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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가 부채:
전반적인 평가
허석균(중앙대학교)

2023 6 9년 월 일



국가부채: 현상

 외형상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가계와 기업부채가 경제규
모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최근 수년간 각각의 GDP대비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여 100% 수준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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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IS 자료: BIS (22년 3분기)



저소득 부채보유가계와자영업자의 부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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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부채보유비중 금융부채보유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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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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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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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항목 LTI(부채) LTI(금융부채)
대상 전체가구 부채보유 전체가구 부채보유

소득1분위 1.47 4.34 1.02 3.03

소득2분위 1.71 3.09 1.30 2.34

소득3분위 1.80 2.66 1.40 2.07

소득4분위 1.78 2.32 1.36 1.78

소득5분위 1.76 2.26 1.26 1.62

패턴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출처: PWC KoreaInsight Flash(2022.10)



국가별 ICR의 분포

출처: Helbling et.al. (2023)



부채비율 및 ICR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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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D1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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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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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인식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인 금융위험수준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
으로는 보이지 않음.
 가계대출의 배분이 상위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화

 기업의 경우 평균적인 ICR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
 2019-20년의 급감세도 2021년 빠르게 회복

 이 가운데 대기업 및 첨단기술업종의 회복세는 빠른 반면,  중소기업 및 
중기술 업종의 회복세는 더딘 모습을 보이는 바, 이는 기업 실적의 양극
화 가능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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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인식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계수지와 기업실적에 반
영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양(+)적인 효과도 가시화
 자영업자 가계와 저소득 분위 가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며, 이들의 부

채규모 및 채무부담이 크게 증가 (혹은 자산규모가 크게 감소)

 한계기업의 경우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재정․금융지원 등으로 통화
긴축상황임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는 덜 나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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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부담능력에 따른 신용공급

  전반적으로 부채증가분은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배분되
는 모습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계수지와 기업실적에 반영된 가운

데, 재정지원의 양(+)적인 효과도 가시화

 자영업자 가계와 저소득 분위 부채보유 가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며, 
이들의 부채규모 및 채무부담이 크게 증가 (혹은 자산규모가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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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구금융복지조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ICR의 분포 변화

 전반적으로 기업부채의 위험도는 2010년 이후 추세적으
로 증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

 2020년 이후 다소 하강(횡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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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IS value (외감기업 기준)

  옆의 수치는  ICR이 1보다 작

은 기업이 많고 그 기업의 ICR

이 1로부터 밑으로 멀어질수록 

커짐.

 반대로 이 수치는 수치는  ICR

이 1보다 큰 기업이 많아지고 그 

기업의 ICR이 1로부터 위로 멀

어질수록 작아짐.



정부의 재정여력

 아래 정부의 재정여력을 이해함에 있어  공기업 부채, 정부
의 채무보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고령화, 저출생, 공적연금 소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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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BO 브리핑 제 94호, 2020.09



금융기관(은행)의 안정성 및 수익성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서비스



국내은행과 저축은행의 손실감당여력

 22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최대손실여력은 159조원 정도
로 추산되며, 여기에 대손충당금 적립금 23조원을 합하면 
182조원 규모 



과다채무조정과정 이후 투자율의 경향적 저하

자료: 한국은행 ECOSIS



과다채무조정과정의 소비위축과 불평등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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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증가 소비증가경기회복)

의 공식이 이번에도 성립할까?

 1997년 외환위기 정도의 상황은 아닐

지라도 채무조정과정에서는 경제불평

등도가 악화될 가능성

 더 중요한 것은 이후 경기회복 이후에도 불

평등도의 회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 점

자료: KOSIS



정책방향: 소결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현상

 저소득분위 차주와 

자영업자의 부채부

담이 큼.

 부담능력에 근거한 

신용공여로 인해 부

채 증가에 비해 전

반적인 위험도가 크

게 증가하지는 않음. 

 기업 실적의 양극화

(ICR기준)

 ICR<1인 기업의 비

중이 비슷한 경제력

을 가진 나라들에 

비하여 큰 편임.

