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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수요자 중심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거 문제는 오랫동

안 역대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게

다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져가고 주

택보급률은 2018년 101.9%를 기록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 위

주의 주거 지원 정책보다는 주거급여,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등 수요

위주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져갔다. 또한 주거급여

에 비하여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정책 대상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

였다.

본 연구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2008년~2017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과 주거만

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7 주거실태조사는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보

다 주거와 관련된 데이터가 더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계열적인 추

세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년도적인 주거실태조사 마이

크로 데이터와 다년도적인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자 하였

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2008

년~2017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거주 지역, 가구 소득, 주거면적, 주택형태, 점유형태 그리

고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유무 등이 주거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분석과 재정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대체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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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 소득과 주거 면적이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

다. 다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유무의 경우 주거 면적, 가구 지출, 아

파트 거주 여부, 자가 보유 여부 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주

거만족도에 영향을 끼쳤다. 즉,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 수요자가

더 넓은 아파트를 자신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작용함으로써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주요어 : 주거만족도,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다중회귀분석, 고정효

과 패널회귀분석

학 번 : 2017-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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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의식주는 생존의 필수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거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역대 정부들

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지지 기반이 흔들렸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들의 주거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취

약계층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을 통

하여 각종 주택금융상품들이 출시되었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

로 변화되어 왔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리는

것이며,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성과를 이루어냈

다고 볼 수 있다(손경환, 2013). 주택 재고가 늘어나서 만성적인 주택 부

족이 해결되었으며, 가구당 주거면적을 등 주거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개선되었다.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에서 2018년 101.9%(신

주택보급률1))로 높아졌으며, 가구당 주거면적은 51.0에서 2018년 69.4

로 증가하였다. 또한 자가점유율도 49.9%에서 2015년 56.8%로 높아졌

다.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나 전세 보증금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과중한 주거비부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의 주거권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계속되는 문제이다(손경환, 2013). 월

1) 신주택보급률은 기존의 주택보급률에서 주택수와 가구수 산정 기준을 변경한 주택보

급률이다.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하였고,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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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구의 경우, 양질의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더라도 임대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강종만, 2011). 서민 주거불안 양상에 대해서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이수욱, 2017). 첫 번째는 경제여

력에 적합한 주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매달 지출되는

주거비 부담이 늘더라도 좀 더 비싼 주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부담을

낮춰 현재보다 좀 더 질이 낮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책

은 전자에게는 가계의 재정 상황에 맞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후자

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서민 주거불안 문제는 주택 부족으로 이한 주거 불안

이 발생했던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의 주거문제는 수요자의 수요나 지불

여력에 맞는 주택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주거의 질이 저하되면서 일어나고 있다(이수욱, 2017). 한편 2010년 이후

의 한국 사회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가 보증금이 높은 준전세 성격의 월세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수욱, 2017). 따라서 서민주거지원의

핵심은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공공주택금융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주택금융에 대

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조혜신, 2013; 주택산업연구원, 2015에서 재인용).

즉, 주택시장 현황을 고려해볼 때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

에서 나아가서 서민들이 이미 있는 양질의 주택에 저렴한 비용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주택자금 정책들의 현황

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들이 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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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효과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들이 어떤 방향

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와 조세재정연구원의 2008년~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이 정책 대상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2017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의 주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는 가구

전반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위하여 각기 차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7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를 참고하여 2017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국

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위탁하여 실시한 2017 주거

실태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

회시설조사구를 제외한 주택 및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조사구 내 가구수의 크기에 비례하여 추출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

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며, 표본조사구 내 가구 추출은 표본조사구의

가구 명부에서 추출간격을 계산하여 시작가구를 랜덤으로 추출한 후, 계

통추출법을 적용하여 10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정패널조사 데

이터의 표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패널조사는 제

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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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목표 유효표본 크기는 5,634개

가구이다. 재정패널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

출단위로 하였는데, 그 뒤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

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

구원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에는 각 가구가 정부지원 주택자금으로 얼마

나 대출을 받았는지, 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가구원수, 가구의 경상소득 등 각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를 통해 정부지

원 주택자금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계량 분석을 정확하게 시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주요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주거권, 주거 복지 및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권세훈(2016)에 따

르면, 주거권은 주거를 공급받고 현재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

는 권리이며 최소한의 주거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주변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

한 수준의 주거로부터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도 하지만 주택이란 좁은 의미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

주택의 위치 및 주변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을 기반으로 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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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회적 관계,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주거권과 그렇지 않은

주택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권세훈, 2016). 또한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

기 때문에 고용 기회나 교육 기회에 있어 타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주거 문제는 사회 보장 문제가 된다

(권세훈, 2016).

김영태(2006)는 주거복지를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택수요에 부합하

는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살면서 공동체생활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는데, 주거복지는 두 가지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주택과 거주자 간의 관계이다. 물리적

주거 공간인 주택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하

며, 거주자의 주거 편익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이다. 거주자와 다른 사회구성원 간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함에 있어서 주택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정렬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안정과 복지의 3가지 핵심 키

워드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부담가능성

(Affordability)이다. 이들 세 가지 키워드는 거주하기에 적절한 집을 만

드는 요건이라고 한다. 이용가능성은 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택 시장의

수요자들이 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주택금융을 통해 자가 보유를 수월하게 해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부담가능성은 주택 수요자들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이 조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주거복지정책은 주택 공급 측면을 보조하느냐, 주택 수요 측면

을 보조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

책은 공공부문이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거나 택지를 개발

및 건설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Galster, 1997;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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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하성규, 2003: 김민정·조민효, 2018에서 재인용). 토지주택공사의

관할 하에 있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

급자보조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주택 수요자에게 현금 등을 지원하는 방

식인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주거급여, 임대료 규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Galster, 1997; King, 1998; 하성규, 2003: 김민정·조민효, 2018에

서 재인용).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서서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서 많

이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공공주택공급에 따른 비효율성과 주택 행정의

관료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하성규, 2003).

주거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주거급여법에 의

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청가구

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

일 경우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통해 타인

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

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공급자보조 중심에서 수요자보조 중심으로의 주거복지정책 수단

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Kim, 1993;

Anderson et al., 2003; Friedrichs, Galster, & Musterd, 2003; 송동수,

2012; 김민정, 2018에서 재인용) 첫째, 공급자보조 방식의 주거복지정책

시행이 가지는 문제점 때문이다. 빈곤층의 주거불안을 공급자보조 방식

으로 해소하려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야 하는데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더 이상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둘째, 공공임대주

택 입주에 이후 슬럼화에 따른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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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반대로 공급자보조 방식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비

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이 선별적인 주거

집중을 야기하고 빈곤 계층이 공간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으며, 빈곤

의 근린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주택보급률이 2000년대

에 크게 개선되면서 공급자보조 방식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하

였다.

2.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의 대상으로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주거 문제에 대처하

기에 취약한 서민층이 주택 정책의 대상인데, 한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

해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추진 시 사회적 약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용한다(하성규 외, 2012). 하지만 주택 정책의 대

상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할 때, 정책 수혜 대상 중복, 누락, 과잉, 과소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정책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

문에 주택 정책 대상자인 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하성규

외, 2012).

