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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맑스(1818~1883)는 (사회 문제에) 민감한 동시대

인과 마찬가지로 공장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과 노동

조합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공장주는 점점 더 부유

해진 반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자신

은 돈을 저축할 수도, 자신의 운명을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세월

이 흐르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평등은 더 커졌다.

맑스가 묘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애플과 같은 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중국 공장 노동

자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허덕이는 데에

도 번창하고 있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수치들

을 봤을 때, 노동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하며, 공

정한 근무일에 대해 공정한 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맑스는 이러한 요구를 ‘보수의 좌우명’이

라고 불렀다. 자유주의자가 언급하기에는 용이하지

만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책으로서는 전

혀 실용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높은 임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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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컨티넨탈은 애플과 아이폰 뿐만 아니라, 이 같

이 정교한 전자 기기의 생산에서 작동하는 착취율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 특히 관심이 있다. 그리고 노

동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매년 생산되는 총 사회적 

부에 넘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착취율 측

정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

익을 착취해야 하는 자본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고는 

임금을 ‘공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 임금 인상, 

즉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는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

나 임금 인상 요구가 돈을 벌어야 하는 강압에 인간

의 잠재력이 종속된 상황으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

킬 수 없다.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는 계급 간의 투쟁

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투쟁의 결과는 더 높은 임

금이 아니라 임금 제도의 폐지가 되어야 한다. 맑스가 

<임금, 가격, 이윤(Value, Price and Profit)>에서 썼

듯이, 노동자는 “현수막에 혁명적인 표어인 ‘임금 제

도 철폐!’의 기치를 새겨야 한다.”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이하 트라이컨티넨탈)

의 노트북 2에서는 애플 아이폰이 탄생하기까지의 

현대적 생산 과정의 개요를 그려보았다. 아이폰의 생

산과정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 이윤과 착취가 생

산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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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X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면?

미국에서 아이폰 X가 만들어진다면, 세계 인구의 대

부분은 아이폰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이폰 제조시 한 대 당 가격이 최

소 3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본 문서에서 사용

하는 달러 표기는 모두 미국 달러임]

2019년 현재 아이폰 X의 가격은 미국에서 약 900달

러, 브라질과 터키에서 약 1,900달러로 다양하다.

그런데 아이폰 가격이 3만 달러라면 구매하기 힘들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인도 노동자는 매일 16년 6

개월 동안 일해야 아이폰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자의 경우 

14년 6개월을 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7,000만 대의 아이폰과 3,000만 

대의 아이패드, 5, 900만 대의 기타 애플 제품들 모두 

미국의 영토 밖에서 만들어진다. 

1부: 아이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011년 2월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실리콘 밸리 최고 

경영자들과 저녁 만찬을 가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일자리’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잡스의 발언에서 빠진 것은 애플이 글로벌 상품 사슬

에 따른 낮은 법인세를 누린다는 점이다. 아이폰을 미

국에서 생산하면 애플은 매출의 35%를 세금으로 내

야 한다. 현재는 글로벌 상품 사슬에 따라 2%대의 세

금만 내고 있다.

아이폰은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된 이유로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이유는 인건비

다. 미국 인건비는 세계 일부 지역, 특히 아이폰 같은 

제품이 다수 제조되는 중국보다 높다. 두 번째 이유

는 세계 여러 지역의 열악한 노동 조건(무노조, 장시

간 노동)으로, 특히 수출가공 단지에서는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가의 규제가 거의 없다. 

국가가 일터와 자원 추출을 규제하는 것에서 물러서

자, 생산의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증가했다. 

정화 처리 없이 유독성폐기물을 투기하고, 광산 기업

이 수원을 오염시키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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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업이 파괴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외부

효과로 수십억의 소규모 자영농과 소농이 점점 자신

의 터전을 떠나 산업 생산 과정의 임금 노동자로 전락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글로벌 상품 사

슬에 따른 생산의 분절(disarticulated production) 

있다. 본 문서에서는 분절된 생산과 글로벌 상품 사

슬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글로벌 상품 사슬이란?

