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빈곤 1

- 337 -


1)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

2)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3)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Wan Jeong Lee, Department of Consumer & Chid Stadies, Inha Univ, Namgu, Incheon

402-751, Korea

E-mail：wanlee@inha.ac.kr

아동 빈곤

Child Poverty

이완정(Wan Jeong Lee)1)

권혜진(Hye Jin Kwon)2)

양성은(Sungeun Yang)3)

ABSTRACT

Since 1990, South Korean children living in relative poverty have increased whereas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have decreased until 2002 and then the decrease remained somewhat stagnant.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proposed a strong relations between child poverty and low quality well-being

of the child. Poor children, in comparison to those of more affluent families, are more likely to have

health,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grow up in families

that provide less cognitive stimulations which, in turn, can negatively affect their cognitive and academic

attainments. The present paper highlights the trends and the consequences of child poverty and suggests

policy approaches based on the premise of decreasing poverty of low-incom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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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현 황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경제적으로 성인 가족원

들에게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이 속해

있는 가족이나 가구가 빈곤할 경우 아동은 이에

따른 물적, 심리적 자원부족에 가장 취약하게 노

출된다. 20세기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OECD국

가의 빈곤은 점차 감소되어 왔지만 국가별로 아

동의 빈곤은 인종별, 가구 유형별, 혹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어(Moore, Redd, Burkha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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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wann, & Collins, 2009), 아동 빈곤이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심도 있

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 이슈임을 나타내고 있다.

1.아동 빈곤의 개념과 지표

빈곤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

단이 부족한 상태로 대개 소득이 부족하여 지출

수준이 낮으며, 열악한 주거 상태에서 살고 건강

이나 교육의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 상황이다. 아

동은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는 존재이므로 아동

이 빈곤하다는 것은 아동이 속해 있는 가족이 빈

곤한 상태(Roosa, Deng, Nair, & Lockhart, 2005)

임을 의미한다. 아동의 경우 가족이 빈곤하면 가

족원과 함께 주거, 건강, 교육 등에서의 빈곤 상

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아동은 빈곤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애정 및 훈육을 받

기 어려워 물질적 결핍 외에도 심리적,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기 쉽다.

한 사회의 빈곤 지표는 빈곤율로 나타내며, 빈

곤율은 크게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율은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정부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며,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아동 빈곤율

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가구의 빈곤여부

를 먼저 결정한 후 빈곤 가구에 속한 아동이 전

체 아동에서 차지한 비율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아동 빈곤율도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을 각각 산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빈곤율이 존재하지 않으

며(박능후․유진영․임완섭․백학영, 2004), 이

에 따라 아동 빈곤율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

는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세부 지표에서 다른 기준과 추계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아동 빈곤율의 수치가 상이한 한계가

있다.

유니세프 이노센티 연구소(2007)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

동 빈곤율은 14.57%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보건복지부(2006)에서 발간한 한국의 아동

지표에 제시된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근래 우

리나라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을 보고할 때는

대부분 이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

에도 2004년 우리나라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은 연구자에 따라 12.7%(김미숙․조애저․배

화옥․김효진․홍미, 2007), 14.1%(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8) 등으로 편차를 보인다. 유니세

프 이노센티 보고서에서 OECD국가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이 2004년 현재 평균 11.2%인 것으

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상대

적 아동 빈곤율은 산출방법에 따라 OECD국가

의 평균치보다 약간 상회하거나 혹은 보다 많이

상회하는 문제를 보인다.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생

계비에 미치지 못한 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연구자에 따라 구체적 산출방법과

산출자료 및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도 편

차를 보인다. 먼저 보건복지부(2006)에서 발간한

한국의 아동지표에 제시된 절대적 아동 빈곤율

은 2004년 현재 8.79%로, 이 수치는 가구경상소

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속

한 아동의 비율로 산출한 것이다.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에 제시된 절대적 아

동 빈곤율은 2004년 현재 9.0%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김미숙 등(2007)이 산출한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2004년 현재 13.8%에 이르러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연구 자료에 따라

아동의 빈곤율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게 되면 빈

곤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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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상대적 아동빈곤율의 추이(1989-2007년)

주. 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중위 50% 이하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초보장자활 정책평

가센터(2008：128).

발생할 수 있다(박능후 외, 2004).