주택 점유형태, 주택 면적, 소득 계층을 고려하여 하위 30%에 해당하

는 가구를 서민이라 보기도 하고,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은

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계층을 서민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이처럼 서민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의

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서민이라는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의 특성에 따라 지

향하는 목표 계층이 달라지는 모호한 개념이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주택산업연구원(2015)에 따르면, 일반국민 1,01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에서, 일반 국민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소득분위 중 4분위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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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득 5분위가 차지하

는 비율이 22.9%로 높았다고 한다. 소득 1~2분위나 소득 7분위 이상을

서민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소득분위에는 소득 5분위부터 소득 8분위까지가 가장 많았다. 소득 6분

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3%로 가장 높았고, 소득 7분위가 24.6%, 소득

5분위가 20.7%, 소득 8분위가 10.1%의 응답률을 보였다. 즉 국민이 인지

하고 있는 서민의 소득 분포 범위는 소득 3분위에서 넓게 보았을 때 6분

위 정도라는 것이다.

3. 주택금융의 개념 및 유형

주택금융이란 주택의 구입이나 건설 또는 개량, 보수를 위해 금융기

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

로 배분하는 것을 통하여 주택의 생산과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전광섭, 2007). 주택금융은 일반적인 금

융에 비해 장기적이고 이자율이 낮으며 그로 인하여 자금의 회전 속도가

느린 것이 특징이다(전광섭, 2007).

주택금융은 크게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된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제도권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거래가 주택금융기관이나 일반 금융

기관의 자금중개과정을 거쳐 성사되는 것이다. 비제도권 주택금융은 주

택자금 수요자와 주택자금 공급자가 직접 주택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직접 거래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금이 불충분하거나 금

융기관이 효율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던 금융방식으

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금과 주택선분양제도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예로 들 수 있다.

제도권 주택금융은 정부개입여부, 공급대상, 공급방식, 시장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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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세하게 분류할 수 있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정부개입 여부에 따

라 공공주택금융과 민간주택금융, 공급대상에 따라 수요자를 위한 금융

과 공급자를 위한 금융, 공급 방식에 따라 대출, 보증 및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시장유형에 따라 신용 제공 등 1차 시장과 자산 유동화

등 2차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이 이루어지는 일반 시장과 정부가

개입하는 공공주택시장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 둘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전광섭, 2007). 일반 시장에 대한 금융의 경우 민간 금융회

사들이 예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

품을 판매하지만 공공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더

라도 이자율 책정 등에 있어 정부가 개입한다.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공

공성 및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정부 규제의 영향력

을 강하게 받는다. 공공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택 구입 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렴

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제나 금융의 측면에서의 혜택을 부여하

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금융시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전광섭, 2007). 첫째, 주택구

입능력 제고를 통하여 주택 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택 소

비를 촉진한다. 둘째,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

이 확대되도록 한다. 셋째, 주택부문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주택의 거래를 활성

화시킨다. 넷째, 주택금융에 의하여 주택건설이 촉진되면 이는 파급 과정

을 거쳐 다른 부문의 생산도 촉진하고 경제 내 총수요를 진작시키게 된

다.

주택금융이 원활히 작동될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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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증진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주거 불안 문제가 발생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16). 또한 주택금융은

공공과 민간 금융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해 취급되고 있다(김영도, 2013). 한국은행의 <2018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607.9조 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 1534.6조 원의 3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표적인 공공주택금융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신용도가 낮아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제약

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융자 또는 보증과 같은 공적 지원을 함으로써 저

소득층이 보다 쉽게 주택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산업연구

원, 201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등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

금대출 및 아파트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주택연금 상품 판매,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등을 담당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

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을 통해 주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

는 역할을 한다(마이홈포털 참고). 공공주택금융의 정책 수단을 표로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구분 특징
저비용 자금조달 및

공급

정부의 주택 금융기관, 주택 건설업자 또는 주택 구입

자에게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여 준다.

금리 차이 보조
조달비용보다 수익을 못 거둘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보조한다.

신용 보완
주택금융 차입자의 대출 또는 유동화증권 발행기관의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한다.

조세 지원
대출금 상환 또는 유동화 증권 투자 수익에 대한 조

세 혜택을 부여한다.

<표 1> 공공주택금융의 정책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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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지원 주택자금 제도의 역사와 현황

1. 정부지원 주택자금 제도의 역사

과거 우리나라 서민주택금융의 주요한 역할은 1981년에 설치된 국민

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이 담당해왔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국민주

택기금은 융자를 통해 주택 공급자의 건설자금과 수요자의 주택 구입자

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했었다.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은 신규주

택 건설공급자와 무주택자의 자가주택 구입 및 전세를 지원하였다(주택

산업연구원, 2015).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소형주택 건설 공급

자 및 임대인을 위한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개량·정비·성능

유지 지원, 노후주택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자금, 수요자 맞춤형 주거 서

비스 지원, 월세시장 확대로 인한 월세 지원 등으로 서비스의 폭이 확대

되었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은 보

증기능을 통해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했으며,

2004년에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주택구입지원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지원,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주택금융시장 전체의 가용

자금 확대, 고령자를 위한 주택연금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1967년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은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했었으며, 신축주택의 분양 신청권이 부여되는 청약예

금 및 청약부금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주택부문에 투자하였고, 정부로부

터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

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었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1983년 도입된 주택청

약제도는 주택의 수급이 불균형과 주택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

에서 주택의 신속한 공급확대 및 주택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도였

는데, 청약예치금을 공공부문의 주택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재원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국민주택청약저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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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신규아파트 청약 시 우선순위에 배정되었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당시 신규아파트에 대한

가격 규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는 상당한 자본이득을 누

릴 수 있었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그리고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웠던 시기에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주

거지원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할 수 있었던 수단이었고,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주택공급자에게 선납했던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도 주택건설

공급을 위한 유용한 자금조달 방법이었다(주택산업연구원, 2015). 전세보

증금,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제도권에서 주택 자금을 조달하는 방

식은 아니다. 이들 수단들은 민간의 비제도권 금융으로서 임대인과 임차

인, 주택을 공급하는 자와 분양받는 자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금융

거래이다. 그렇지만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이 주거 자금을 조달할 수 있

는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대 내용

1950년대

주택 금융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못하였다.

1957년 산업은행을 통한 주택건설자금융자가 시행

되었다.

1960~70년대

1967년 한국주택금고가 설립되었고, 이는 1969년

에 한국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2)

1969년에 주택복권이 시행되었다.3)

제도권 주택 금융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대였다.

1980~1990년대

1981년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되었다.4)

1983년 국민주택청약저축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8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1998년에 자산유동화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가 도입되었다.

2004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었다.

2007년에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다.

<표 2> 공공주택금융의 역사



- 13 -

출처: 주택산업연구원(2015)

2. 주거실태 및 정부지원 주택자금 제도의 현황

1) 주거실태 현황

아래의 표는 2017년 소득별 주거 점유형태 비율이다. 저소득층은 소

득분위 1~4분위, 중소득층은 소득분위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으로

분류되었다. 예상 가능하듯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가 보유 비율이 증가

하며,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보증부 월세, 월

세, 사글세 등은 자가 보유에 비하여 주거비 소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

득이 낮을수록 이들 주거 점유형태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서민의 주

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함을 의미한다.

2) 한국주택은행은 2001년에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3) 주택복권은 2006년에 로또복권으로 통폐합되었다.
4) 2015년에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득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전체 57.7 15.2 19.9 2.6 0.8 3.9

저소득층 47.5 11.5 28.9 5.3 1.6 5.1

중소득층 60.2 18.0 17.0 1.0 0.2 3.6

<표 3> 2017년 소득별 주거 점유형태 비율(단위: %)

2000년대 후반~현재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에 적격대출이 출시되었다.

2014년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출시되었다.

