/videos/series-1-the-build/

동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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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며, 거주자들의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

을 준다. 재활용 자재나 친환경 자재를 건축 재료로 사

용하여 집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패시브 디자인(Passive design)'은 자연 기후를 활용하

여 건물 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한다(박스 22). 설계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

을뿐 아니라 가정의 냉난방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패

시브 디자인을 건물에 적용하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

에 직사광선을 최소화하고 단열재, 이중창을 설치하거

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건

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패시브 건축물의 설계 시 해당 국가와 지역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 패시브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할 부분을 

탐색하는 것 외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모니터링하

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모니터링하

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전기 요금을 살펴보거나 

거주자가 실내 온도를 얼마나 쾌적하게 느끼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박스 22: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란 무엇일까?

다음 영상은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https://player.vimeo.com/video/74294955

동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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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근길은 얼마나 지속가능합니까?

교통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분야 

중 하나이다 – 그리고 교통 분야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 2015년 기

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9%를 교통수단이 차지했

다(IEA 2018). 또한, 교통수단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

화탄소를 77억 3,780만 톤 배출했으며(IEA 2017), 이로 

인한 오염으로 우리의 건강과 삶에 피해를 주었다. 도

시화로 하루의 이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엔진이 있는 교

통수단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그림 38). 이로 인하

여, 교통은 기후, 에너지 안보, 건강, 심지어 기본적인 

서비스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내연 기관 차량을 대체할 전기, 하이브리드, 바이오 연

료, 연료 전지와 천연가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

은 다행이지만(Lopez et al. 2018), 자가용에 대한 의존

도 증가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선진국

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여객 운송이 자가용으로 이루어

진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사용이 

거의 균등하게 반으로 나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의 자가용 사용률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오토바이를 통한 이동이 많은 것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이륜 및 삼륜차는 동남아시

아 도로의 60%에서 90%를 차지하며(IEA 2018), 이 중

대다수는 125cc 배기량을 갖는다. 베트남 사례 연구

(Bray and Holyoak 2015)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유연성,

빠른 이동 시간 및 적절한 구매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

이 오토바이를 선호한다.

이란의 한 연구(Hassani and Hoesseini 2016)는 오토바

이가 승용차와 비교하여 100km당 소비하는 연료의 양

이 78% 더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같은 거리

를 주행했을 때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일산화탄소를

250% 더 배출하고 연소되지 않은 탄화수소를 130% 더

배출하며, 반대로 질산화물은 87% 덜 배출한다고 밝혔

다. 구매와 운영 비용만 고려하면 선택은 단순해 보인

다.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려면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교통 문제는 기술 문제인 동시에 사회 문제이기도 하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스나 기차를 타고, 또는 심지

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할 의향이 있는가? 아

니면 더 극적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탈 의향이 있는가?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km당 배출량을 99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모범 사례로 싱가포르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자가용 보유율을 조절하

고 양질의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해왔다. 피크시간대에 버스는 10분마다, 기차는 

매 2~3분마다 운행한다. 또한, 자가용 보유 대수를 통

제하기 위해 차량 할당제와 전자 통행료 징수제(LTA 

2017a; LTA 2017b)를 실행한다. 싱가포르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모든 집에서 도보 10분 이

내의 거리에 기차역을 만드는 것이다. 한곳에서 주거, 

업무, 여가 등의 여러 용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해 장거리 이동을 줄이려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Banister 2008). 뿐만 아니라 걷고, 조깅하고, 자전거 타

는 것을 장려하기도 한다. 호주의 아델레이드시는 자체

적으로 복합용도개발(MXD) 가이드를 발표하기도 했다

(https://www.cityofadelaide.com.au/plann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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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사한 예로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일하고 회

의하며 쇼핑하고 탈 것을 예약하는 등 많은 일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38. 방콕의 교통체증 

출처: GEO-6 Asia-Pacific Regional Report

또 다른 흥미로운 교통 분야 발전은 인터넷 기술의 발

달로 시작되었다(그림 39). 예를 들어, 많은 아시아 태평

양 도시에서 자전거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

국 상하이의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자전거를 빌리

고 인터넷을 통해 비용을 결제한다.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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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대여를 위해 줄 세워져 있는 자전거. 왼쪽: 이용자는 자전거 후면의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자전거를 빌린다. 