 전반적인 위험도는 

21~22년에 다소 

완화

 수익성, 자본적정성, 

자산안정성 개선

 BIS자기자본기준 

감내할 수 있는 최

대손실여력이나 대

손충당금 적립액도 

상당한 규모 

 아직은 상당한 수준

의 재정여력 보유  

 다만 고령화, 저출

생, 저성장, 공적연

금 소진 등은 미래

의 재정여력에 부정

적인 영향

정책
방향

 디레버리징 지속

 취약그룹에 대한 

재정지원(선택과 

집중)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유인하는 

구조조정

 퇴출과정에 대한 

재정지원

 시스테믹 리스크

의 경계

 재정여력을 확보

하기 위한 세수확

보노력

18



Part 2

가계 부채: 
코로나이후 현황과 위험도
이윤수(서강대학교)

2023 6 9년 월 일



가계부채 총량: 급증과 디레버리징의 시작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위기기간 중 확장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빠르게 증가

 부담능력에 근거한 신용공여로 인해 부채 증가에 비해 전반적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음. 

 가계부채 증가율은 (-)로 전환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감소하는 디레버리징 현상이 나타남

 가계부채 증가율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됨(금융서비스의 증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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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ICE평가정보, 김영일(2023)



위험도 평가: 취약한 차주의 연체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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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연체율(좌) 취약한 차주의 연체율(우)

자료: NICE평가정보,
*연체율: 해당 그룹 가계대출 보유자 중 미해제 CB연체 30일 이상 보유 차주 비율(잠재부실률)

연체율* 상승은 취약한 차주에 집중
전체가계대출 보유차주의 연체율이 3%미만으로 유지

취약한 차주의 연체율은 20%대에서 최근 23.6%까지 상승

 취약한차주: 신용점수 700점 이하이고 소득 하위 30%에 속하거나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



위험도평가: 위험차주의 분포와 연체율(연령별)

 2022년 4분기에 3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취약한 차주의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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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ICE평가정보, *연체율: 해당 그룹 가계대출 보유자 중 미해제 CB연체 30일 이상 보유 차주 비율(잠재부실률)



위험도평가: 위험 차주의 분포

 취약한 차주는 저축은행에 집중 (업권별)

 대출상품별로는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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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ICE평가정보



위험도평가: 신규대출 차주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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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증가기에 신규대출차주의 소득분포와 신용점수 분포
는 개선
 2013~2016년 대출 증가기에도 신용도, LTI, 소득분포는 개선됨

 대출 총량 증가가 대출의 질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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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차주의 신용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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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버리징 차주의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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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상승시점(’21년 8월) 이후 54%의 차주는 차입규모 축소, 33%는 차입규

모 확대

 차입규모 축소 차주: 고소득자 비중, 50대~60대.

 차입규모 확대 차주: 3천만원 미만(45%), 2~30대 비중 높음

자료: NICE평가정보



이자율 상승과 DSR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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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DSR은 2022년 3분기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다
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BIS)

 30%정도의 차주의 DSR이 5%p 이상 증가

 DSR감소차주비중(50.9%): 저소득 분위 < 고소득 분위
ㅡ

자료: NICE평가정보
2023년 1월과 2022년 8월(이자율 상승 시점)사이의 DSR변화
DSR은 추정소득에 기반한 추정치임



정책제언: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Don‘t)

부동산 금융 엄격한 DSR 규제
고정금리대출확대

LTV 규제(금융의 포용성)
가격안정화를 위한 고무줄식 규제

가계부채 자율적인 건전성 관리 유지 총량규제

재정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재정이 할 일을 금융에 떠 넘기기(에버
그리닝)

전세대출 전세보증제도의 질서있는 폐지
은행의 엄격한 대출심사

대출을 대출로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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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LTV규제의 완화, 고정금리대출확대

 신용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차주(소위 “영끌”)의 위험도
 LTV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일 가능성
 2019년~2021년 신규 주담대출 차주 중 50%이상이 신용대출 보유

 신용대출은 이자율상승 위험에 그대로 노출
 20대 신용대출비중 30%이상 차주 중 DSR 10%p 이상증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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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SR 규제 강화

 신용대출비중이 높은 신규주담대차주(소위 “영끌”)의 연체율 
상승폭이 더 높음

 DSR증가 정도가 높으면 연체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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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상승폭 ('21.12 대비 '22.12)