2.아동 빈곤의 추이

우리나라 아동 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아래 그

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그림 1>을 보면

우리나라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1990년 이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이

1990년까지는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

하다가 1990년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일치한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빈

곤동등성장률(현 분배구조 하에서 빈곤을 감소

시키는 비율)이 일반성장율(소득증가율)보다 낮

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감소율이 둔

화하거나 오히려 빈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유경준, 2009)을 감안할 때,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그림 2>를 보면, 우리나라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에

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의 절대적

빈곤율 추이와 동일한 것으로, 도시근로자 가

구 전체의 절대적 빈곤율은 2002년 이후 ‘증가

추이에 있지는 않지만 감소추이를 보인다고도

할 수 없는 정체현상’(유경준, 2009)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상대적 아동빈곤율과 절대적 아

동빈곤율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절대적 아동빈

곤율은 그동안 지속되던 감소경향이 멈추어 다

소 정체되어 있는데 비해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절

대적 빈곤율이 동일한 속도로 감소하지 않고 있

으며,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 아동빈곤

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빈곤의 문제

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빈곤율의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3>에 지역별, 가구유형별, 아동의 연령별

절대적 아동빈곤율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

림을 보면 전국의 절대적 아동 빈곤율이 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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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절대적 아동빈곤율의 추이(1999-2007년)

주. 도시근로자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시장소득)로 산정한 절대적 아동 빈곤율(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초보

장자활정책평가센터(2008：118).

<그림 3> 지역별, 가구유형별, 연령별 아동 빈곤율

주. 절대적 아동빈곤율임.

주2. 지역별, 가구유형별 빈곤율은 2006년
1)

, 연령별 빈곤율은 2004년
2)
수치임(

1)
김미숙 외(2007：59-60);

2)
보건복

지부(2006：39)).

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절대적 빈곤에

속한 아동의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에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가정

에 속한 아동의 빈곤율이 가장 낮고 모자 가정

이나, 특히 조손가정의 아동이 절대적 빈곤인

경우가 매우 높아 이들 집단에 대한 빈곤 대책

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연령별로

보면 5세 이하 아동 집단의 빈곤율이 더 높아

영유아를 위한 조기 빈곤중재 프로그램의 필요

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Ⅱ.연구쟁점

1.빈곤 가족의 특성

아동 빈곤은 아동이 소재한 가족의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아동 빈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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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서는 빈곤 가족의 특성에 대한 고찰

이 선행되어야한다. 빈곤 가족의 특성은 가구주

요인, 가족구조 요인, 가족기능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한 가족의 빈곤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다.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은 가구소득

의 근간이 되는 취업여부 및 고용형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근로가능

성과 노동가치성이 평가절하 되는 여성가구주,

고령가구주, 저학력가구주는 아동 빈곤과 높은

상관이 있다(석재은, 2004). 가구주가 여성이고,

연령이 낮거나 높을수록(U자형),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난다(안종범․김철희․전승훈, 2002).

둘째, 가족구조 역시 아동 빈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다. 가족구조는 가구주의 혼인상태, 배

우자 유무,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한부모

가족은 아동 빈곤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데,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인 경우 빈곤에 가장 취약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수는 소비지출의 규

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 빈곤과 상관이 있는

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하거나 빈곤상태

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미숙․조애저․배

화옥․김효진․홍미, 2007).

셋째, 빈곤은 가족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

리적 건강이나 상호작용과 같은 가족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빈곤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

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관계의 긴장과 갈등

을 높이고, 부모에게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킨

다. 이로 인해 빈곤 가족의 부모는 우울감, 분노,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비일관

적이고 비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표출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여를 낮추게 된다(박현

선․정익중․구인회, 2006; 임세희, 2007). 빈곤

가족의 역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저하된 양육의

질은 부모자녀관계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

켜 애착 형성을 방해하며, 적절한 정서적 지원을

어렵게 하여 결국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

이 높다.

빈곤 가족의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아직까지 사회인구학적 변

인을 중심으로 직선적 인과론에 대한 탐색에 머

무르고 있다. 후속연구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

나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과정지향적(process-

oriented)인 심층 분석으로 진화될 필요성이 있다.

2.아동 빈곤의 영향

빈곤은 아동의 삶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빈곤

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

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가족 내 아동

의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 분석하였다.