한때 공장은 한 곳에 모여있었다.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여 그 땅에 공장 건물을 세운다. 그런 다음 공

장의 주인인 자본가는 네모난 공장 안에 놓을 기계를 

임대하거나 구입한다. 그리고 기계를 가동하고 전기

를 공급하기 위해 배선 작업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3교대로 밤늦게까지 

일하게 된다. 시장에 판매할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

자재를 구매하고, 자본가는 공장에 기술과 에너지를 

가져다 줄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정 시간 일을 시키고 

상품을 제조한다. 노동자 사이의 노동 분업뿐만 아니

라 더 나은 기계와 협업 방식의 진보로 공장의 생산

성은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세대공장

의 특징은 대체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점이다. 그

때도 다양한 장소에서 원자재를 공급 받았다. 따라서 

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산지 및 상품 판매지와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

1960년대에 나타난 세 가지 기술적 변화와 세 가지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로 공장은 점차적으로 기

본 생산 구조를 바꿀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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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기술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통신 네트워크

                       1960년대 중반이 되면서 많은 수의 상

워크를 통해 연결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

는 재고 감소를 즉시 파악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원자재와 제품을 재주문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3. 효율적인 물류와 표준화 

 항만 노동자가 선박 하역작업에는 수일이 

소요되었고, 해당 선박의 화물이 잘못 된 부

둣가 창고에 보관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도 항만 노동자는 급진적인 노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정

치적 문제를 가지고 종종 파업을 벌이곤 했

다. 그들의 정치적 단결을 깨뜨릴  필요가 있

었다. 

업용 위성이 발사. 이 위성으로 세

계 각지의 통신이 용이하게 되었다.

2. 전산화

기업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원자재 및 완제품 재고를 하

나의 큰 장부가 아닌, 컴퓨터에 보

관할 수 있었다. 홍콩과 캘리포니아

에 있는 컴퓨터 두 대가 위성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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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중반, 컨테이너 선박이 표준화된 대형 

금속 컨테이너에 상품을 운반하기 시작했다. 컨

테이너는 크레인으로 수 시간 만에 배에서 내려

져 바로 트럭이나 기차의 무개화차로 옮겨졌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상품을 옮기는 시간이 단

축되어 항만 노동조합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었음

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운송비용과 파업 

위험 모두가 감소했다. 하지만 컨테이너화는 물

류 혁명의 일부에 불과하다. 고도로 정교한 물류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원자재와 완제품의 이동경

로를 추적해 분실사고 없이 제 시간에 물품을 목

적지에 배송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한 표준화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생산에 필요한 모든 투입물이 전 세계로부터 공

급될 수 있다. 전기 케이블의 등급이나 유리의 종

류는 더 이상 임의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제는 정

확하게 특정한 표준에 따라 생산된다. 따라서 상

품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기업이 생산자 간 경쟁

을 통해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어떤 지

역의 노동자가 성공적으로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쟁취하면, 자본은 표준화와 효율적인 물류를 이

용해 이 ‘문제(노동자 투쟁)’에서 벗어나 보다 (자

본에) 순종적인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생산 공정

을 옮길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술적 변화로 기업은 공장을 부품 단위

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각 부품 공장을 원자재 근

처나 저렴하지만 숙련된 노동력 근처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생산 공정이 여러 대륙에 분산되어 있

어도 생산, 운송, 재고에 관한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전체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효율적인 물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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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 향상된 운송 기술로 부품과 완제품이 전 세계

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곳에서 충전기

를 만들고 다른 곳에서 전화기 화면을 만든 다음, 이

렇게 생산된 다양한 부품을 제3의 장소로 가져와 조

립해 아이폰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의 분절

은 최종 생산을 위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원자

재를 이동시키는 오래된 패턴을 강화했다. 또한 노동

권과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훼손하는 새로운 시스템

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자본이 착취를 증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글로벌 상품 사슬(글로

벌 가치 사슬이라고도 함)이라고 부른다. 이 글로벌 

상품 사슬의 특 징은 상품의 마케팅과 유통뿐만 아니

라 생산이 여러 지역의 여러 회사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상품 사슬을 통해 기업이 ‘적시

생산시스템(JIT, Just in Time)’으로 대량 재고를 보

유하지 않고도 시장 수요에 맞게 상품을 주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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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애플과 같은 다

국적 기업이 핸드폰 브랜드 이외의 어떤 것도 생산하

지 않으면서도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얻는 

이윤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생산 분절과 글로벌 상

품 사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king Document 

1: 현재라는 폐허에서 참조).

글로벌 상품 사슬과 ‘적시생산시스템’을 

추진한 것은 1970년대에 자본주의를 

강타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

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다. 기업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일을 한다.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주는 신제품을 만든다. 

그러나 다른 기업이 곧 제품을 복제할 것이고, 혁

신에서의 우위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혁신과 독

점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가능한 한 오랫

동안 제품에 대한 특허를 유지하려고 한다.