신규 주담 진입(주담만보유) 신규 주담 진입 차주 전체 신규 주담 진입 + 신용대출 30% 이상

자료: NICE평가정보



Do: DSR 규제 강화

 DSR이 높은 차주의 소비 증가율 더 낮음
 장기적으로 소비위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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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ICE평가정보



Don’t: 재정을 대체하기 위한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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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기간 소상공인 대출과 지속적인 유예

 주거안정성 목적으로 도입된 전세 대출의 증가

 2019년 말 98조=> 2022년 말 180조 (20-30대 차입자 비중 높음)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 (임차인가입 선택)이 병존

 대출심사에서의 도덕적 해이

자료: NICE평가정보



Don’t: 보증을 통한 은행 기능의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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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차주의 대출상품별 연체율

 반전세와 월세로의 시장의 정상적인 조정과정을 지체

 전세 대출 증가 => 갭투자 증가 => 전세가격 상승 => 깡통전세 가능성 증대

 세입자의 자기자본(Equity)가 아닌 전세대출을 통한 자금이 주택구입에 활용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건수 및 대위변제 급증

 건전성 규제 미적용으로 가계대출 규모 및 위험성 증가

자료: NICE평가정보



Do: 전세대출 보증의 질서 있는 폐지

 전세대출 이전의 전세제도
 자기자본 축적을 통한 주거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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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집주인

세입자

전세보증금

주거서비스



Do: 전세대출 보증의 질서 있는 폐지

 전세대출의 문제점 

 전세 대출 증가 => 갭투자 증가 => 전세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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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전세대출

집주인

갭투자증가

세입자

은행

전세대출계약/
이자

대출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전세보증금

주거서비스



Do: 전세대출 보증의 질서 있는 폐지

 전세대출의 문제점 (정부의 보증)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인에 대한 심사 느슨해짐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도덕적해이

 전세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건전성유지에 모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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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전세대출

집주인

세입자
주거서비스

은행

전세대출계약
이자

대출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임대인
심사?
(원금)

보증기관

보증계약

전세보증금

대출
증가

갭투자증가



Do: 재정을 통한 부실차주의 신속한 해결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선제적인 부실채권 해결)
 대출을 대출로 막는 것은 또다른 에버그리닝
 취약한 차주의 연체율은 상승 중(특히, 70대이상과 20대)

 서민금융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대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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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차주의 연령별 연체율



정책제언: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Don‘t)

부동산 금융 엄격한 DSR 규제
고정금리대출확대

LTV 규제(금융의 포용성)
가격안정화를 위한 고무줄식 규제

가계부채 자율적인 건전성 관리 유지 총량규제

재정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재정이 할 일을 금융에 떠 넘기기(에버
그리닝)

전세대출 전세보증제도의 질서있는 폐지
은행의 엄격한 대출심사

대출을 대출로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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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기업 부채:
좀비기업과 구조조정
박준호(명지대학교)

2023 6 9년 월 일



왜 좀비기업인가?

 기업부채 비율의 가파른 상승
 ‘19년 3사분기 GDP 대비 100.5% → ‘22년 3사분기 119.2%

 반면, 기업의 영업 성과 양극화 심화
 ’19년 3삼분위 기업 매출성장률 26.8%, 영업이익률 7.8%

 ’19년 1삼분위 기업 매출성장률 -18.6%, 영업이익률 -4.9%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
 1990년대 일본의 구조조정 사례

 은행 및 정부의 금융지원

 경제 회복의 둔화와 장기 침체의 원인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 방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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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의 정의와 분석 자료

 좀비기업: 설립 후 7년이 지난 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분석 자료
 외부회계감사법인(외감기업)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2010-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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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 따른 좀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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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의 결정 요인

 이자보상배율의 분해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자산
×

자산

부채
×

부채

이자비용
이자보상배율 = 자산이익률

이자보상배율 =×
1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
1

부채조달비용

 로그 차분의 결과
Δ ln 이자보상배율 = Δ ln 자산이익률
Δ ln 이자보상배율 = −Δ ln 부채비율
Δ ln 이자보상배율 = −Δ ln 부채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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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ln 이자보상배율 ∆ln 자산이익률 −∆ln 부채비율 −∆ln 부채조달비용

