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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 소득불평등 증가는 경제적 성장을 저해 (IMF, 2015)

• 소득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 (Stiglitz 2015)

소득불평등

• 국내 소득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

• 소득불평등 추이와 수준에 관한 지역별 연구 부족

• 공식 지니계수 신뢰도 바닥

서울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소득불평등 추이는??

자료: 서울신문

자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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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서울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높은 수준

• 2015년 서울의 소득5분위배율은 6.96 (서울연구원, 2016)

• 2015년 서울 지니계수 0.336 (서울연구원, 2016)

• 서울의 주거난은 심각한 수준

• 저소득층 주택 점유형태 중 월세 비중의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

• 주거비 부담 증가는 가구가 실제로 지출 가능한 소득의 감소를 뜻함.

따라서, 주거비 부담 이후에 가구가 체감하는 소득불평등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음.

서울의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과 주거비용

서울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추이 및 추이변화의 원인 분석

주거비부담 증가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



5

2. 연구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 1997-2014 (1차~18차조사)

• 가구 소득데이터, 주거비 데이터

• 도시지역 대표하는 5000가구

• 한국노동패널은 가구 소득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더 많이 포착

• 시계열 일관성

• 지역별 코드 제공으로 인한 지역별 분석 가능

한국노동패널조사

특징 및 장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1353 1157 1049 995 983 1051 1062 1076 1087 1096 1135 1320 1341 1342 1322 1300 1310 1272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의 연도별 서울지역 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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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소득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추정

• Lerman and Yitzhaki(1983)의 공분산 접근 방법을 통해 지니계수 추정

지니계수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통계청)

•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 0, 완전불평등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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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𝑅𝑘 : 요소소득 k와 전체소득 분배간의 선형관계

𝐺𝑘 : 요소소득 k의 지니계수

𝑆𝑘 : 요소소득 k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

• Lerman and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통해 각 소득별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기여도 및 한계효과에 대
한 분석 가능

𝜕𝐺

𝜕𝑒𝑘
= 𝑆𝑘(𝑅𝑘𝐺𝑘-G)

𝜕𝐺/𝜕𝑒𝑘

𝐺
= 

𝑆𝑘𝑅𝑘𝐺𝑘

𝐺
- 𝑆𝑘

G=  𝑘=1
𝐾 𝑅𝑘𝐺𝑘 𝑆𝑘Equation 1:

Equation 2:

Equation 3: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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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0.378 0.380

0.315

0.368
0.372

0.418

0.401

0.388

0.405

0.392

0.398

0.375

0.389

0.369

0.353
0.363

0.349

0.342

0.250

0.270

0.290

0.310

0.330

0.350

0.370

0.390

0.410

0.43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소득불평등 추이

• 1997-2014년 서울의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 평균은 0.375 (전국 평균 0.374)

• 서울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 후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 0.418까지 증가, 그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8년 부터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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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서울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소득원천별 분해에 따른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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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한계효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부동산소득의 소득불평등 한계효과가 크게 감소

•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한계효과는 증가하는 추세

• 근로소득의 한계효과는 2008년 이전에 음(-)의 값에서 2008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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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나누어 비교

•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한계효과의 음(-)의 한계 효과 증가(소득불평등 개선효과 증가)

• 기타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의 양(+)의 한계효과 감소(소득불평등 악화효과 감소)

• 근로소득의 음(-)의 한계효과 양(+)의 한계효과로 반전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사라지고 소
득불평등 악화 효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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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 소득불평등에 대한 근로소득 한계효과는 2007년까지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부터는 대부분 양(+)의
값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서울 가구의 근로소득이 1% 증가해도 가구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을 뜻함. (근로소
득을 통한 가구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

• 가구의 소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은 근로소
득

연도 Sk Gk Rk Share % Change

1997 0.9305 0.3883 0.9597 0.9178 -0.0127

1998 0.8264 0.3607 0.9201 0.7211 -0.1053

1999 0.9184 0.3288 0.9432 0.9033 -0.0151

2000 0.8713 0.3708 0.9164 0.8051 -0.0662

2001 0.8255 0.3389 0.8994 0.6761 -0.1494

2002 0.7999 0.3758 0.9099 0.6544 -0.1455

2003 0.8626 0.3969 0.9410 0.8026 -0.0600

2004 0.8659 0.4092 0.9331 0.8516 -0.0143

2005 0.8102 0.4055 0.9104 0.7386 -0.0715

2006 0.7897 0.4028 0.8767 0.7109 -0.0788

2007 0.8015 0.3871 0.9033 0.7049 -0.0965

2008 0.8831 0.4130 0.9290 0.9033 0.0202

2009 0.8573 0.4069 0.9378 0.8410 -0.0163

2010 0.8774 0.4068 0.9297 0.8995 0.0221

2011 0.8417 0.3719 0.8999 0.7977 -0.0440

2012 0.8604 0.4043 0.9166 0.8787 0.0184

2013 0.8411 0.3890 0.9004 0.8439 0.0027

2014 0.8263 0.3975 0.8877 0.8517 0.0254

자료출처 : KLIPS 를사용하여 직접산출

근로소득 한계효과

-0.2

-0.15

-0.1

-0.05

0

0.05

근로소득 한계효과 추이



12

4. 연구결과

• 소득이 작을수록 월세 비중이 높음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과 일반층의 지출 중 주거비 비중 차이는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주거비용과 소득불평등

경상소득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1,2분위 48.84721 10.87311 24.17681 6.535594 2.285332 7.281916

3,4분위 43.82714 14.77947 32.83424 3.904903 0.655409 3.998835

5,6분위 53.72799 18.67762 22.02489 1.314148 0.344274 3.911052

7,8분위 67.37357 17.29835 11.85341 0.682007 0.200217 2.592414

9,10분위 73.58324 15.85994 7.625728 0.628481 0.115098 2.187515

모름/무응답 71.02959 9.780833 14.59751 3.096923 1.497414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2016)

소득분위에 따른 주택 점유형태 (단위: 가구 비중(%)) 저소득층 지출 중 주거비 비중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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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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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과 소득불평등

• 서울시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를 차감하고 지니계수 추정시 원래의 지니계수에 비해 평균
0.015 높게 나타남.

• 조세와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분배개선효과(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동 기간에
평균 0.03인 것을 고려할 때 0.015는 매우 큰 수치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서울 가구의 지니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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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서울의 지니계수는 2002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도부터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
상을 긍정적 으로 보기는 어려움.

지니계수 감소현상은 주로 고소득층의 재산소득(대표적으로 부동산소득) 감소의 영향과 이전소득
과 사회보험소득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근로소득의 경우 2008년 이전과는 반대로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가 오히려 가구 소득불평
등을 악화시키는 구조로 전환

이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비정규직, 저임금노동, 청년실
업 등이 증가한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하여 추정한 지니계수는 원래의 지니계수 보다 평균
0.015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소득불평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정확한 서울의 소득불평등 지표(지니계수) 수준과 추이 측정 필요
2. 가구의 근로소득 불평등 악화 해결을 위해 노동소득 분배 문제개선 필요

3.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난 개선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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