출처: Lingmin Peng, Tongji University, Shanghai, China.

도시계획에 '계획'을 담는다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규제되지 않은 도시 개발로 인

해 유한한 경작지와 자연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환경, 식량 안보, 물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자원 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규제되

지 않은 도시화는 심각한 수준의 빈곤, 높은 실업률, 사

회 서비스 부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은 삶의 근원이다

물은 삶의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유한하다. 아시아 태평

양의 도시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양의 빗물이 수

로와 만에서 불침투성 표층을 흐르며 유량의 시기, 속

도, 부피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물의 특성을 고려한 도

시 설계는  도시 계획과 건물 설계 단계에서 빗물이 노

출된 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관리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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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배수와 빗물을 어떻

게 관리할지 고려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맞서 홍수 피

해를 줄이고 자연적인 물의 순환 및 물 생태계를 보호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City of Geelong 2018). 

전 세계 취수량의 70%를 농업용수가 차지하고 있다. 더 

효율적인 관개 농업 및 농업용수 사용을 한다면 담수 

가용성을 높이고 발전을 촉진하며 토양 침식을 줄이고 

더 많고 다양한 농작물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enzlau 2013). 농업에 사용되는 용수를 더 효율적으

로 사용하면 물 안보를 확보하고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증가한 영양소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특히 2050년 인구수가 5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UN 2014).

4.5 오늘 경계해야 내일 살아남는다

앞으로도 도시화와 기반 시설의 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삶을 물려주려면 지속가능한 설

계와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 불평

등, 문화적 차이 및 성 문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 또

한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곳인 경우가 많고 이는 저소득층의 취약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문화적인 차이는 사회적 결집력을 약

화해 재난 대응 방법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큰 영향

을 준다.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갈 때 다양한 성 문제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회에선 노동력 분업으로 인해 여성

이 가정 내 에너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와 지역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심화하여 발생하는 기후 관련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 경제

적 위치에 따라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

므로 이러한 문제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주 도중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한 위험에 여성이 가장인 가정 및 

재해 중 부모를 잃은 아이 등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비록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우리를 갈라놓지만, 우리

의 삶의 터전인 지구, 우리의 소중한 삶 등 우리를 하나

로 묶어주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물과 음식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은 모두 중

요한 개념이다. 우리 공동체와 삶의 회복력과 지속가

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습된 공동체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고, 계속해서 번

영할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SDGs와 환경 문제에 대

한 청년들의 견해가 제시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

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집단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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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 권장 사항:

• 내가 사는 집이 기후 관련 재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지역 홍수 위험도 지도
확인 등).

• 내가 사는 지역의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하거나 주도해보라.

•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그 이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 물과 에너지 소비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돈을 절약하는 동시에 세상도 구할 수 있다!

박스 23: 바이올리니스트 시키마치 미즈키(弛畏求暈 )

시키마치 미즈키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에 남겨진 파편으로 만든 '쓰나미 바이올린'을 연
주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다. 그는 바이올린을 통해 소뇌 저형성증을 극복한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젊
은이로 음악을 통해 사회의 회복력 강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를 위해 진행된 아래 인터뷰에는 그가 재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직접 작곡한 '희망으로 가는 길
(Road to hope)'이라는 곡의 첫 녹음본이 수록되어 있다.

https://youtu.be/YfQB_5uCn8Y?list=PLNNslwnSnPNDIYhSgyOl8fLrc93n0RRc1

동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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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년들이 생각한 2050년의 모습

지역의 인구 성장 속도가 줄어들었다. 우리는 빈

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냈다. 소득 격차, 성별 격

차 그리고 각종 차별들이 2020년에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이제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

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한다. 모든 가정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와 하수를 처리해낸다.

