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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 계층과 지역 격차

○ 인구 1000만의 도시로서 서울은 공간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 로써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음. 서울은 한국의 표  도시로

서 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표하는 사회이고 동시에 서울 사회

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서울에서 바람직한 사회 통합을 한 노력에는 우선 으로 재의 불평

등의 특성을 악하는 것이 요함. 한 사회의 경제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는 사회  과정의 특성인 사회 통합과 갈등의 기  조건을 형성함

○ 서울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시기별 소득 불평등 추이와 사회 계층의 

경제  특성, 계층의식 그리고 지역별 격차의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함

서울 의 가 구 소 득  불 평 등  추 이

○ 최근의 정책 인 논의에서 IMF 외환 기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

었다는 주장이 많이 있음. 이에 한 서울 지역 사회에 한 황 악

이 실함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도시가계조사]는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에 련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

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계 조사 원 데이터에서 서울 주민의 사례를 

분리하여 가구소득의 불평등의 추이를 국과 비교 분석하 음. 1990년

부터 2001년까지 공개된 도시가계조사의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

석하고자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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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계수(Gini Index)로 본 가구 소득의 불평등 추이 분석

- 서울을 포함한 국의 지니계수의 추이는 1990년  반기까지 안정

이었다가 IMF 외환 기 이후 높아짐. 즉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증

가하고 있는 상을 보여

- IMF 외환 기 이 까지 서울과 국의 가구 소득의 불평등 추이는 유

사하 으나, 이후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함. 서울의 가구소득의 불평등 

추이는 서울을 포함한 국의 불평등 추이보다 낮음

- 그리고 분기별 가구 소득의 불평등의 변이가 심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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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과 국의 지니계수 추이 

[표 1] 도시가구 소득의 지니 계수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서울

1분기 0.31 0.29 0.29 0.29 0.29 0.29 0.29 0.30 0.31 0.32 0.31 0.32

2분기 0.30 0.28 0.26 0.27 0.28 0.27 0.28 0.27 0.31 0.29 0.28 0.29

3분기 0.29 0.28 0.27 0.27 0.27 0.27 0.28 0.27 0.30 0.30 0.32 0.33

4분기 0.29 0.28 0.28 0.28 0.29 0.29 0.30 0.27 0.28 0.30 0.31 0.31

국

1분기 0.31 0.30 0.30 0.29 0.28 0.29 0.29 0.30 0.32 0.33 0.32 0.33

2분기 0.29 0.29 0.27 0.27 0.29 0.28 0.28 0.28 0.32 0.31 0.32 0.31

3분기 0.29 0.28 0.28 0.28 0.28 0.28 0.29 0.28 0.32 0.31 0.31 0.32

4분기 0.29 0.29 0.29 0.29 0.29 0.29 0.30 0.28 0.31 0.33 0.3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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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은 직업과 가구 소득원의 구성에 향을 받는 데 IMF 외환

기이후 서울의 가구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탄력 으로 응하 음을 추

론할 수 있음

- 서울은 한국에서 경제  기회가 더 많은 지역이기에 국보다는 소득

의 불평등도가 작을 수 있음

- 소득의 불평등의 정도가 계 으로 큰 것은 소득의 불안정함을 보여

 뿐 만 아니라 직업의 불안정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추론할 수 있음

서울 의 사 회 계 층  조 사

○ 서울 시민의 삶의 특성을 조사하기 해 지난 2002년 서울시 사회계층 

조사가 이루어졌음. 이 조사에서 가구 소득과 더불어 여러 차원의 경제

 자원의 불평등의 황을 알 수 있음

- 조사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2000년 인구센서스를 기 으로 하여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의 서울시 시민을 상으로 1500명의 표