2. 광고 및 브랜드 개발 또는 뇌물 수수 및 스파이 

행위를 통해 다른 기업과 경쟁하여 시장을 확대

한다. 브랜드가 소비자와 정서적 연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다른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만들더라

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나 소매 업체에 지불할 금액을 가로채는 것으로 

경쟁 업체 대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것이었다. 왜 세계 자본주의는 

장기적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

은 구조적 위기에 진입했을까?

https://www.goisc.org/koreanblog/2020/4/3/-
https://www.goisc.org/koreanblog/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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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관리와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활용해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노동생산성이라는 개념은 기

업이 이전보다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

산하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다.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이용해 동일한 임금을 

주면서도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면, 

기업은 생산성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기업 간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기계화를 통

한 생산비 절감이다. 그러나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높

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광고 및 브랜드 관

리뿐만 아니라 기계 및 기술에도 투자해야 한다. 맑스

주의 언어로 풀이하면, 기업이 단가를 줄이고 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노동 비율을 높여야 한

다는 것이다.

맑스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찰할 것을 제안하는 

범주 중 하나가 자본-노동 비율(자본의 가치 구성)이

다. 자본의 가치 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본가는 

가변자본(노동력 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정

자본(예: 기계)과 유동자본(예: 원자재)을 포함하는 

불변자본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맑스는 자본의 가치 구성을 통해 생산 공정에서 공

장, 장비, 자재(불변자본)에 대한 투자와 노동력(가변

자본)에 대한 투자 사이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 관계를 활용해 맑스는 (기계화에 의한) 노동 생산

성과 잉여 가치 창출 이론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기

업의 불변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가치 

구성을 증대했고,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수익

성 하락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47년

~1985년 동안 자본의 가치 구성이 103%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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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윤율은 53% 감소했다. 투자자가 생산지를 

인건비가 더욱 저렴한 곳, 즉 남반구 국가로 옮긴 것

은 바로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고 현재에도 지속되

는 수익성의 위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에 일어난 세 가지 주요 정치적 변화가 없

었다면 생산지를 남반구 국가로 옮기기란 불가능했

을 것이다.

1. 동유럽에서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자, 전 세계

로 진출하려던 다국적 자본주의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해주던 방패가 제거되었다. 소련은 제3세계

가 세계 무대에서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권력

을 주었다. 제3세계는 소련이라는 방패 아래 자

주적 무역과 개발 정책을 포함한 신국제경제질서 

(NIEO)를 추진했다. 사회주의 방패의 붕괴는 이

제 제3세계가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상

실했음을 뜻했다.

2.  제3세계 부채 위기와 중국의 개방

 수 세기 동안의 식민주의 이후 국가 주권과 국

민 경제 건설의 필요성은 중국을 비롯한 탈식민

지 국가에게 중요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의 부채 위기로 인해 이들 국가는 자신

의 독립을 세계 무역 체제에 내주어야 했다. 새로

운 지적 재산권법과 세계무역기구(WTO, 1994년 

출범)을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세계 무역 체제

는 다국적 기업, 그리고 지역이 아닌 글로벌 공장

이라는 개념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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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시작된 중국의 시장 개혁 시대는 글로

벌 상품 사슬에 크게 기여했다. 1978년 이후 수

억 명의 중국 노동자가 분절된 생산회로, 즉 중

국 해안가를 따라 대규모로 건설된 공장에 고용

되었다.

3. 시민들의 요구와 분리된 북미, 유럽, 일본 정부

의 정책

 3대지역(북미, 유럽,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

외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덕분에 

금융자본은 자신의 국가를 거의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게 되었다. 제3세계 프로젝트, 즉 새로운 

탈식민지 국가 프로젝트에 필수 요소인 국민경제 

건설과 개발사업에 도움이 되는 관세와 보조금 

등의 정책은 도중에 실패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정책 공간 덕에 기업은 

재래식의 지역 공장을 버리고, 여러 대륙에 공장

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고 상품의 각 부분을 생산해냈다.

글로벌 상품 사슬 내 아이폰

글로벌 상품 사슬 없이는 애플 아이폰도 없을 것이다. 

아이폰의 원자재와 부품은 30여 개국에서 생산된다. 

아이폰에는 두 가지 투입물이 있다.