폐기물

청년들이 원하는 2 0 5 0 년 의  모 습 은 …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2 0 5 0 년 의  모 습 은 … 

판데믹으로 인해 인류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공장

식 축산 환경에서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다.

남극과 북극에서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으면서 

2020년부터 해수면이 8m나 상승했다. 자연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5장: 행동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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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년들이 맞이할 2050년

출처: GEO-6 for Youth Asia-Pacific 설문조사팀.
그림: Mirza Nasir Baig, 2016 International Cartoon Competi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는…

발생량이 줄어들었으며 일부 국가는 쓰레기 배출

량 0을 달성했는데, 이는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의 

100% 3R(Reduce-Reuse-Recycle: 절약-재사용-재

활용)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덕분이다.

기적적으로, 국제 사회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용 무기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무기에 사용

되었던 자원들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

이고 있다. 

지구의 육지 절반 이상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자연의 다양한 혜택

을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

토야마'로 기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펼치는 세계적

인 노력 덕분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제 고기

에는 물 사용, 탄소 배출, 질소 발자국에 대한 세

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맛있는 채식이 표준적인 

식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더 이상 야채나 과

일을 씻을 필요가 없다. 위험한 화학 약품은 더 이

상 농업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하며 만족스럽다. 
이곳은 낙원이다.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미래는… 

얼마 남지 않은 화석연료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빈

번하게 일어난다. 몇 년 전에는 테러 단체가 세계 주

요 도시 여러 곳에 핵폭탄을 터트려 사람이 살 수 없

는 곳으로 만들고 말았다. 

식수 공급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수도꼭지는 하루에 

단 한 번만 작동한다. 부유층만 깨끗한 물이라는 사치

품을 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바이러스, 병

원균, 그리고 판데믹을 견디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에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

땅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오직 공장에서만 작물을 기

를 수 있다. 날씨는 찌는 듯 덥거나 비가 오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홍수가 끝나

면 강도, 강력 범죄, 사회적 불안이 따라온다. 바퀴벌

레, 파리, 모기들이 창궐하고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곤충은 살충제에 의해 멸종되었다. 

바다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를 제외하면 텅 비어있다. 현재 호주

보다 거대해진 이 쓰레기 섬은 사라진 남극을 대신한

다는 의미에서 '쓰레기극(Garbactica)'으로 불리고 있

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악몽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매일 산다는 것 자체가 악몽이기 때문이다.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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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청년, 그리고 SDGs

2015년 9월, 국제 사회는 2030년까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과 여러 전 지구적 목표에 합의

했다. 이것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및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머릿말

(VI 페이지)과 링크: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

sustainable-development-goals/)에 설명되어 있다.

'청년을 위한 6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해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SDGs 가운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물

어본 결과, 청년들은 SDGs 12번 목표, 지속가능하고 책

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을 꼽았다. 또한 '6차 아태지역 

지구환경전망보고서(2015)(GEO-6 Asia-Pacific 2015)'는 

SDGs 12번 목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변혁에 

있어 핵심 요소로 지목하기도 했다(UNEP 2015).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는 하루 빨리 상품과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을 바꿔 생태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세계에는 아직 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소매 단계와 개별 소비자 단계에서 발

생하는 음식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더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자원효율적으로 변할 뿐 아니라 식량 안보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다른 모든 목표 1번에

서 16번까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요소인 SDGs 

17번 목표(SDGs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한 청년은 20%에 불과했다. SDGs 17번 목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역량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 사회는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담론, 계획, 

시행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에는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 약 40억 명의 인구가 인

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가 개

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린다면 SDGs 달성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

다.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년들이 SDGs 달성을 위한 

변화에 앞장서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날의 젊은 전문가

들은 앞으로 정책 결정자가 되고 롤모델이 될 것이다. 그

들은 훗날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리더, 교육자, 사업가

가 되어 환경 문제에 혁신적이고 통합된 방법으로 맞설

것이다.