본을 설계하 고, 2002년 6월 15일에서 2002년 7월 6일 기간에 설문지

와 조사원을 통한 개별면 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졌음

○ 서울의 평균  시민의 경제 상황

- 평균 인 서울시민은 38세, 가족 수는 평균 4인으로 2명의 자녀를 두

고 있음. 월평균 가구소득은 281만원, 가구주의 소득은 231만원으로 

가구 체소득의 82%를 차지하고 월평균 가구지출은 169만원임. 한달

에 약 84만원을 축하며, 이 액은 가구소득 비 약 30%를 차지하

고 있음

- 평균 인 서울시민은 가구당 평균 부동산은 1억1천5백만원, 융자산

은 3천6백만원을 가지고 있음이 조사되었으며,  주로 26평형 아 트에 

살고 있지만, 31평형 아 트로 이사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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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 사 회  계 층  구 성

○ 자산, 가구소득, 생활비, 주 소득원의 직업소득에 따라 서열화하여  사

회 계층을 20%단 로 5개 계층을 구성하 음. 계층을 구성하는 가장 

요한 기 은 자산이었음

[표 2]  2002 서울시 사회계층조사                                   (단  : 만원)

총자산 가구소득 생활비 가구부채 가구 축

평균
3분  

기
평균

3분  

기
평균

3분  

기
평균

3분

기
평균

3분

기

지표에 

의한 

계층 

구분

I(상  20%) 37799.5 268 439.3 162 251.0 156 949.75 169.8 150.27 184.6

II(21- 40) 21581.0 153 333.5 123 195.9 121 1002.70 179.3 102.98 126.5

III(41- 60) 14082.9 100 271.3 100 161.0 100 559.41 100 81.39 100

IV(61- 80) 7275.2 52 226.7 84 132.3 82 689.80 123.3 69.53 85.4

V(81-100%) 1463.6 10 163.9 60 98.2 61 585.71 104.7 47.47 58.3

1분 /5분 25.8배 2.7배 2.6배 1.8배 3.2배

주1 : 총자산= 융자산+부동산자산

주2 : 무응답은 제외하 음

주3 : 가구부채는 최고부채/최 부채비율을 의미함

○ 사회 계층간의 격차는 자산에서의 격차가 두드러짐. III 계층을 기 으

로 볼 때 I 계층은 2.6배를 가지고 있으며, III 계층은 V 계층에 비해 

10배의 자산 규모를 지니고 있음. Ⅰ계층은 Ⅴ계층(하  20%)의 총 자

산의 25배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가구소득과 생활 지출의 격차는 일 성을 지님. 가구소득에서의 격차는 

III 계층을 기 으로 I 계층은 1.6배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지출에서도 

유사한 1.52배를 지출하고 있음. III 계층과 V계층의 격차는 V계층이 III 

계층에 비해 가구 소득에서는 60%, 지출에서는 61%를 보여주고 있음. 

Ⅰ계층의 가구소득과 생활비는 각각 Ⅴ계층의 2.7배, 2.6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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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계 층  의식 과  계 층  소 속 감 

○ 계층의식은 객 인 사회  조건에 한 자기인식을 의미함. 시민 개

개인의 계층에 한 소속감은 계층의식으로 표 됨

- 조사에서 상층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힌 사람들은 극히 드뭄 (0.3%)  

상층은 6.4%, 층은 46.0%, 하층은 39.0% 하층은 8.3%에 해당

함. 이 사항에서 일상 으로 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식을 가

진 사람들은 85.0%에 해당함

- 마름모 이미지의 계층구조 인식 : 시민들에게는 사회의 계층구조가 마

름모의 형태로 인식되어짐을 추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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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민의 계층의식 구조

○ 사회계층별 계층의식: 산층 귀속 의식이 주류

- Ⅰ～Ⅴ계층으로 분류한 사회계층의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가장 확연하

게 드러나는 은 서울시민의 강한 산층 귀속의식임

- 실제 상  20%에 해당하는 Ⅰ계층은 부분 스스로를 산층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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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와 III 계층은 층 계층으로의 소속감이 강함