전세 대출, 월세 대출 등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상품이 마련되었다.

2015년에 대한주택보증공사의 기능을 확대한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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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아래의 표는 소득별 주택유형 비율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립주택

과 단독주택의 비율이 줄어들고, 아파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고급형 주택유형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주거 환경도 아파트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보다 우월하고, 관리비 등도 많이 지출되는 주택유형이다.

저소득층 등 서민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높을

뿐 아니라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고소득층 73.5 17.1 6.9 0.2 0.1 2.3

시도

구분
소득구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전국

전체 34.3 48.6 2.2 9.2 1.6 4.0

저소득층 51.8 28.1 2.2 9.3 2.1 6.5

중소득층 26.0 56.8 2.5 10.7 1.4 2.7

고소득층 15.0 74.5 1.8 6.2 1.2 1.4

수도권

전체 26.4 49.7 2.6 14.8 1.6 5.0

저소득층 40.6 30.1 2.3 16.5 2.4 8.2

중소득층 22.4 52.7 3.0 16.8 1.3 3.8

고소득층 11.5 74.6 2.2 8.6 1.0 2.1

광역시

전체 32.4 55.4 1.5 6.2 1.5 3.0

저소득층 48.7 35.2 1.9 6.9 1.9 5.4

중소득층 25.7 63.0 1.7 6.4 1.4 1.8

<표 4> 소득별 주택유형 비율(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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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아래의 표는 시기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을 나타내는 표이

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위해 필

수적인 주거 조건들을 의미하는데, ① 최소 주거면적 및 ② 필수 주거

설비, ③ 구조강도, 채광 및 난방 설비 구비 등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하성규 외, 2012).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주거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전국

적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 가구의 6%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가구가 여전히 최

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놓여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2)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기구는 크게 국토교통부의

고소득층 13.9 79.6 0.6 4.1 0.8 0.8

도지역

전체 47.4 42.9 2.2 2.7 1.8 3.1

저소득층 65.7 22.3 2.3 2.6 1.8 5.2

중소득층 32.4 59.3 2.1 3.1 1.6 1.4

고소득층 24.1 70.0 1.7 2.0 1.9 0.3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전국 16.6 12.7 10.6 7.2 5.4 5.4 5.9
수도권 13.2 9.3 9.3 6.6 4.7 4.7 6.7
광역시 17.4 12.9 10.4 5.2 4.9 4.9 4.5
도지역 21.4 17.7 12.7 9.5 6.7 6.7 5.6

<표 5> 시기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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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하에 있는 기관, 금융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과 주

택도시보증공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

공사와 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으로는 대출과 보증이 있으며, 주

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주택

도시기금은 주택 공급 및 수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디딤돌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

스텔구입자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전세 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

자금이 있으며 월세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있다. 한편, 한

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은행에서도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을 제

공하고 있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2019년 7

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인 신한주택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는 최저

2.85%, 최고 3.85%이고 변동금리(분할상환방식)는 최저 3.18%, 최고

4.18%인데, 주택금융공사의 2019년 7월 u-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

2.4%이며 금리우대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0.4%p까지 금리를 우대받을

수도 있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목적 종류 내용
월세 주거안정 월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미

<표 6>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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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 1.5%

또는 2.5%의 금리로 월 40만

원, 최대 960만 원 내에서 대출

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연 2.5%의 금리로 2000만 원

이내의 대출을 제공한다.

전세

버팀목 대출

보증금 2억 이하, 25평 이하 집

계약 시 해당되는 대출 상품이

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2%~2.1%의 금리로 1억 7천만

원까지의 대출을 제공한다.

구입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

하일 때 연 2.25~3.15%의 금리

로 2억 원 이내의 대출을 제공

하는 금융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

하일 때 연 3.3~3.65%의 금리로

3억 원 이내의 대출을 제공하

는 주택 금융 상품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7%

의 금리로 2억 원 이내의 대출

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

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

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

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

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

품이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

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만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3%(고정금

리)이며, 대출 한도는 4억 원

이내 또는 주택가액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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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다.

적격대출

담보가치 9억 원 이하의 주택

에 한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금리조정 적격대출, 기본형 적

격대출, 채무조정 적격대출 등

으로 나뉜다.

안심전환대출

대출 실행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금융상

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연속

으로 연체 기록이 있으면, 혜택

을 받을 수 없다.

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

나, 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부

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

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

는 주택금융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최초 5년 간 연

1%이고, 이후에는 연 2%이며

고정금리이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

나, 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부

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

하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주

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며, 대출한

도는 최고 2억 원 이내 또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이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

금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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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산업연구원(2015), 뱅크샐러드, 마이홈포털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제 3 절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1. 주거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주거만족도는 주거 욕구의 충족 정도를 주택에 대한 기대감, 열망, 경

험 등에 비추어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주거상태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로

주거와 관련된 물리적, 공간적,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판단 결과이다(설영훈 외, 2013). 즉, 주거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는 큰데 충족됨이 작을수록 낮고, 욕구는 작으면서 제공된 주거서비스가

양호할수록 높을 것이다.

주거만족도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주거만족도란 주거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이다(최

용부, 2004). 주거만족도는 주거조건들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의 상태

원이 무주택자이고 만 45세 이

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2.8% 변동금리

이고, 대출한도는 2억 원 이내

이다.

오피스텔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

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가구가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2.8% 변동금리

이고,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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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거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의미한다(Morris·Winter, 1978; 박성복, 2011에서 재인용). 주거만족도에

는 거주자의 주관이 많이 반영되지만 주거 생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희봉, 2013).

그리고 주거만족도는 주택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만족도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먼저 주택은

내구재여서 장기간 사용하므로 주거만족에 대한 욕구 및 기대는 현재 상

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에, 주거만족도

는 거주자가 인지하는 주거 욕구와 현재의 주거상태 사이의 차이이면서

거주자들의 미래에 대한 욕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Galster, 1987). 두

번째 차이점은 주거만족도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상품가치 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이 느끼고 있는 외부 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므로 다양한 변수와의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Amerigo·Aragones, 1990).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주거만족도는 주거환경

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성능으로부터도 영향

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

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던 선행 연구도 있는데, 주거만족도가 방의

배치, 침실, 온수, 소음, 주택의 외양 등 28개 변수로 이루어진 주거 특

성, 학교 위치, 생활시설 접근성, 통근 거리, 지역 평판 등 27개 요소로

이루어진 환경 요인, 수리요구에 대한 반응, 임대료, 사생활 보호, 관리

규칙 집행 등으로 구성된 관리 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주거만

족도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Onibokun,

1974; 김희봉, 2013에서 재인용).