5.2 당장 행동하라

청년들의 인식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

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명이 넘는 아시아 태평양 청

년들이 SDGs, 환경의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생각, 의견을 공유해 주었다. 환경의 현

재 상태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91%는 환경의 상

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그림40). 

5장: 행동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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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청년들의 인식: 현재 환경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한명도 없없다.

그림 41. 환경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Source: GEO Youth for Asia and the Pacific Survey

출처: GEO Youth for Asia and the Pacific Survey

매우 그렇다 64%그렇다 27%

잘 모르겠다 7%

매우 그렇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17%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16%

잘 모르겠다 28%그렇지 않다 34%

그렇지 않다 2%



83

한편 이러한 환경 악화에 직면하여, 약 절반의 응답자

가 자신이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은 매

우 고무적인 결과였다(그림 41).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

결하는데 SDGs 12번(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기

후변화 대응), 4번(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가 순

서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 3가지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 긴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매년 약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되는 반면, 20억 명의 사

람들이 굶주림과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사람들은 비만이나 과체중이다.

1970년 이후 자연 재해의 발생이 거의 400% 증가하였

다. 한편 1901년에서 2010년 사이 지구 온도가 상승하

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다.

전 세계적으로 3,000만 명의 청년들이 기본적인 문해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여성

이다. 개발 도상국 여아 4명 중 1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

는다.

청년, 판도를 바꾼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참고할 수 있는 수많은 롤모

델과 선구자들이 있다. 아래 리스트에서 여러 캠페인과 

성공사례를 확인해보라(박스 24).

청년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층위에서 활약

을 펼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SDGs 목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공유해보자.
https://goo.gl/forms/JregH5XFblftNeGH3

응답 결과는 2019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열리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 국제 학생 컨퍼런스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에 발표될 것입니다.

5장: 행동으로의 전환



박스 24: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청년과 어린이가 주도하는 환경 캠페인

현수막 업사이클링
한국에선 매년 약 5,000톤의 현수막이 사용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상명대학교가 버려진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제작해 캠퍼스에서 배포했다. 2008년에 청년들이 설립
한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 역시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판매한다. 더 알아보기.

사상 최대의 해변 청소
2015년, 아프로즈 샤(Afroz Shah)와 이웃들이 인도 뭄바이의 베르소바(Versova) 해안에 쌓인 쓰
레기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베르소바 주민 자원봉사단(Versova Resident Volunteers)이 
결성되었다. 2016년 유엔환경계획은 그들의 노력에 대해 "사상 최대의 해변 청소"라고 언급하며 
공로를 인정했다. 더 알아보기.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 쓰레기/하수 관리
인도네시아 발리의 유윤 이스마와티(Yuyun Ismawati)는 공동체 기반 쓰레기/하수 관리를 적용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함께 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이스마와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초의 쓰레기 관리 법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도 했다. 더 알아보기. 

혁신적인 태양열 온수기 
말레이시아의 테오 시앙 텍(Teoh Siang Teik)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고 동네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태양열 온수기를 고안해 특허를 받았다. 더 알아보기. 

자연 속에서의 정체성 형성
뉴질랜드의 킨더가든 사우스(Kindergartens South)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연 탐구(Nature 
Discovery) 프로그램을 인정받아 교육을 통한 환경운동상(Environmental Action in Education 
Award)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10ac 넓이의 부지를 활용해 11개 유치원 아동에게 자연을 이
해하고 생태계 속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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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의 산림 녹화 캠페인
피지 비아우세부(Biausevu) 마을의 청년들은 피지 자생 식물을 다시 심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으며, 주민들 역시 자연 보호의 중요
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게 되었다. 더 알아보기. 