 1. 원자재

 2. 제조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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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국가가 제공한 법적 권리로, 해당 지식재산에 대

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의약품이나 

전자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기업은 국

가가 부여한 권리를 이용해 지식재산 사용료를 부과

하고,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활용해 다른 기업이 자사

의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한다. 아이폰 사례

에서 적용되는 전제는 애플이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

에 핸드폰 판매를 통해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징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폰을 구성하는 거

의 모든 기술, 즉 인터넷, GPS 시스템, 터치스크린, 음

성인식 비서(시리)를 개발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공적 

여기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

소가 바로 아이폰을 만드는 데 

사용 되는 지식재산권이다. 지

적재산권은 원자재나 제조부

품과 같은 투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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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소였다. 

다시 말해, 애플은 정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아이폰 생

산에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애플과 같은 민

간 기업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

도록 허용했다. 공공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낸 혁신으

로 거둔 수익은 민간 기업의 손에 들어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민간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다. 아이폰의 부

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폭스콘과 같은 기업이 애플

과 거래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핸드폰을 팔 수 없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애플이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플이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 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긴

다. 공적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로 거둔 수익

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아이폰에는 다음과 같은 원자재가 사용된다.

•    알루미늄

•    비소

•    탄소

• 코발트

• 콜탄 (나이오븀 및 탄탈)

• 구리

• 갈륨

• 금

• 철

• 백금

• 실리콘

• 주석

이들 원자재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볼리비아에 이

르기까지 출처가 다양하다. 유니세프(UNI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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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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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아동기구)와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저명한 기관

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의 원자재 공급업체는 

수년 동안 아동 노동을 사용하여 광산에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광물을 추출하고, 광부에게는 쥐꼬리만한 

임금을 지불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앰네스티 보고서

에 따르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산에서 40,000 명

의 아동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원료를 채굴하고 있

다. 사망, 사지 절단, 장기적인 건강 문제는 일상적인 

일이다. 아이들은 하루에 1 ~ 2 달러를 벌기 위해 하

루 12시간을 깊은 광산을 오가며 무거운 짐을 운반한

다. 게다가, 아동 노동은 강제 노동이다. 채굴 기업은 

희토류와 주요 원자재 채굴비용이 매우 낮은 것은 민

병대가 총구를 들이대고 노동자를 광산 아래로 강제

로 몰아넣기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강제 노

동은 이제 중앙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규율(생산과정의 모든 참여자

가 필수 작업지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로 아이폰에 

 
‘애플은 공급업체의                    모든 노동자가 공정                  하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노동자는 최대한 제대로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하며, 애플의 공급업체는 가장 높은 인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윤리 강령(2019년)은 다음과 같이 분명 하게 밝히고 

있다. 이 강령은 아이폰 구매자가 상상할 수 없는 곳

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청업자와 애플에게는 아

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조달된 원자재는 유럽에서 중국에 이르는 30

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제조 공장에 공급된다. 많은 

아이폰 부품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다. 제조 부품 

공급업체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폰 

5s와 아이폰 6의 부품의 출처를 살펴보았다.

필수적인 요소와 광물을 

땅 속 깊은 곳에서 채굴

하지만, 글로벌 상품 사

슬에서는 소모품으로 취

급한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애플의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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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도계: 보쉬(독일) 인벤센스(미국)

•    오디오 칩셋 및 코덱: 시러스 로직(미국, 외주 생

산)

•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퀄컴(미국, 외주 생산)

•     배터리: 삼성(한국) 후이저우 더사이 배터리(중

국

•    카메라: 소니(일본). 옴니비전(미국)은 TSMC(대

만)에 생산을 하도급 하는 방식으로 전면의 페이스

타임(FaceTime)용 카메라 칩을 생산

•    칩셋 및 프로세서: 삼성(한국)과 TSMC(대만) 글

로벌파운드리스 (미국)와 제휴 방식

•    컨트롤러 칩: PMC 시에라(미국) 및 브로드콤  

(미국, 외주 생산)

•    디스플레이: 재팬 디스플레이 및 샤프(일본)LG 

디스플레이(한국) 

•    DRAM: TSMC(대만). SK 하이닉스(한국)

•    전자 나침반: 알프스 전기(일본)  

•    지문 인증 센서: 어센테크가 중국에서 조립하고 

대만에 외주 생산

•    플래시 메모리: 도시바(일본)와 삼성(한국).