Dekker et al(2011)은 2차 대전 이후 유럽 9개국 대규모 아파트 단지

를 대상으로 다층 회귀분석(Multi-level linear regression models)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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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거(dwelling and estate)만족도 수준과 주

거만족도의 요인을 연구하였다. 주택을 소유할수록, 거주자의 연령이 높

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 공간이 재단장되고 주거 면적이 넓

을수록 주거(dwelling)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의 존

재와 주거 기간은 주거(dwelling)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세입자보다 자가 보유자의 주거(dwelling)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 이민자 가구는 더 높은 주거

(estate)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estate)만족도에 있어서

는 주거(estate)의 특성보다는 주거자 개인의 특성 및 주거(estate)에 대

한 평가가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김승희(2007)는 강원도 내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1,966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분석하

였고, 임대주택 유형별로 주거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주민들 간 소통 측면

에서 높은 불만족이 나타났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 수준

및 주거비용에서 높은 불만족이 보였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접근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로서 임차인은 퇴거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유 안정성,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경제 상황 내에서 적당한 수

준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거비 부담 가능성, 사회적 약자

들도 최저 주거 기준에 부합하는 주거 환경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 가능성, 주택이 사회기반시설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입

지 및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적 적절성을 들고 있

는 선행 연구도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이인희,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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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고봉성(2012)는 주거 만족 관련 입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외

부적 요인, 관리서비스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측면을 반영한 전반적

인 만족도를 상정하여 전주, 익산, 군산 지역 내 분양주택 거주자와 임대

주택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거 만족도에 있어 거주 유형,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분양주택에서는 입지적 요인

중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주위의 전망과 경관, 자녀의 교육

환경이 있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공임대시설이 주거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요인에서는 분양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행의 편리성, 녹지 공간, 복지시설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내부적 요인

에서는 분양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의 규모와 실내소음 정도가 중요한

변수였으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 채광 및 통풍이

유의하였다. 그리고 관리서비스적 요인 중에는 분양주택의 경우 시설 하

자 보수가 신속하게 되는 것이, 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내 청소 및 쓰레

기 처리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

회적 요인 중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의 경우 모두 방범 및 치안 유지가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희봉(2013)은 공공주택의 주거만족도 요인을 연구하면서 공공분양

주택 주거자의 경우, 단지환경만족, 내부품질만족, 경제적 만족이 주거만

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임대주택 주거자의 경우, 주택내부품질만

족, 단지환경 만족, 입지 만족, 경제적 만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하였다.

박윤태 외(2015)는 경상소득과 생활비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는 상업

시설,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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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주거만족

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주장하였다.

최웅선 이용모(2015)는 한국복지패널의 2011년과 2014년 자료를 활용

하여 이중차이분석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효과를 탐구하였다.

비교 집단은 2011년 보증부월세 거주자 중 2014년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

이고, 실험집단은 2014년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가구들이었다. 분석

결과, 국민임대주택으로 집을 옮기는 것은 입주자의 주거 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자(2017)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

역의 거주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옥자(2017)에 따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환경만

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점유형태가

자가 주택일수록, 주거위치가 지상에 위치할수록, 경제활동참여 상태가

상용직일수록,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집의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구조·

성능 및 환경이 좋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많을수록, 주택유형이 주택보다

아파트일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비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점유유형 형태가 자가 주택일수록, 주거 위치가 지

상일수록, 경제활동에 상용직으로서 참여할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았

고, 주거 면적, 집의 가격, 주택구조·성능 및 환경, 가처분 소득이 주거환

경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령, 주택유

형의 주택 여부, 가구원수, 교육 수준은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희·서용석(2018)은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임차보증금

이나 임대료, 관리비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은 이들의 주거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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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하였다. 주거비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 불

만족스럽더라도 민간주택시장에서는 같은 조건의 주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여 진다.

2. 정부지원 주택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주택산업연구원(2015)은 공공주택금융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효과가 발생되도록 함으

로써 소비자 측면에서 이용자편익효과, 주거상향효과가 있다고 하며, 한

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도 신용보증기능으

로 인해 신용대출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리를

1.98%p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전세가구가 자가 가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공급자 보조 정책 중의 하나인 매입임대주택과 수요자 보조 정책인

전세자금 지원간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김주영(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례 대상지 4곳 중 1곳을 제외하고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이 매입임대

주택에 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

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에 비해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자금 대출이 매임임대주택 공급보다 비용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김민정·조민효(2018)는 한국복지패널 1차~11차 자료에서 주거복지정

책 수혜 가구를 포함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연 가구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자

보조 및 수요자보조 주거복지 정책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급자보조 주거복지 정책은 빈곤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에 긍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요자보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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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복지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의 측면에서는,

공급 측면의 주거 지원 정책과 수요 측면의 주거 지원정책 모두 바람직

한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3.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손경환(2013)은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주거복지의 향상뿐 아니라 소득이나 연령계층에 따

른 주거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해소가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같은 단편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판단하기

보다는 주택정책의 목표 설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격차, 분포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애주기에 걸친 안정된 주거 복지

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스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청년층 및 노인 가구의 주거복지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최

근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애주기를 감안하는 몇 가지 주택 정책들

이 시행되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지원, 신혼부부 주거 안정대책,

주택연금 같은 노인 가구의 소득 지원책 등이 그 예이다. 세 번째로 보

편적 주거복지을 위하여 주택정책의 기조를 연속형, 확산형으로 전환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절형이란 주로 저소득가구의 주거복지가 가구형

성 초반의 수준에서 변화되지 않아서 주거 향상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편중형은 공공주택정책의 혜택을 직접적인 대상가구만 누리면서 정책 혜

택이 주변으로 확산되기 않는 것이다. 반면에 연속형 주택정책은 생애

주기에 따라 지속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확

산형은 정책의 혜택이 직접적인 수혜자뿐 아니라 주변 집단으로 파급되

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의 예로서는 가구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주택대출제도, 공공주택의 적재적소 공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주택산업연구원(2015)은 서민 주택금융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민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 없이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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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금

융상품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되어버렸다. 게다가 유사한 공공주택금융

상품이 다른 조건으로 운용되면서 기관 간 과다한 경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한 상품을 통합하여 수요 계층

에 맞게 재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서민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이 개선되는 작업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서민은 주거와 생활의

문제가 공존하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의 공공주택금융은 서민가구에 대

한 거주, 경제, 금융이용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 인하, 지원대상

확대 등에만 머물고 있어서 서민 가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셋째, 자가 보유 서민가구의 지

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보유한 주택

을 처분할 의사가 없는 서민 가구가 부채부담 때문에 집을 매각하고 취

약계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자가 유지를 지원하고, 노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과 연계시킬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또한 채무 연체에 대한 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가구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부채 관리와 주거지원이 결

합된 자산 기반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소구 제도를 통해 최

소한의 주거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서민

의 공공주택금융 접근성, 소비자를 위한 금융 상담 및 교육 기능이 부족

하다고 지적하였다. 주택금융상품마다 다른 대출절차와 요건 및 어려운

금융 용어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주

택정보 및 주택금융정보에 관한 종합서비스, 서민의 재무상황에 대한 상

담 및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금융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

하다.

박윤태 외(2015)는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주

택개보수 비용으로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도록 하고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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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이지만 실제

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특성을 반영하여 다

른 정책들과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거지 근처에 대중

교통을 확충하고 병원 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간 사회적 유대감

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정책도 실시되어야 하며, 주변 자연 환

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론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의 최종 목표

라고 할 수 있는 주거만족도만 정책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서

고려하였다. 또한 김민정·조민효(2018)의 연구, 소득분위 6분위 이하의

가구들이 통상적으로 서민으로 간주된다는 선행연구의 의견(주택산업연

구원, 2015) 및 대개의 공공 주택금융제도들이 가구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의 가

구인 월평균 소득이 633만 원보다 큰 가구 또는 연 가구소득이 8000만

원보다 큰 가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통해 정책 대상자들이 궁극적으로 주거만

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하면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은 정책 시

행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2017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및

2008년~2017년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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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

고 자가 보유에 대한 사람들이 열망이 높고 점유 형태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면 정부지원 주택자

금 대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가구를 점유 형태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이 점유형태, 주거면적, 주택형태 등에

영향을 주고 이들 변수들이 다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또는 자기 보유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때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점유형태, 주거면적, 주택형태 등을 매개로 하여 주거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