몽골을 다시 푸르게
첸드수렌 델렉(Tsendsuren Deleg) 몽골 최초의 속씨식물 묘포장(nursery)을 세웠다. 그녀의 모포
장은 매해 850,000그루의 묘목과 식물을 키워낸다. 묘포장은 몽골의 녹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실
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변화를 이끄는 산림농업
태국 카오딘(Khao Din) 주민들은 환금 작물 위주의 단일재배(단일재배)를 다양한 나무와 작물이 
어우러져 식량, 목재, 약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산림농업으로 바꾸고 있다. 주민들은 녹지 감소를 
성공적으로 막아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했고 공동체도 더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더 알아보기.

에너지를 통한 역량강화
2012년 6명의 호주 청년들은 인도 벵갈루루(Bengaluru) 빈민가의 아동에게 공부를 위한 조명을 
제공하는 캠페인 폴리네이트 에너지(Pollinate Energy)를 설립했다. 이 공급망과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정수기, 깨끗한 조리 시설, 하수 처리 장비 등이 공급되었다. 오늘날 폴리네이트 에너지는 
벵갈루루 이외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
고 있다. 더 알아보기. 

산림 파괴를 막는 효율적인 화로
옥수수는 베트남 손라(Son La)의 주요 작물이다. 응우옌 덕 친(Nguyen Duc Chinh)은 옥수숫대와 
껍질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로를 설계했다. 새로운 화로 덕분에 땔감의 수요가 줄었으며, 산
림 파괴도 감소시켰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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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cific.undp.org/content/pacific/en/home/ourwork/resilience-sustainable-development/successstories/environment_proctect_envt.html
http://www.fao.org/mongolia/programmes-and-projects/success-stories/forest/en/
https://www.eastwestcenter.org/news-center/east-west-wire/a-thai-villages-ecological-success-story-offers-important-lessons
https://pollinategroup.org/
https://asiafoundation.org/2013/06/26/vietnams-youth-environmental-movement-takes-off/


지속가능한 도시락
스리랑카의 17세 소녀 타루시 위두시카 라자팍사(Tharushi Widushika Rajapaksa)는 폴리에틸린
제 '도시락 보자기(lunch sheet)'를 대체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고 생분해되는 '도시락 꾸러
미'를 만들어냈다. 더 알아보기. 

쓰레기를 연료로
중국의 젊은 전문가 류슈통(刘疏桐)은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바꾸는 회사를 설립
했다. 그는 이 방법으로 식품 안전과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항공, 도로, 해상 
교통의 오염 문제에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재사용 가능한 생리대로 지속가능성 확보
안젤리카 살레레(Angelica Salele)는 사모아 독립국에서 재사용 가능한 생리대를 보급
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더 알아보기. 

쓰레기를 줄여주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
피데스 기메네즈(Fides Gimenez)는 필리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공급하는 스타트업 GoZero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금속제 빨대 
및 대나무 칫솔 등을 판매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환경과 인간에 친화적인 일하기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로봇
2018년, 일본 도쿄에 한 카페가 들어섰다. 이 카페에서는 장애인이 로봇을 조
종하여 서빙을 한다. 오리연구소(Ory Lab)의 CEO이자 이 로봇의 개발자 요시
후지 켄타로(吉藤健太朗)는 고등학교 시절 발명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고, 
2016년 Forbes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30 Under 
30 Asia)' 리스트에 들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원격 교육을 받는 아동, 재택근
무자, 장애인들이 그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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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news/av/world-asia-44799679/plastic-waste-saving-the-planet-one-lunchbox-at-a-time
http://www.motioneco.com/
https://www.unenvironment.org/people/angelica-salele
https://www.facebook.com/ANCalerts/videos/10155232992363791/
http://orylab.com/


이 보고서의 활동, 조언, 권고를 따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동참해 보십시오.