•    자이로스코프: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프랑스, 

이탈리아

•    유도 코일(오디오): TDK(일본)

•    메인 섀시 조립: 팍스콘과 페가트론(중국)

•    NFC 같은 혼합 신호 칩: NXP(네덜란드)

•    (아이폰 5c용)플라스틱: Hi-P 및 그린 포인트 자

빌(싱가포르)

•    RF 모듈: 윈 반도체(대만, 모듈 제조는 아바고, 

RF 제조는 마이크로 디바이스). 아바고 테크놀로지

스 및 트라이퀸트 반도체(미국). LTE 연결용 부품은 

퀄컴(미국)

•    스크린 및 글래스(디스플레이용):  코닝 (미국, 고

릴 라 글래스 개발), GT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스가 

스크린용 사파이어 크리스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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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페어차일

드,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    터치 ID 센서: 대만의 TSMC 및 진테크

•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브로드콤(외주 생산)

•    트랜스미터 모듈: 스카이웍스(미국. 외주 생산)

이들 기업 중 가장 중요한 곳은 대만의 제조회사인 

폭스콘(홍하이 정밀공업)으로, 2017년 연간 매출 

1,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폭스콘은 중국에서 가장 큰 민간 부문 고용주로서 약 

13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세계적에서 폭스콘

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한 곳은 월마트와 맥도날

드 뿐이다.

이러한 제조 공장에서는 스캔들이 일상적으로 터진

다. 이제는 ‘폭스콘 자살’이라고 명명된 현상은 중국 

선전에 있는 폭스콘 시티(폭스콘 공장 단지)의 저임

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으로 인한 것이다. 중국 언론은 이를 ‘자살 특급

열차’라고 칭했다. 두 명의 중국 연구자(펀 느게이와 

제니 찬, 2012)는 폭스콘에서 이 현상을 연구했다. 그

들의 강력한 보고서에서는 휴대폰 조립 공장에서 일

하는 여러 노동자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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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노동자가 설명하는 10

초 동안 하는 작업 내용을 들어보자.

우리는 항상 큰 소리로 호되게 혼납니다. 여기서 일하

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우리는 노동 규율로 된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폭스콘은 ‘복종, 복종, 절대 

복종’을 원칙으로 삼고 우리를 관리하죠. 생산 효율성

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희생해야만 할까요? 라인에서 마더보드를 꺼내 로고를 스캔하고, 그

것을 정전기 방지용 봉투에 넣고 라벨을 붙인 다

음 다시 라인 위에 놓습니다. 각 작업은 2초가 걸

리고, 10초마다 이 다섯 가지 작업을 마칩니다.

브라이언 머천트(2017)에게 한 직원은 1,700대의 아

이폰이 매일 그녀의 손을 거쳐 간다고 했다. 그녀는 

특별한 광택제로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닦는 일을 맡

았다. 하루에 12시간 동안 1분당 아이폰 3대의 화면

을 닦는다. 칩보드를 고정하고 후면 덮개 조립과 같

은 다른 작업은 각각 몇 분씩 걸린다. 노동자에게 가

해지는 압박은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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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2년까지 스티브 잡스는 폭스콘의 높

은 자살률(‘폭스콘 자살’)에 대해 애플이 잘 인지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정기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이 문제를 자살

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저임금과 매일 당하는 굴

욕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

동자의 삶을 명확히 보여준다. 150

명 가까이 되는 노동자가 건물 옥상

에 올라가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폭

스콘 자살’을 협상 전략으로 사용했

다. 이것이 바로 아이폰 생산 과정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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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면서 분노가 일었다면, 당신은 틀

림없이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

카의 광산, 동아시아의 공장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분노를 넘어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상품으로서의 아이폰의 생산을 맑스주

의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단순히 애

플이나 폭스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

이폰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얼

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즉, 우

리는 이 과정을 통해 착취율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착취율은 맑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

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가치 증대에 얼마나 많

이 기여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착취율은 아무

리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더라도 기계화와 생산 

과정의 효율성 관리라는 특수한 마법 때문에 착취율

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모순적인 이해를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착취율 분석에는 급진적인 정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

를 통해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에서 얼마만큼

의 몫을 자본가가 가져가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하

여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을 조직하고 착취

를 끝낼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착취율을 이해하려면 우선 맑스주의 경제 사상에서 

2부: 맑스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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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인 상품과 가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상품이란 무엇인가? 맑스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

으로 그의 역작 자본론(1867)을 전개했다. 그는   ‘상

품은 우리 외부에 있는 물질로, 자신의 속성으로 인

간의 온갖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이다. 욕구가 위

장기관에서 생긴 것이든 상상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 

욕구의 본성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물건이 어떻게 직접적인 생계수단 또는 간접적인 생

산수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아는 것에도 관

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품은 유용한 물건이다. 그

러나 단순히 소비자에게 유용한 것 이상의 물건이다. 