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1: 월세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

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전세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

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자가보유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

은 가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

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연구가설 2-1: 월세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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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2: 전세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

연구가설 2-3: 자가 보유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

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

능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

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연구가설 3-1: 월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전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연구가설 3-3: 자가 보유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

연구가설 4: 자가 보유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

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2. 연구 모형 및 연구 방법론

분석 단위는 가구로 하고, SAS 9.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연구가

설을 단년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2017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가설을 다년도적으로 검증하기 위

하여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김민정·조민효(2018)에 따르면 주거 지원 정책은 정책 대상자의 소

득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 대상 집단과 정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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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집단의 가구 간 특성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기에, 랜덤효과 패널회

귀분석보다는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한다.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면 가구 고유의 특성을 담은 오차항 가 모수로

간주되어서 가구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과 주거만족도 사이에서 매개변수

로서 작용할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2017 주거실태조사를 바

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할 것

이며,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및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아파트 거주 여부, 자가 보

유 여부 등은 범주형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매개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연구가설 1을 2017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년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는 주거만족도, 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보유 유무, 는 통제변

수, 는 오차)

연구가설 1을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다년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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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거만족도, 는 가구 특성을 반영한 오차항, 는 정부지원 주

택자금 대출 보유 유무, 는 통제변수, 는 오차)

연구가설 2, 3, 4를 분석하기 위한 정부 지원 주택 자금 대출 정책과

매개변수 사이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할 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사용 유무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시행 시:

   (는 연속형 매개변수, 는 정부지원 주택자

금 대출 보유 유무, 는 통제변수, 는 오차)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시행 시:

ln


  (  Pr   , 는 범주형 매개변수,

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보유 유무, 는 통제변수, 는 오차)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시행 시:


 


 (는 연속형 매개변수, 는 가구 특성을 반

영한 오차항, 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보유 유무, 는 통제변수,

는 오차)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시행 시:

ln


  


(단 는

Pr  , 는 범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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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보유 유무, 는 통제변수, 

는 오차)

그리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으

로 나타난다.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시행 시:

   (는 주거만족도, 는 연속형 매개변수, 는

통제변수, 는 오차)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시행 시:


 


 (는 주거만족도, 는 연속형 매개변수, 

는 가구 특성을 반영한 오차항, 는 통제변수, 는 오차)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정부지원 주택자금이 과연 주거복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거만족

도가 된다. 2017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의 단순 평균을 주거만족도로 설정한다. 2017 주거실태조

사에서는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모두 1~4의 숫자를 설정하여서 1

을 매우 불만족, 4를 매우 만족으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

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모두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선행연구들도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중 어느 것도 더 중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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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중치를 두어서 주거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중평균을 만들어

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치되는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다년도적인 분석에서는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에 나오는 주거환경만족도를 주거만족도로 설정할 것이다.

한편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주거만족과 관련된 다른 항목이 없고 오직 주

거환경만족도 항목만 있다. 데이터의 설문 응답자들인 일반인들은 연구

자들과는 달리 주거만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주거환경

만족도 항목에 자신이 평소에 주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

에 대하여 응답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데이터의

주거환경만족도를 주거만족도로 간주하였다. 재정패널데이터에서는 1~5

의 숫자를 설정하여서 1을 매우 만족, 5을 매우 불만족으로 하여 조사

대상자들에게 주거환경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주택자금의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2017 주거실태조사와 재정패널조사에서 나타난 각 가

구의 정부지원 주택자금의 대출 유무가 된다. 2017 주거실태조사를 대상

으로 하는 단년도적인 분석에서는 정부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전세

대출, 월세 대출이 각각 독립변수가 되었다. 2017 주거실태조사의 정부

지원 월세 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

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을, 정부 지원 전세 대출은 버팀목대출,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을, 정부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디딤돌대

출, 근로자ㆍ서민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을 의미한다. 재정

패널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년도적인 분석에서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



- 34 -

출 보유 여부가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다.

3. 통제변수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외에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

러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선행연구들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인간관계 등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물리적인 거주 환경, 가구의 경제적인 상태 등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외

에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중 2017 주거실태조사와

재정패널조사에서 추출하면서 표본 수의 문제, 결측치 문제 등으로 인하

여 연구 모형에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통제변수들로 설정하였다.

2017 주거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가구의 주거면적, 주

택 형태, 점유 형태, 수도권 거주 여부, 가구 소득, 가구 지출, 가구원의

수, 가구주의 교육 수준, 공공임대주택, 임차급여 등 다른 정부지원 주택

정책 수혜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재정패널조사를 대상으로 하

는 분석에서는 가구의 주거면적, 주택 형태, 점유 형태, 가구 소득을 통

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매개변수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만족도에 영

햐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매개변수가 된다. 따라서 통제변수 중 정부지

원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이 있는 변수가 매개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지

원 주택자금 대출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는 바, 정

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이 주거비를 줄임으로써 가구 소득이 일정할 때 가

구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가구 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35 -

주거만족도가 증가하는 경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 주택자

금 대출로 인하여 더 넓은 주거지로 또는 선행연구에 의하여 주거만족도

를 더 높이는 주택 형태로 검증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자금 조달력

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이 주

거면적 및 아파트 거주 여부를 통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간접적인 효

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매개변수의 효과를 측정할 때도 매개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 추정되는 변수들 중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변수

들을 통제하였다.

구분 변수

독립변수

정부지원 월세 대출
정부지원 전세 대출
정부지원 주택 구입 자

금 대출

종속변수

주거만족도: 주택만족도

와 주거환경만족도의 평

균값

매개변수

아파트 거주 여부
자가 보유 여부
주거 면적
가구 지출

통제변수

주택 형태
주거 점유 형태
가구원의 수
주거 면적
가구 소득
가구 지출
공공임대주택 정책 수혜

여부
임차급여 수혜 여부

<표 7> 주거실태조사 분석 시 변수 정의

구분 변수
독립변수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
종속변수 주거만족도: 재정패널조사

<표 8> 재정패널조사 분석 시, 변수 정의



- 36 -

4. 연구의 분석틀

이상의 연구 가설들과 변수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가설 1의 분석틀

설문지의 주거환경만족도

응답값

매개변수
아파트 거주 여부
자가 보유 여부
주거 면적

통제변수

주택 형태
주거 점유 형태
주거 면적
가구 소득

<그림 2> 연구가설 2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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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2017년 주거실태조사

1) 종속변수

주택만족도 및 주거환경만족도는 만족도 3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는데

이는 심리학적으로 집중화 경향이 작용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만

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모두에 있어, 만족도 2와 4가 비슷한 빈도를 보

이고 있으며 주거환경만족도 1에 대한 응답은 거의 없다.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486 0.93 486 0.93

2 6480 12.37 6966 13.3

3 39097 74.65 46063 87.95

4 6312 12.05 52375 100

<표 9> 주택 만족도에 대한 기술 통계

주거환경만족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1 374 0.71 374 0.71

2 6714 12.82 7088 13.53

3 39760 75.91 46848 89.45

4 5527 10.55 52375 100.00

<표 10> 주거환경만족도에 대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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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월세, 전세, 주택 구입으로 갈수록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

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세 또는 주택 구입의 경우 매달 주거

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월세와는 달리 한 번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월세, 전세, 주택 구입의 경우 각각 0.2%, 1.52%, 3.7%로 상

당히 작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 표본이 약 60,000 가구이므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는 없

다.