(1) 이 전자책을 공동체에 소개하거나, 모임 또는 세미나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세션을 포

함하십시오. 그와 같은 행사의 요약본을 사진/영상을 포함하여

geo6-youth.asiapacific@un.org로 보내주십시오.

(2) SDGs와 관련된 활동을 캠퍼스, 가족, 공동체 내에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활동을 요약하고 사

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geo6-youth.asiapacific@un.org에 보내주십시오.

(3) 청년역량강화를 위한 2018-2019 국제 환경보호 만화 공모전(Youth Empowerment - 2018-2019

International Cartoon Competi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참가해 보십시오

(참고 링크: http://cartoon.chinadaily.com.cn/zhuanti/dasai/2018/dongtaiview. shtml?id=1860).

(4) SDGs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홍보를 도와주십시오. 다음 링크에서 아이디어를 나눠주십시오:

https://goo.gl/forms/JregH5XFblftNeGH3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참여자들은, 전 세계의 청년 지도자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同济大学)에서 2019/2020년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컨퍼런스에 초대됩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행히도 청년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에

서 드러났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

요한 것이 또 있을까?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은 과학, 

기업, 정책 사이의 대화이다. 현재 디지털 시대의 젊은

이들은 수많은 허위 정보와 그릇된 관점을 헤치고 나

가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따라서 타당한 과학적 증

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방식이 추구되어야 한다. 한편 

초대형 기업들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인의 힘에는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청년 가운데 하나로서 당신

은 정책 결정자와 기업들이 이 보고서에서 강조된 이

슈에 대해 행동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시

행하고 단호한 친환경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

리 젊은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주어진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청년들은 정부가 효과적인 환경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및 

시민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을 통해 지원할 수 있

다. 대중 참여는 갈등 국면을 완화할 뿐 아니라 문제 해

결을 위해 더욱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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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퉁지대학(吝济夯学)에서 열리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 국제 학생 컨퍼런스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UNEP, 퉁지대학, 청년 인재를 위한 베이징 환경 기금(Beijing Environment Foundation for Young Talents), 

신화통신사(Xinhua News Agency)는 2011년 이후 매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이 있는 주에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국제 학생 컨퍼런스(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이하 

(ISCES)를 개최하고 있다. ISCES는 청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세계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ISCES 2019’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장소: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

기간: 2019년 6월 10~14일

문의: unep_tongji@tongji.edu.cn

웹사이트: http://unep-iesd.tongji.edu.cn/

(2018-2019)

국제 환경보호 만화 공모전

만화 공모전의 주제는 '청년의 역량강화/행동'이다. 만화는 공모전의 주제에 부합해야 하지만, 환경 보호

와 관련이 있는 작품도 허용한다.

주관: 중국일보(China Daily),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기금(WWF), 중화환경보호기금회(China Environme-

ntal Protection Foundation), 중국신문만화연구회(China Journalistic Caricature Society), 퉁지대학.

웹사이트: http://unep-iesd.tongji.edu.cn/index.php?classid=169&newsid=3043&t=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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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환경을 고

려함으로써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 잘 교육받고 심층적인 이해

를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올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더 자세

한 정보는 '게으름뱅이가 세계를 구하는 방법(The Lazy 

Person's Guide to Saving the World)' 안내서를 참고하

라.

5.3 일어나길 기다리는 변화가 있다면, 직접

      그 변화가 되자 

환경은 현재 악화되고 있으며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지구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

에서 자라났지만, 결국 지구의 상태를 심각하게 변화시

키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에 이르렀다. 이젠 모든 것

이 끝장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전황을 뒤집

을 기회가 남아있다. 역사상 최고의 반전을 만들어내

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

이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족, 공동체, 지역, 국가, 세계가 함께 한다면 엄청난

변화와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우리 차례

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해보자!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 보고서의 간행팀이 제작을 즐

겼던 만큼, 독자들도 즐겁게 읽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보고서의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길 부탁드린다.