2013 -1.031 -1.101 -0.025 0.095

2014 -0.776 -0.714 -0.024 -0.038

2015 -0.480 -0.497 0.054 -0.037

2016 -0.822 -0.787 -0.009 -0.027

2017 -0.530 -0.478 0.002 -0.055

2018 -0.721 -0.657 0.015 -0.079

2019 -0.803 -0.732 0.005 -0.075

2020 -0.870 -0.949 -0.059 0.138

2021 -0.877 -0.923 0.034 0.013

2022 -0.795 -0.553 0.034 -0.276

전체 -0.782 -0.740 0.001 -0.043

좀비화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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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 좀비기업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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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vs.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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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중 채권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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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기업 vs. 미발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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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내 좀비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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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vs.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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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1: 정책 금융의 축소와 효율성 제고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잉공급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폭넓게 지원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의 심사 및 관리감독 도덕적 해이 발생

 개선 방안
 지원의 범위 축소
 규모나 업력(예: 10년)이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장기보증 해소

 기관끼리의 경쟁적 중복 지원 방지
 각 기관의 업무 범위 명시화, 세분화

 유사한 기관들의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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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현행 구조조정 제도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 주도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자 주도

 워크아웃 제도의 한계
 자본시장의 발달로 은행의 채권 비중 하락

 노동자 등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미반영

 경제 외적 요인을 고려한 에버그리닝

 개선 방안
 신속한 회생절차의 실효성 보완

 신규자금의 우선변제권 보장 확대하여 DIP 금융 활성화

 구조조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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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3: 구조조정기금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사회, 경제적 마찰 존재
 대규모의 실업은 지역 경제, 연관 산업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짐

 노동자와 지역 이해관계자의 동의 구하기 어려움

 개선 방안
 고용보험기금과 별도의 구조조정기금 조성
 고용보험기금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구제 한계

 기업, 노동자, 정부의 공동부담으로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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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정부 부채: 
재정여력을 고려한 재정운용방향
허진욱(인천대학교)

2023 6 9년 월 일



한국의 국가채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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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 규모는 상대적
으로 낮으나, 증가세는 최근 크게 확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23



한국의 국가채무: 추세와 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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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의 증가세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남.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상승세는 향후에도 완만히 지속

주: 2001~2021년은 결산, 2022~2025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국가채무가 경제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장기
적으로도 지속될 가능성
 고령화 및 인구 감소 ⇒ 경제활동인구 비중 축소, 성장 둔화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 vs. 재정지출 수요 확대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2022): 2070년까지 192.6%로 상승

 KDI(김학수, 2021): 2060년까지 144.8%로 상승

 기획재정부(2020)는 이보다 훨씬 낮은 2060년 81.1%로 전망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수치로 해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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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N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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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나리오 1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12~22년 평균으로 장기 수렴할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이며, 시나리오 2~4는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이보다 강하게 통제하는 시나리오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NABO 장기전망, 2022.8



숨은 공공부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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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공식 산입되지 않는 공공부
문의 부채도 작지 않은 규모로 판단됨.
 비금융 공기업 부채: 한전 ,LH, 코레일 등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대출+보증)
 은행 정책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비은행 정책금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이러한 부채들은 부실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전
이될 우려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국가채무에 비해 관리 사
각지대에 놓여 있음.
 예∙결산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정부 재정과 달리 일반적으로 국회

의 통제를 받지 않음.



비금융 공기업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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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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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DP 대비 %)

0

5

10

15

20

25

30

35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0
2

0
11

2
0

12
2

0
13

2
0

14
2

0
15

2
0

16
2

0
17

2
0

18
2

0
19

2
0

2
0

대출 보증

0

5

10

15

20

25

30

35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0
2

0
11

2
0

12
2

0
13

2
0

14
2

0
15

2
0

16
2

0
17

2
0

18
2

0
19

2
0

2
0

대출 보증

<은행 정책금융> <비은행 정책금융>



재정여력을 감안한 재정운용의 필요성

 한국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수량화하여 추가적인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측정할 필요
 장기 재정부담 확대 및 숨은 부채의 존재를 고려