정부지원 월세
대출 이용 여부

빈도 백분율

유 100 0.19

무 52275 99.81

<표 11> 정부지원 월세 대출 이용 여부

정부지원 전세
대출 이용 여부 빈도 백분율

유 850 1.62

무 51525 98.38

<표 12> 정부지원 전세 대출 이용 여부

정부지원
주택 구입 대출
이용 여부

빈도 백분율

1 2117 4.04

2 50258 95.96

<표 13> 정부지원 주택 구입 대출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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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주거실태조사에서 수도권 가구는 약 28%, 비수도권 가구는 약 72%

를 차지한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실

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에서 과다하게 표본이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서울 6794 12.97 6794 12.97

부산 3668 7 10462 19.98

대구 3064 5.85 13526 25.83

인천 3226 6.16 16752 31.98

광주 2355 4.5 19107 36.48

대전 2343 4.47 21450 40.95

울산 1994 3.81 23444 44.76

세종 825 1.58 24269 46.34

경기 8069 15.41 32338 61.74

강원 2244 4.28 34582 66.03

충북 2263 4.32 36845 70.35

충남 2667 5.09 39512 75.44

전북 2601 4.97 42113 80.41

전남 2509 4.79 44622 85.2

경북 3133 5.98 47755 91.18

경남 3415 6.52 51170 97.7

제주 1205 2.3 52375 100

<표 14> 각 가구의 거주 지역

주택형태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일반단독주택 11218 21.42 11218 21.42

다가구단독주택 7276 13.89 18494 35.31

<표 15> 각 가구의 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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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약 절반 가량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일반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고시원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가구의 67%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며, 약 19%는 보증부

월세, 약 14%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대학원 졸업 이상 가구주를 제외하면 비교적

분포가 균등한 편이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

아파트 26478 50.55 44972 85.87

연립주택 2130 4.07 47102 89.93

다세대주택 4160 7.94 51262 97.87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435 0.83 51697 98.71

오피스텔 643 1.23 52340 99.93

고시원 35 0.07 52375 100.00

점유 형태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자가 35227 67.26 35227 67.26

전세 7216 13.78 42443 81.04

보증부월세 9932 18.96 52375 100.00

<표 16> 각 가구의 점유 형태

가구주 교육
수준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초졸 11433 21.83 11433 21.83

중졸 6844 13.07 18277 34.90

고졸 17676 33.75 35953 68.65

대졸 15280 29.17 51233 97.82

대학원졸
이상

1142 2.18 52375 100.00

<표 17> 가구주 교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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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순으로 빈도가 높다.

2인 가구가 가장 큰 빈도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1인 가구, 3

인 가구, 4인 가구가 엇비슷한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5인 가구가 2297가

구로 전체 약 4%를 차지하며, 6인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월 250만원이다. 주거 면적은 평균적으로

68.43㎡이고,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의 차이가 396㎡인데, 이는 가구 소

득이 월 633만원 초과인 가구는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는 것

을 감안하였을 때, 전체 가구에 있어 주거 면적 최소, 최대 차이는 더 극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주거 면적(전용면적

기준, 단위: ㎡)
68.4329㎡ 26.1258 5㎡ 396㎡

월평균 총 가구 경상

소득(단위: 만 원)
249.414 만 154.959 0 632 만

월평균 총

생활비(단위: 만 원)
181.2894 만 181.2894 0 700 만

<표 19> 주거 면적 및 월평균 가구 소득에 대한 기술 통계

가구원 수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1524 22.00 11524 22.00

2 17590 33.58 29114 55.59

3 10229 19.53 39343 75.12

4 10200 19.47 49543 94.59

5 2297 4.39 51840 98.98

6 445 0.85 52285 99.83

7 74 0.14 52359 99.97

8 10 0.02 52369 99.99

9 2 0.00 52371 99.99

10 4 0.01 52375 100.00

<표 18> 각 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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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주요 주거 지원 정

책인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급여 이용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도 실시하였

다. 공공임대주택 수혜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6%이고, 임차급여 수혜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인 것으로 드러났다.

4) 기타 사항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주거안정
월세대출
만족도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3 3.00 3 2.70

2 12 12.00 15 15.00

3 48 48.00 63 63.00

4 37 37.00 100 100.00

<표 22> 정부지원 월세 대출에 대한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이용 여부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네 3494 6.67 3494 6.67

아니오 48881 93.33 52375 100.00

<표 20> 공공임대주택 이용 여부

임차급여
이용여부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554 2.97 1554 2.97

2 50821 97.30 52375 100.00

<표 21> 임차급여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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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

사이다. 만족도 점수 3점에 대부분의 응답이 몰려 있는데 이 역시 심리

학적으로 집중화 경향이 작용된 결과로 보인다. 만족도 점수가 1인 가구

의 빈도가 세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가장 작다. 정부지원 월세 대출의

경우 만족의 비율이 85%, 정부지원 전세 대출의 경우 만족의 비율이

88.12%, 정부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만족의 비율이 84.51%로

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가구들은 대체로 정부지원 주

택자금 대출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

부지원 월세 대출의 경우 정부지원 전세 또는 자가 대출의 경우보다 점

수 4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부지원 자가 대출의 경우 만족도 점수

의 분포가 다른 대출 형태에 비하여 3점에 쏠려 있고 4점의 백분율이 상

대적으로 작다. 이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이 전, 월세 대출일 때 효용

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2 1.41 12 1.41

2 89 10.47 101 11.88

3 575 67.65 676 79.53

4 174 20.47 850 100.00

<표 23> 정부지원 전세 대출에 대한 만족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
만족도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28 1.32 28 1.32

2 300 14.17 328 15.49

3 1587 74.96 1915 90.46

4 202 9.54 2117 100.00

<표 24> 정부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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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패널조사

1) 종속변수

2017 주거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과 만족처럼 중

간 항목에 해당하는 범주의 빈도가 다른 범주의 빈도에 비하여 압도적으

로 높은데, 이 역시 심리학적으로 집중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불만족 항목의 빈도보다 만족 항목의 빈도가 약 6배 더 높은데 이

는 조사 대상 가구들이 대체로 주거 환경 만족도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로서 전체 가

구 중에서는 미미한 비중이다. 하지만 전체 표본이 약 18000 가구이고,

18000 가구의 약 2%는 380가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주거 환경 만족도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50 0.84 150 0.84

2 1403 7.83 1553 8.67

3 7011 39.12 8564 47.79

4 8376 46.74 16940 94.53

5 980 5.47 17920 100

<표 25> 주거 환경 만족도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유 380 2.12 380 2.12

무 17540 97.88 17920 100.00

<표 26>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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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아파트가 주택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절반에 육박하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형태가 단독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주거실태조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점유 형태로는 자가가 약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가 전체 가구 중 16%, 그 다음으로는 보증부

월세가 전체 가구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주거실태조사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가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71%로서 주거실태조사의 경우보다 자가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6%, 보증부 월세 가구는 전체 가구

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형태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단독 주택 7042 39.3 7042 39.3

아파트 7967 44.46 15009 83.76

연립주택 2208 12.32 17217 96.08

오피스텔 222 1.24 17439 97.32

복합용도 주택 481 2.68 17920 100

<표 27> 주택 형태

점유 형태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자가 12774 71.28 12774 71.28

전세 2873 16.03 15647 87.32

보증부 월세 2273 12.68 17920 100

<표 28> 점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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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 가구 소득의 경우 평균 2590만이었고, 주거 면적의 경우

74㎡이 평균 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 주거실태조사 때와 마찬가지

로 최소 주거면적과 최대 주거면적의 차이가 수백㎡에 달한다.