'청년을 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행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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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머니 지구와 우리
그림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잠재력과 과제
그림 4: 지구의 자연계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광대한 자원을 제공한다. 네 가지 계(토지, 

담수, 해안과 해양, 도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고, 천연자원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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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4: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청년과 어린이가 주도하는 환경 캠페인



그림 5: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은 대기 중의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달성의 핵심이다

그림 6:  담수계는 물의 양과 질 조절, 서식지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생리적 균형 유지 등(Grizzetti 

et al. 2016; Sandin and Solimini 2009)의 생태적 기능들을 가진다. 담수계는 인간의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생태적 이득을 제공한다 

그림 7:     2000~2015년 사이 아시아 태평양 인구의 식수와 위생 시설 이용 상태(시골, 도시, 

전체로 나누어 표현)(UNICEF 2017)

그림 8:     주요 농산품의 물 발자국(출처: http://waterfootprint.org/en/)

그림 9:     습지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하며, 인류에게 다양한 생태학적 가치를 제공한다 
(Gregg and Wheeler 2018; ADB 2016). 특히 습지는 홍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Kadykalo 

and Findlay 2016). 습지는 마치 스폰지처럼 급격한 유량 증가가 일어날 때 물을 저장해주는 

자연 저수시설이다(Kusler and Riexinger 1986)

그림 10:   인간 복지에 대한 해안 및 해양계의 생태학적 이점과 현재 상태 및 주요 위협
그림 11:    아시아 태평양 내 4개 지역에서 빈곤의 세 가지 요소에 미치는 상대적인 빈곤 감소 기여도

그림 12:   SDGs 14번 목표(수중 생물) 달성이 다른 SDGs에 미치는 기여도

그림 13:   도시계는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시 거주자들은 도시 지역에 살면서 수많은 생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4: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은 싱가포르에서 70~80년대에 자취를 감추어 국지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90년대에 습지에서 다시 목격됐다. 2007년부터 이 수달들은 세랑군

(Serangoon)과 풍골(Punggol)의 인공 저수지 외에도 상당히 도시화된 마리나 베이(Marina Bay)와 

창이(Changi) 공항과 같은 도시 지역들로 옮겨갔다. 인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지역들은 

수달들에게 질 좋은 물고기와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해안 지역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생태계가 주는 도움, 그리고 해안 생태계에 

기반한 적응에 대해 더 알아보자

그림 16:   목숨이 걸린 줄타기

그림 1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 소비 변화(UNEP 2016)

그림 18:   환초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좌) vs. 지속가능한(우) 물의 이용

그림 19:   물의 순환과 올림픽

그림 20:  기체 오염물질과 그들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그림 21: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부 국가들의 연평균 PM2.5 수준

그림 22:  공기 오염 해결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

그림 23:  잘못된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위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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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미세플라스틱은 해산물 공급망을 통해 우리의 먹이 사슬에까지 침투한다.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라

그림 25:  휴대전화,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림 26:  인도의 비공식적 전자폐기물 재활용 산업에서 한 아이와 여성이 일하는 모습

그림 27:  중고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것

그림 28:  음식 낭비와 기아 인구

그림 29: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림 30:  1980년, 2010년, 2050년의 도시 인구수 

그림 31:  인공위성에서 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밤

그림 32:  2016년 필리핀에서 태풍 밀레뇨(Milenyo)와 함께 발생한 홍수 

그림 33:  토지 이용 변화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그림 34:   홍수 위험과 사회 경제적 격차

그림 3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양(좌), 풍력(우) 에너지 자원도(IRENA 2017)

그림 36:  아시아의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빨간 파선은 석탄 발전의 비용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37: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속 가능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림 38:  방콕의 교통체증

그림 39:  대여를 위해 줄 세워져 있는 자전거. 왼쪽: 이용자는 자전거 후면의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자전거를 빌린다

그림 40:  청년들의 인식: 현재 환경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한명도 없없다

그림 41:  환경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표 목록

표 1:  청년들이 생각한 2050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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