또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이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판매가 가능한 물건이다. 그래서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를 갖는다.

상품의 사용가치는 상품의 효용, 즉 소비자에게 남겨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

는 것이 바로 아이폰이다. 전화를 하거나 동영상을 감

상하고, 나침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분위기가 어

색할 때 (또는 본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들고 있을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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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가격으로 표현된다(교환 가

치). 우리는 맑스주의자 사이에서 가격과 상품의 가

치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어져 왔음을 알고 있다. 이 논쟁은 가치가 생산 가격

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전형(transformation) 문

제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아이폰의 사례에서 그렇

게 구체적인 수준의 논쟁에 발이 묶일 필요는 없다. 

그러한 논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포착

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 X의 경우, 상품 가치는 999달러로 표현된다. 

이 가치는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금액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 명확한 가

치가 내포되어 있다.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

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가치는 맑스주의 

분석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교환가치

사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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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자본

공장으로 반입되는 여러 원자재는 노동과 기계를 통

해 상품으로 변모한다. 원자재와 노동 수단 (기계, 도

구 등)을 포함하는 부자재는 자연 어딘가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러한 원자재는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원료’가 아닌, 노동으로 구현된 것이다. 다양한 원자

재와 노동 수단의 가치는 노동시간으로 고정되어 있

다. 이렇게 고정된 가치의 양은 생산 과정에서 새롭

게 생산되는 상품으로 이전된다. 새로운 상품에 원자

재의 가치가 포함되는 것이다. 칼 맑스는 이러한 원

자재와 노동 수단의 가치를 불변자본이라고 부른다.

아이폰에 투입된 불변자본에는 조립 라인에서 볼 수 

기있는 모든 광물과 금속, 그러한 원자재를 처리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분이 포함된다. 이러한 불변자본 모

두가 아이폰으로 전형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광물, 

금속, 기계의 가치는 변환되지 않고 아이폰에 그대로 

보존되며, 이 가치는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생산의 최종 단계에서 이러한 생산 수단(원자재, 기

계, 건물)의 총 이전(移轉) 가치는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커질 수 없다. 이들 생산수단의 가치는 변함 

없이 그대로 아이폰에 남아 보존된다.

가변자본

자본주의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초기 투자를 한다.

• 인건비

• 도구, 기계, 건물, 연료 등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투입재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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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비용, 즉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투입재에 대

한 비용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불변자본이다.

첫 번째 비용(인건비)를 가변자본이라고 한다. 계산

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맑스주의 관점에

서 말하듯이 생산적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생산적

이라 함은 (상품의) 교환에 관여하는 것과 같이 ‘비생

산적’인 노동자가 잉여 가치를 유통만 하는 것이라 실

제로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은 두 가지 ‘자유’를 갖는다. 

하나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다른 하나는 굶주

림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속박과 자신을 먹여 살릴 수

단으로부터의 자유는 사람이 자본(토지와 돈) 을 가

진 자에게 자신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때 사람이 판매하는 것은 (속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니라 임금을 대가로 

가변자본

불변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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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다. 임금은 일정한 양

의 가치를 표현하는 만큼의 돈에 해당하며, 노동자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맑스는 노동력을 특별한 상품이라고 불렀다. 다른 상

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역시 사용가치와 가치,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임금은 노동력의 교환가치이고, 

노동은 노동력의 사용가치이다. 노동력의 사용가치

와 교환가치 간의 구분은 잉여가치와 잉여가치 생산

을 맑스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노동자는 근무일에 자신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노

동 행위로 전환한다. 노동자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원자재와 기계를 상품으로 바꾸어낸다.

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의 총량은 노동 조건에 

따라 근무 시간 중에 자신이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데

에 필요한 만큼의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즉, 임금으

로 표현되는 노동자의 소비와 재생산에 필요한 가치

는 근무 시간 중에 생산하는 전체 가치의 일부에 불

과하다.

노동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

하고, 이러한 여분의 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한다. 노

무 관리 방식이 변하거나 기계의 작업 속도가 달라지

면 하루에 생산되는 가치의 양이 늘거나 줄어들 것이

고, 이는 잉여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렇듯 특별한 상품인 노동력은 재생산을 위

해 필요한 것보다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특성이 있기

에 가변자본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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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가치

조립 라인 상의 다양한 원자재, 기계, 원자재 가공에 

사용되는 전기 등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

는 한 유휴 자재/설비에 불과할 것이다. 노동자는 원

자재와 도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든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노동력의 투입이다. 다른 상품과는 달리, 노

동자로부터 구매한 노동력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

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노동으로 몸이 지치면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이를 다시 판매

한다.