제 2 절 2017 주거실태조사 통계분석

1.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가구 연 소득(단위: 만 원) 2678.93 만 1779.02 0 8000 만
주거 면적(단위: ㎡) 75.3319㎡ 33.8602 6㎡ 990㎡

<표 29> 가구 소득 및 주거 면적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Estimate

(상수)
2.6785***

(0.0169)

정부지원 월세 대출
0.0300

(0.0441)

정부지원 전세 대출
-0.0075

(0.0157)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
-0.0014

(0.0099)

수도권
0.0104**

(0.0045)

주거 면적
0.0024***

(0.0001)

다가구 단독주택
0.0722**

(0.0076)

아파트
0.1835***

(0.0059)

<표 30>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정부지원

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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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0.0163

(0.0106)

다세대주택
0.0205**

(0.0086)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0506**

(0.0214)

오피스텔
0.3458***

(0.0189)

고시원
0.1852**

(0.0740)

자가
0.0649***

(0.0068)

전세
-0.0010

(0.0075)

공공임대주택
0.1451***

(0.0096)

임차급여
-0.0350***

(0.0123)

가구원수
-0.0267***

(0.0022)

가구 소득
0.0001***

(0.0000)

가구 지출
0.0002***

(0.0000)

가구주 초졸
-0.0877***

(0.0145)

가구주 중졸
-0.0526***

(0.0145)

가구주 고졸
-0.0290***

(0.0135)

가구주 대졸
0.0051

(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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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여부 및 통제변수들과

주거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여부는

주거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택 형태 중 고급이라 여겨지는 아파트

에 거주할수록,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원 졸업일

수록, 가구 소득 및 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 다른 주거복지 정책 수단인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임차급여는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급여가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의 인과관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임차급여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주택 정책의 수혜

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기에 임차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0.0994

F 250.79***

표본 수 52280

변수 Estimate

상수
2.6787***

(0.0169)

아파트
0.1835***

(0.0059)

<표 31>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매개변수 및

통제변수와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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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0.0647***

(0.0068)

가구 지출
0.0002***

(0.0000)

주거 면적
0.0024***

(0.0001)

수도권
0.0104**

(0.0045)

다가구 단독주택
0.0723***

(0.0076)

연립주택
-0.0163

(0.0106)

다세대주택
0.0204**

(0.0086)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0505**

(0.0214)

오피스텔
0.3457***

(0.0189)

고시원
0.1853**

(0.0740)

전세
-0.0018

(0.0074)

공공임대주택
0.1450***

(0.0095)

임차급여
-0.0343***

(0.0122)

가구원수
-0.0267***

(0.0022)

가구 소득
0.0001***

(0.0000)

가구주 초졸
-0.0877***

(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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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위의 표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 수혜 여부를 제외하고 통제

변수들과 주거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이다. 결과는 앞의 표와 거의 다르지 않다. 주거 점유 형태, 주택 형태

, 기타 주거 복지 정책 수혜 여부, 가구원의 수, 가구주의 교육 수준 등

이 주거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형태 중 아파트 거주 여부, 자가 가구 여부, 주거면적, 가구

지출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관계가 있으면서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과 주거만족

도 사이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

출 정책과 위 세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주 중졸
-0.0526***

(0.0145)

가구주 고졸
-0.0290**

(0.0135)

가구주 대졸
0.0050

(0.0134)

  0.0994

F 288.39***

표본 수 52280

변수 Estimate

상수
51.3734***

(0.2545)

정부지원 월세 대출
-18.2381***

(2.4743)

<표 32> 정부 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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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주거면적과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부지원 월세 및 전세 대출의 경우 주거면적

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 월세 및 전세 대출이 주거면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기보다는 월세 및 전세 가구가 자가 보유 가구에 비하여 주거면적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지원 전세 대출
-10.7499***

(0.8559)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
-0.9075

(0.5544)

가구원수
3.5888***

(0.1136)

가구 소득
0.0321***

(0.0009)

  0.1063

F 1245.22***

표본 수 52346

변수 Estimate

상수
10.8961***

(0.5469)

정부지원 월세 대출
-11.4139**

(5.3158)

정부지원 전세 대출
-6.8889***

(1.8421)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
4.0790***

(1.1914)

<표 33>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가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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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과 가구 지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부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가구 지

출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지원 전세 대출 및 월세

대출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지원 전세 대출 및 월세

대출이 가구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전, 월세 가구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 월세 가구가 자가 보유 가구에 비하

여 구매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구 지출도 더 작을 수밖에 없

는데 전, 월세 가구의 낮은 구매력을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로도 상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 Estimate EXP

상수 -1.1722***
(0.0185)

0.310

정부지원
월세 대출

0.6040***
(0.2066) 1.829

정부지원
전세 대출

0.2707***
(0.0740) 1.311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

0.9352***
(0.0559) 2.548

<표 34> 정부 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아파트 거주 여부

가구원 수
19.1986***

(0.2441)

가구 소득
0.4774***

(0.0019)

  0.7444

F 30462.3***

표본 수 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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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 및 아파트 거주 여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부지원 월세, 전세, 주택구입자

금 대출 모두 아파트 거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여부는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이 월세, 전세, 주택 구입

등 세 가지 경우에 있어 모두 아파트 거주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은 아파트를 매개 변수로

하여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가구 소득 0.00459***
(0.0001) 1.005

-2 Log L 72600.722

Chi-Square 6455.5502***

예측룰 68.7%

표본 수 52375

변수 Estimate EXP(Est)

상수 0.5487
(0.0178) 1.731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 3.1891***
(0.1562) 24.266

가구 소득 0.0005
(0.0001)

1.000

-2 Log L 66236.346

Chi-Square 1420.5437***

예측룰 52.7%

표본 수 52375

<표 35>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자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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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 및 자가 가구 여부의 관계에 대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의 수혜를 받을

수록 자가 가구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의 수혜를 받은 가구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거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은 그 자

체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 지출(자가 보유 가구에 한

정), 아파트 거주 여부, 자가 보유 여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점유 형태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월세 전세 자가

상수
2.7307***

(0.0438)

2.7170***

(0.0420)

2.6904***

(0.0210)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0.0248

(0.0457)

-0.0065

(0.0183)

-0.0039

(0.0100)

수도권
0.0256***

(0.0097)

0.0077

(0.0108)

0.0068

(0.0057)

주거 면적
0.0009***

(0.0003)

0.0022***

(0.0003)

0.0028***

(0.0001)

다가구 단독주택
0.0762***

(0.0209)

0.0895***

(0.0235)

0.0296***

(0.0105)

아파트
0.1867***

(0.0219)

0.1925***

(0.0228)

0.1860***

(0.0065)

연립주택
-0.0846**

(0.0361)

-0.0592*

(0.0323)

0.0086

(0.0120)

<표 36> 점유 형태별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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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0.0332

(0.0266)

-0.0059

(0.0266)

0.0333***

(0.0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0118

(0.0447)

-0.0238

(0.0739)

0.0827***

(0.0264)

오피스텔
0.3378***

(0.0297)

0.3673***

(0.0528)

0.2237***

(0.0456)

고시원
0.1355

(0.0878)

0.0758

(0.1674)
.

공공임대주택
0.1416***

(0.0137)

0.1570***

(0.0214)
.
　

임차급여
-0.0439***

(0.0155)

-0.0811***

(0.0272)
.　
　