1)신체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빈곤은 출생시부터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 가족의 신생아는 비

빈곤 가족에 비해 저체중으로 태어나며, 생후 1

개월 간 사망률이 높다(Klerman, 1991). 영아기

동안에도 영양결핍 때문에 평균 신장 및 평균 체

중에 도달하지 못하며, 감각운동발달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Korenman & Miller, 1997). 빈곤

으로 인한 생애초기 발달상의 어려움은 이후에

도 영향을 미치는데, 빈곤 아동은 비빈곤 아동보

다 만성질환에 걸리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을 가

능성이 높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흡연, 음주,

조기성행동, 임신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빈번

히 유발한다(Alaimo, Olson, Frongillo, & Briefe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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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이 경험하는 신체발달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영양결핍, 비위생적 환경, 부모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질환, 부적절한 양육방식 등의 원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곽금주․김정

미․유제민, 2002). 위험스러운 점은 아동기의

신체적 발달이 인지적 발달 및 사회정서 발달과

연관되어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인 손상

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2)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빈곤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후에 학업성취 저하

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볼

때, 빈곤아동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신체발달 저

하는 뇌발달에 영향을 미쳐 이후 인지발달을 좌

우할 수 있다(Kishiyama, Boyce, Jimenez, Perry,

& Knight, 2009). 또한 빈곤 가족의 부모는 일반

가족의 부모에 비해 영유아기 아동에게 새로운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탐색적 활동을 촉진하

며, 주도적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경향이 낮다

(김정미․곽금주, 2007; Guo & Harris, 2000;

Haveman & Wolfe, 1995).

영유아기 때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지적

자극 환경에 처한 빈곤 아동은 이후 형식교육기

관에 진학하면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된다

(김효진, 2008; 김광혁․차유림, 2007). 특히 학

령기에는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가 학업성취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Mayer, 1997)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 아동은 불리한 위치

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빈곤 아동의 발달

지연율, 학습장애율, 유급율, 재적 또는 유예율,

고등학교 중퇴율 등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3)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빈곤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심리내적 측면에서, 빈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낮고, 불안감,

불행감, 의존성, 충동성, 반항성 등은 높게 나타

난다(박현선, 2008; Moore, Redd, Burkhauser,

Mbwann, & Collins, 2009). 빈곤 아동의 정서발

달은 특히 부모로부터 오는 간접 효과를 고려해

야 한다. 즉, 빈곤은 아동뿐 아니라 부모의 정서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어떤 시기

보다 주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은 이러

한 부모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김효

진, 2008; 홍순혜․이숙영, 2009).

빈곤 아동은 또래관계 측면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적응을 보이며,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비

율이 높다(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Wadsworkth & Compas, 2002). 빈곤 아동의 사

회정서적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은 빈곤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모로부터 방임될 확률이 높

아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하며, 부정적인 부모자

녀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고, 바람직한 사회

적 규율을 내면화할 기회가 적다는 점을 원인으

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역동은 빈곤아

동의 탈선이나 비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높다.

빈곤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대부분의 연

구에서 아동의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보고

되고 있다. 후속 연구는 빈곤 아동과 일반 아동

을 단순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고, 빈곤의 시기,

지속성, 정도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화 하는 분석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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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실제적, 정책적 이슈

1.아동 빈곤의 실제적 이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빈곤 아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여성가구주, 고령가

구주, 저학력가구주가 아동 빈곤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배화옥, 2008)은 아동빈곤문제가 사

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가족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빈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

제로 빈곤아동이 속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경제

적, 심리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다. 생계보조 또는 소득보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

에 한정되기보다는 빈곤가족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도 병행될필

요가 있다.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빈곤층 아동의 생활환경과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이명숙, 2009)에 따르면 빈곤 아동은

전반적인 생계곤란, 빈곤 및 가족문제로부터 심

리적 불안, 빈곤으로부터 오는 의료혜택의 공백,

학교생활의 부적응, 소비생활의 불만족, 여가 및

문화활동의 부족, 진학준비 등 학습지원 부족,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만으로 아동

이 빈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아동

빈곤은 성인기빈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김효진, 2008). 특히 빈곤아동의 결식이나 의료

혜택의 공백 등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가장 시

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이슈이다. 아동 빈곤이 곧

교육 빈곤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 및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는 빈

곤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마련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장기화되고 세습화된다는 아동 빈곤 관련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빈곤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등한 출발선을 보

장하여 빈곤 아동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아동 빈곤의 정책적 이슈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 절대적 아동

빈곤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아동빈

곤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중재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초기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심의

생계유지, 보육비 및 학비지원 등의 최소한의 단

기적, 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실정이며, 수급자

이상의 계층에게 적용되는 지원정책은 보육서비

스 정책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최영․박

순우, 2007). 2000년 이후 빈곤 아동을 위한 다양

한 정책들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지

원 부족으로 수혜율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지원

책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의 빈곤아동

을 위한 정책 방향은 빈곤가정 및 아동 통합지원

정책과 빈곤아동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빈곤아동의 부모 및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지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이 스타트사업이다. 우리

나라는 2006년 4월 통합서비스 시범실시를 시작

으로 2007년 희망스타트 사업 시범 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군․지자체

및 드림스타트센터가 주체가 되어 드림스타트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임산부

및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수급자 및 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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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층 우선)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교

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

복지가족부, 2009).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교육과

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민간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We Start' 등이 있다.