노동자는 일정한 금액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다. 

상품 생산 시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 만

큼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근무일의 극

히 일부에 불과하다. 맑스는 이를 필요노동 시간이라 

불렀다. 각 시대와 나라마다 노동자의 고갈된 노동력

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양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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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필요’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 필요노동시

간도 짧아진다. 이러한 필요노동시간 이외의 나머지 

노동시간은 잉여노동 시간이다. 즉,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대가로 생산해야 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다.

잉여가치율

맑스가 말하는 착취율은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로 측

정한다. 가변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 중

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인 반면, 잉여가치는 자

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이 때 노동자에 대한 착

취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가변자본(V)에 대한 잉여가

치(S)의 비율(S/V)을 잉여가치율이라고 한다.

총 가치가 1,000 달러인 상품이 있다고 하자. 이 상품

의 불변자본은 500 달러로, 원자재, 도구, 연료 등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서 형태는 변하지만 가치는 그

대로 유지한다. 여기서 불변자본의 가치는 바뀌지 않

는다.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변자본은 250 달

러이다. 자본가가 가져가는 잉여가치는 잉여노동 시

간에서 창출된 가치의 양으로, 이 사례에서는 250 달

러가 된다.

이 때 착취율은 잉여가치를 가변자본으로 나눈(S/V) 

값으로 측정한다. 앞선 예시에서 언급한 상품의 착취

율을 정의식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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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 $250/$250 = 100%. 

이 경우 착취율은 100%이다. 노동자가 1 달러를 벌 

때마다 자본가가 1 달러의 잉여가치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을 측

정할 수 있는 개념적인 도구가 생겼다. 맑스의 노동가

치설을 실험적으로 계산하려면 현실을 단순화 해 가

정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격이 가치를 반

영한다는 이러한 가정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와 같

은 단순화가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다고 본

다. (Shaikh, Tonak, 1994).

S= $250

V= $250

C= $500

Total Value 
$1000

    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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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9.00
$18.00

$44.00

$90.50

$64.50

$23.00
$14.50

$35.00

$58.00

$24.50

$66.22

$6.46
$17.11

$42.80

$77.27

$45.35

$23.31

$14.16

$32.51

$45.71

$24.55

Total = 
$453.00

Total = 
$395.45

Test/Assembly/Supporting Materials

Legend

Mechanicals/Housings

Other Eletronics

Power Management/Audio

Mixed Signal/RF

Memory

Display

Cameras

Conectivity & Sensors

Battery

Apple 
iPhone XS 

Max A1921

Apple 
iPhone X

A1091

Applications Processor/Modems

$0.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이 글에서 애플 아이폰X의 잉여 가치
율을 계산한 절차는 칼 맑스가  실 생

산에서 나타나는 잉여가치율을 계산
한 방식과 비슷하다. 맑스는 자본론 

I권에서 ‘일주일 동안 생산한 상품의 
가치 중 불변자본은 378파운드이다. 

임금이 주당 52파운드이고, 실의 가
격이 510파운일 때, 잉여가치는 510파

운드 - 430파운드 = 80파운드가 된다 
...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80/52 = 153과 

11/13%’라고 썼다. 

범례

테스트/조립/부자재

기계/하우징

기타 전자부품

전력관리/오디오

혼성신호/RF

메모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연결성 & 센서

배터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모뎀

계

계

애플 아이폰 
XS Max 
A1921

애플 아이폰 
X

A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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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분석은 아이폰의 미국 판매가인 999 달러에

서 출발했다. 우리는 이 금액이 상품에 내재된 총 가

치를 대략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생

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불변자본, 가변자

본, 잉여가치의 총체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 가치를 이용해 아이폰 X의 총 가치

를 측정해야 한다.

[불변자본]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의 자료를 

보면 아이폰 XS Max와 아이폰 X의 부품 가격을 상

세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두 모델의 총 부품 가격은 각각 453달러와 395.44

달러이다. 하지만 막대그래프의 가장 상단에 있는 분

류에는 ‘시험/조립/부자재’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맑스의 분석적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테스트/조립’

은 모두 노동력을 구입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

에 가변자본에 속한다. 그러나 ‘부자재’는 원자재의 

일부로 불변자본에 속한다. 간단히 말해서, 불변자본 

계산에서 이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폰 

XS Max와 아이폰 X의 불변자본은 각각 약 428.50

달러($453-$24.50)와 370.89달러($395.44-$24.55)

가 된다.