 재정여력: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의 상한(debt 
limit)과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과의 격차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조세수입을 통해 상환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조세수입을 최대로 증가시켰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가채무 수준을 측정하는 개념
 래퍼효과(Laffer effect): 세율을 올릴 경우 세원(tax base)이 위축

되므로, 세율이 어느 이상 높아지면 세수(tax revenue)는 더이상 높아
지지 않아 조세수입의 상한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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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일반균형의 설정

 동태일반균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을 활용
하여 2019년 한국경제를 수량화하고 재정여력 계산

 모형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비정부 공공부문의 4가지 경
제 주체로 구성

 정부는 아래의 장기예산제약을 만족하도록 재정을 운용

(현재의 국가채무) = (미래의 재정수지의 현재가치의 총합)

 국가채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증세를 통해 미래 재정수지를 개선시킴으로써 위의 제
약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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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래퍼곡면과 재정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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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추정 결과

 잠재성장률을 2%,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을 2019년 
수준으로 고정시킬 경우
  재정여력은 GDP의 271.2%로 추정됨.

 그러나 성장 둔화와 재량지출 증가로 인한 장기적 국가채
무 증가분은 약 150%p에 달함.
 이를 감안하면 재정여력은 GDP의 120%대 정도로 낮아짐. 

 또한, 공기업 등 비정부 부문에 부채 충격이 발생하여 재정
으로 지원하는 경우 재정여력의 일부를 소진하게 됨.
 충격이 일시적인 경우: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1% 증가할 때마다 

재정여력은 GDP 대비 0.4%p 축소

 충격이 영구적인 경우: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1% 증가할 때마다 
재정여력은 GDP 대비 2.2%p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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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시나리오별 재정여력 소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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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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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비교적 견실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판단
 대규모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부도 위험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

로 분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정위험요인 존재
 성장 둔화

 성장 속도보다 빠른 재정지출 증가세

 유사시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우려가 높은 “숨은” 공공부문 부채

 궁극적으로 공공부문 부채는 통합관리(consolidation)
한다는 재정운용 원칙의 대전제를 준수할 필요
 사실상 정부가 최종보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부채

는 정부의 공식적인 부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정책 제언: 정부부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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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1) 공기업 부채를 국가보증채무로 공식 편입
 정부로부터의 법적인 지급보증을 공식화

 그 대가로 매년 국회에 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채무 운용에 대
해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

 (정책제언 2) 공공부문부채 총량 통합 관리 기구 신설
 기관별 경영상태를 고려한 부채관리도 중요하지만, 거시건전성 관

리 측면에서는 총량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본규제를 적용할 필요

 본고에서 주로 다룬 공기업 및 정책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숨은 부채
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정
부 부채의 “풍선효과”를 방지할 필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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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계부채

 (정책제언 1) 엄격한 DSR규제를 통한 건전성관리
 LTV규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거나 현실에 맞게 상향화(금융의 

포용성)

 고정금리대출 확대

 총량규제보다는 건전성관리가 중요

 (정책제언 2)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재정이 할 일을 금융에 떠넘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정책제언 3) 전세보증제도의 질서 있는 폐지
 전세제도의 보증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도덕적 해이 유인을 제공함

 가계부채의 건전성유지와 전세가격 안정에 모두 실패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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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기업부채

 (정책제언 1) 정책금융의 축소와 효율성 제고
 업력 10년 이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강화

 유사 기관 통폐합 등 경쟁적 중복 지원 해소

 (정책제언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신속한 회생 절차 가능하도록 실효성 보완

 신규자금의 우선변제권 보장 확대하여 DIP 금융 활성화

 구조조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제언 3) 구조조정기금
 고용보험기금과 별도의 구조조정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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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부채

 (정책제언 1) 공기업 부채를 국가보증채무로 공식 편입
 정부로부터의 법적인 지급보증을 공식화

 국회에 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채무 운용 기준 강화

 (정책제언 2) 공공부문부채 총량 통합 관리 기구 신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총량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본규제를 적용

 공기업 및 정책금융 등 숨은 부채의 “풍선효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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