- Ⅳ계층의 주  계층의식은 부분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함

- Ⅴ계층 계층의식에서 자신이 하층이라는 생각보다는 하층이라는 인

식이 월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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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계층별 계층의식 분포

 사 회  계 층 의 지역  분포

○ 계층의 분포를 서울의 9개 역별로 구분하여 으로써 지역별 사회 구

성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함

[표 3] 서울 사회 계층의 지역 분포                             (단  : %)

   계층구분 계

  I계층 II계층 III계층 IV계층 V계층  

서울시
9개권역

도심권 12.1 17.2 22.4 22.4 25.9 100.0

동북1권 7.5 16.5 19.5 27.1 29.3 100.0

동북2권 11.5 19.8 20.9 24.7 23.1 100.0

서북권 24.4 19.2 23.7 17.3 15.4 100.0

서남1권 12.2 22.0 22.0 23.2 20.7 100.0

서남2권 29.6 26.7 20.0 12.6 11.1 100.0

서남3권 26.5 19.3 18.1 12.0 24.1 100.0

동남1권 44.0 11.0 13.0 19.0 13.0 100.0

동남2권 14.3 25.9 18.8 19.6 21.4 100.0

계  20.0 20.0 20.0 20.0 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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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별 

 1. 도심권: 종로, , 용산구

 2. 동북권 : 동북1권(동 문, 성동, 랑, 진구), 동북 2권(성북, 도 , 강북, 노

원구)

 3. 서북권: 서 문, 마포, 은평구

 4. 서남권: 서남 1권(강서, 양천구), 서남 2권( 등포, 구로, 천구), 서남3권(동

작, 악구)

 5. 동남권: 동남 1권(서 , 강남구), 동남 2권(송 , 강동구)

- 도심권은 하 층 계층의 거주가 두드러진 지역임

- 동북권 지역은 서울시 체에 비해 하 층의 비 이 높음

- 서북권은 상층과 층이 두드러진 지역

- 서남권은 지역별로 계층구성의 차이가 큼

- 동남1권은 서울의 상층 계층의 거주가 두드러진 지고, 동남2권은 상

층의 거주가 두드러짐

 지역 간 사 회 경 제  격 차

○ 지역의 가구를 단 로 한 사회경제  격차를 5개 생활권단 로 하여 

보았음

- 가구소득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최고지역과 최  지역

의 차이가 1.12배의 차이를 보임

[표 4] 서울시 지역별 자산․소득 평균                        (단  : 만원)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융자산 부채

도심권 269.75 22259.26 2563.64 3085.77

동북권 264.55 18561.11 4018.66 3083.68

서북권 297.46 20123.71 2999.68 2335.53

서남권 289.74 18635.77 2668.05 3595.98

동남권 292.32 29935.19 10546.63 33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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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울시 5개권역별 소득․자산․지출 격차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융자산 부채

최 동북권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최고 서북권 동남권 동남권 서남권

최고/최 1.12배 1.61배 4.11배 1.54배

- 부동산 자산의 경우는 동남권이 가장 많고 동북권이 가장 자은 데 

1.61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융자산의 경우는  격차가 두드러지는 데 도심권과 동남권의 격차는 

4.11배에 해당되고 있음

서울 의 계 층  상 의 특 성

○ 서울의 가구 소득의 불평등은 외환 기 증 하 음

- 계층들간의 격차는 소득 보다는 자산의 불평등이 큼

- 서울 시민은 산층의식이 부분임

- 지역간의 계층분포의 차이는 하고, 지역간의 경제  차이도 격

한 면을 보임

○ 이러한 상을 통해 서울의 사회  지역  통합의 토 가 약해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보다는 자산의 불평등이 큼으로 인해 계층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

음. 불로소득에 의한 사회  불평등의 고착화는 사회 갈등의 소지가 

높음. 최근의 강남북 지역간의 인식과 갈등은 이러한 요인이 반 되었

음을 보여

○ 사회 계층과 지역 격차에 한 사회 통합 인 사회정책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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