이 글에서 애플 아이폰X의 잉여 가치
율을 계산한 절차는 칼 맑스가  실 생

산에서 나타나는 잉여가치율을 계산
한 방식과 비슷하다. 맑스는 자본론 

I권에서 ‘일주일 동안 생산한 상품의 
가치 중 불변자본은 378파운드이다. 

임금이 주당 52파운드이고, 실의 가
격이 510파운일 때, 잉여가치는 510파

운드 - 430파운드 = 80파운드가 된다 
...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80/52 = 153과 

11/13%’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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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이폰X의 불변자본을 370.89 달러라고 생각

하자.

[가변자본] 아이폰의 총 가치에서 가변자본이 얼마

나 되는지 추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애플이 임금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더 있다. 첫째, 아이폰의 초기 연구개발

R&D)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초기 R&D 비용은 다양한 모델의 아이폰에 분

산되어 있고, 신형 모델일수록 R&D 비용의 기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추산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부품을 생산하

는 노동자 간의 임금 차이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

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차이 또한 무시할 수 있는 요

소이다. 아이폰용 부품 생산업체는 대부분 임금 차이

가 크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

는 원자재 채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제

조 측면에서의 임금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온다.

가변자본 값(24.55 달러)이 아이폰X 생산 과정에서

의 생산적인 노동의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테스트/조

립/ 부자재’ 항목에 기초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정

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한다.

 아이폰의 총 가치 = $999

 불변자본 = $370.89

 가변자본 =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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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603.56

V= $24.55

C= $370.89

Total Value 

$999

잉여가치는 얼마인가?

잉여가치 = (총 가치) – (불변자본 + 가변자본) 

 $999 – ($370.89 + $24.55) = $603.56

아이폰X가 999달러에 팔릴 때마다 애플은 603.56 

달러의 잉여가치를 현금으로 챙겨간다.

착취율은 얼마인가?

 S/V = 603.56/24.55 = 2458%

여기서 착취율은 2458%이다. 1867년에 맑스가 자본

론에서 예시로 든 사례의 착취율보다 25배 더 높다. 

즉, 21세기에 아이폰을 만드는 노동자는 19세기 영

국의 섬유 노동자보다 25배나 더 착취당하고 있다.

    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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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라는 수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

가?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데

에는 전체 근무 시간의 극히 일부분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상품 생산을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자본가의 부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착취율이 

늘면 그만큼 늘어난 노동자의 노동으로 자본가의 부

가 더욱 증대된다.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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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케네스 L. 크레머와 그렉 린덴, 제이슨 데드릭(2011)

은 아이폰4의 1차 공급업체가 거둔 총 수익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투입 비용을 자재비와 

인건비로 세분화했다. 이들은 맑스주의 관점에서 벗

어나 아이폰4의 총 가치에서 잉여가치(총 수익), 불변

자본(자재비), 가변자본 (인건비)이 차지하는 비율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그래프의 데이터를 토대로, 아이폰4의 착취율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아이폰4의 총 가치 중 잉여가치는 약 73%(

애플 + 애플 US 이외 법인 + EU + 대만 + 일본 

+ 한국 + 미확인 수익)

•    총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9%

•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3%이며, 이 

cost of
inputs

pro�ts Apple
58.5%

E.U.
1.1%

Non-Apple U.S. 

2.4%

Materials 

21.9%

China labor

1.8%

Non-China labor 

3.5%

Japan
0.5%

Taiwan
0.5%

S. Korea
4.7%

Unidentified

5.3%

투입비용

수익 애플

애플US 이외E.U.

대만

일본

한국

미확인

자재비

중국인건비
중국외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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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국 이외 지역의 인건비는 3.5%이다. 이 비

용의 많은 부분이 경영진과 관리직(잉여가치에

서 임금이 지불되는 비생산적 노동자)의 연봉

이라고 가정할 때, 중국 외 인건비 중 1.5%만

이 가변자본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총 가변자본은 중국 지역의 인건비(1.8%)

와 중국 외 지역의 생산적 노동자에 지불하는 

인건비(1.5%)를 합친 것으로, 아이폰4의 총 가

치에서 총 가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

이다.

•    이 수치를 감안하면, 아이폰4의 착취율은 

75/3.3 = 2273%이다.

이 노트북은 경제학자 E. 아흐메트 토나크의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선행 연구는 ‘iPhone 6’daki sömürü 

orani?’ (Sendika.org, 2014년 11월 30일)라는 제목

으로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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