이 3개 사업을 합치더라도 0-12세 빈곤아동밀집

지역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혜율은 8.9%(보건복

지부, 2009)에 불과해 미국의 Head Start 20.2%,

영국의 Sure Start 119.6%의 수혜율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빈곤아동의 잠재력

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 빈곤아동 지원 정책으

로 대표적인 것은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청

소년자립지원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

카데미, 방과후보육, 방과후학교자율수강권 사

업 등이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으로 보건복

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3개 부처 주관으

로 시행되고 있다. 6세-17세의 보호가 필요한 절

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은 아동들 중

40% 미만의 아동들만이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

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 특히 급식과 학습지원,

야간 프로그램운영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

동은 2008년 현재 8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사회진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서

비스는 두드림존(Do Dream Zone)과 아동발달지

원계좌 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이 대표적이다(이명

숙, 2009). 두드림존은 경기와 대전 2곳 지역에

서만 상설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정책수요에 크

게 미치지 못한다. 각 부처의 자립지원서비스를

합하더라도 각종 시설퇴소 등 자립지원이 필요

한 아동청소년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수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동발달계좌인 디딤

씨앗통장 사업은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

고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 4월 도입되어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

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8년도 수혜

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는 달

리 도입초기 시설보호아동의 퇴소 후 사회진출

시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한 측면이 강하였다.

3.빈곤 아동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및 제언

빈곤 아동 관련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

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복지원의 문제보다는 비체

계성의 문제가 더 크며 효율적인 지원방향을 설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명숙, 2009).

첫째,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

되고 있으나, 정책의 사업내용과 취지에 걸맞는

예산이 지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혜대상이 매

우 적고, 실시 사업이 내용과 취지에 걸맞는 프

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2008년 사회서비스 예산 15,749억원(2.3%)

중 아동복지예산은 93억원(0.1%)에 불과하여(강

명순, 2008), 이용아동 대비 적정 예산이 확보되

지 못한 실정이다. 6세-17세의 보호가 필요한 절

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들 중

37%의 아동들만이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현재 실시되

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

육의 형태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요구

되는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내용으로 한

계가 있다. 특히 급식과 학습지원, 야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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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운영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으

나 실제로 늘어난 지역아동센터 수에 맞춰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하여 오히려 각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축소되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서비스가

위축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적정지원단가가 6백만원이나 2009년 현재 지역

아동센터 1개소당 평균 지원액은 1백7만원에 불

과하여(참여연대, 2009)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아

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둘째, 빈곤 아동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 통합적

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

생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도 미흡한 문제점이 있

다. 각 부처별 사업추진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간 경쟁 및 사업영역․지원대상의 중

복, 사업별 지원예산의 불균등 등의 문제가 있으

며, 사업간 연계성도 떨어진다. 빈곤 아동을 위

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

역사회내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수립이 필요하

다(이명숙, 2009).

셋째, 빈곤 아동을 위한 아동투자사업을 확대

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아동의 평

등한 출발과 잠재역량 발현을 위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드림스타

트 프로젝트, 아동의 미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이실시되고 있으나, 역

시 수혜율이 너무 낮다. 단순히 기본적인 소비수

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보

다 아동투자사업은 빈곤탈출에 효과적이며 참여

자들로 하여금 성공에 대한 확신, 미래지향적 태

도, 개인의 효능감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온다(Sherredan, 1991). 앞으로 대상아동

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투

자전략으로서 아동투자정책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빈곤 가족과 아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및 지원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상아동

별 아동보호 서비스 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

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는

방과후 학교 보육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중고생 전용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및 탈

학교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며 지

역적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적이다. 이혼 사별 등

가족해체로 인하여 형성되는 조손가정, 모자가

정이 아동빈곤의 주요 구성 원인이라는 점에 주

목하여 빈곤가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방

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배화옥, 2008)

다섯째,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정책과 함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

는 아동수당제도 실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가족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 경제적 지원

을 해주는 소득 보충적 보편적인 현물급여이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 88개국 이상이 도입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실시가 빈곤율 감소에 상

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 보고

된 바 있다(김미숙, 2008).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수당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는 중으로 문제는 예산의 규모에 있다.

아동수동제도의 실시에 앞서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정립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방향은 아동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빈곤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학습이나 특기적성



10 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2009

- 346 -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육적 접근만으로 해결되

지 않으며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며, 빈곤에 처

한 아동들이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정책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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