가구원수
-0.0245***

(0.0051)

-0.0265***

(0.0058)

-0.0212***

(0.0027)

가구 소득
0.0002**

(0.0001)

0.0002***

(0.0001)

0.0001***

(0.0000)

가구 지출
-0.0001

(0.0001)

0.0000

(0.0001)

0.0002***

(0.0000)

가구주 초졸
-0.0552

(0.0373)

-0.0908***

(0.0341)

-0.0809***

(0.0181)

가구주 중졸
-0.0434

(0.0372)

-0.0903***

(0.0340)

-0.0382**

(0.0180)

가구주 고졸
0.0249

(0.0353)

-0.0526*

(0.0292)

-0.0342**

(0.0170)

가구주 대졸
0.0753**

(0.0354)

0.0005

(0.0281)

-0.0125

(0.0168)

  0.0850 0.1028 0.1033

F 48.33*** 43.29*** 253.03***



- 56 -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세 가지 점유 형태에서 모두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은 주거만족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여부 등 주택형태, 주거면적, 가구원수, 가구소득 등이 세 가지 점

유 형태에서 모두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 변수

였던 가구 지출이 전, 월세 가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고

자가 가구에서만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본 수 9909 7201 35170

변수 월세 전세 자가

상수
2.7309***

(0.0438)

2.7165***

(0.0420)

2.6903***

(0.0210)

아파트
0.1865***

(0.0219)

0.1924***

(0.0228)

0.1859***

(0.0065)

가구 지출
-0.0001

(0.0001)

0.0000

(0.0001)

0.0002***

(0.0000)

주거 면적
0.0009***

(0.0003)

0.0022***

(0.0003)

0.0028***

(0.0001)

수도권
0.0258***

(0.0097)

0.0075

(0.0108)

0.0067

(0.0057)

다가구 단독주택
0.0763***

(0.0209)

0.0895***

(0.0235)

0.0296***

(0.0105)

연립주택
-0.0847**

(0.0361)

-0.0593*

(0.0323)

0.0087

(0.0120)

<표 37> 점유 형태별 매개변수 및 통제변수와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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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다세대주택
0.0331

(0.0265)

-0.0062

(0.0265)

0.0332***

(0.0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0117

(0.0447)

-0.0241

(0.0739)

0.0827***

(0.0264)

오피스텔
0.3377***

(0.0297)

0.3673***

(0.0528)

0.2236***

(0.0456)

고시원
0.1353

(0.0878)

0.0765

(0.1674)
　
　

공공임대주택
0.1419***

(0.0137)

0.1561***

(0.0213)

임차급여
-0.0428***

(0.0154)

-0.0823***

(0.0270)

가구원수
-0.0244***

(0.0051)

-0.0265***

(0.0058)

-0.0212***

(0.0027)

가구 소득
0.0002**

(0.0001)

0.0002***

(0.0001)

0.0001***

(0.0000)

가구주 초졸
-0.0557

(0.0373)

-0.0902***

(0.0341)

-0.0807***

(0.0181)

가구주 중졸
-0.0439

(0.0372)

-0.0899***

(0.0340)

-0.0380**

(0.0180)

가구주 고졸
0.0246

(0.0353)

-0.0524*

(0.0292)

-0.0341**

(0.0170)

가구주 대졸
0.0751**

(0.0354)

0.0004

(0.0281)

-0.0125

(0.0168)

  0.0850 0.1028 0.1033

F 51.00*** 45.70*** 269.90***

표본 수 9909 7201 35170



- 58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점유 형태 모

두에서 아파트 거주 여부와 주거 면적인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 지출은 자가 가구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가 가구에 한해서 가구 지출이 매

개 변수로서 작용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전세, 자가 보유 가구에서는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이 주거면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이

작은 집에 거주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정부지원 주

택 자금 대출을 받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을 것이므로 더 넓은 가구에 거주할 여력이 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역의 인과관계 문제

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변수 월세 전세 자가

상수
26.1048***

(0.3661)

35.9000***

(0.6133)

66.4952***

(0.3052)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0.3607

(1.6770)

-2.7999***

(0.8324)

-5.9646***

(0.5397)

가구원수
6.2253***

(0.1574)

5.0941***

(0.2404)

0.4143***

(0.1393)

가구 소득
0.0303***

(0.0015)

0.0455***

(0.0019)

0.0338***

(0.0010)

  0.2734 0.2447 0.0551

F 1243.71*** 778.15*** 684.49***

표본 수 9921 7210 35215

<표 38>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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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월세 전세 자가

Estimate EXP(Est) Estimate EXP(Est) Estimate EXP(Est)

상수 -0.4517***
(0.0392) 0.637 -1.3010***

(0.0569) 0.270 -1.3448***
(0.0230) 0.261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0.3811*
(0.2021)

1.464 0.2272***
(0.0871)

1.255 0.8863***
(0.0576)

2.426

가구소득 0.0013***
(0.0002) 1.001 0.0048***

(0.0002) 1.005 0.0053***
(0.0001) 1.005

-2 Log L 13690.603 9990.178 48797.377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자가 가구에 있어,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가구 지출과 정의 관계에 있

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어 구매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곧 주

거만족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0> 점유형태별 아파트 거주 여부와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

변수 자가

상수
11.6239***

(0.7039)

정부지원 주택구입 대출
2.6289 **

(1.2451)

가구원수
17.7928***

(0.3215)

가구 소득
0.4933***

(0.0024)

  0.7507

F 35307.6***

표본 수 35182

<표 39> 정부지원 주택 구입 대출과 가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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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세 가지 점유 형태에 있어 모두 정부 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아파트

거주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아파트 거주 여부는 세

정부 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

하고 있는 것이다.

제 2 절 재정패널조사 통계분석

1.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Chi-Square 68.5599*** 838.1614*** 5943.7231***

예측률 52% 67.7% 72.4%

표본 수 9932 7216 35227

변수 Estimate

상수
2.3027***

(0.1994)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0.0758*

(0.0412)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
0.0000

(0.0000)

자가
0.2170***

(0.0308)

전세
0.0724**

(0.0281)

단독주택
0.0096

(0.0531)

<표 41>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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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이 직접적으로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형태, 주거 점유형태, 주거 면적 등이 주

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실태조

사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파트
0.3424***

(0.0548)

영업겸용단독주택
0.0520

(0.0569)

오피스텔
0.0258

(0.0790)

주거면적
0.0016***

(0.0002)

가구소득
0.0000

(0.0000)

  0.4278

F 5.03***

가구 수 1792

변수 Estimate

상수
2.3012***

(0.1994)

아파트
0.3431***

(0.0548)

자가
0.2191***

(0.0308)

주거면적
0.0016***

(0.0002)

<표 42> 매개변수 및 통제변수와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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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아파트 거주 여부, 자가 보유 여부는 주거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단독주택
0.0097

(0.0530)

영업겸용단독주택
0.0526

(0.0569)

오피스텔
0.0264

(0.0790)

전세
0.0740***

(0.0281)

가구소득
0.0000

(0.0000)

  0.4277

F 5.03***

가구 수 1792

변수 Estimate

상수
60.8207***

(6.2566)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2.0710

(1.348)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
0.0003*

(0.0001)

가구소득
0.0008***

(0.0000)

  0.6997

<표 43>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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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주거면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은 주거면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면적이 넓은 주택일수록 주택이 비싸고 더

많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의 회귀 계수가 상당히 작은 편이

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및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 모두 아파트

주거 여부 및 자가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패널조사의 데이터가 주거실태조사와는 달리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 변수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아파트

F 19.30***

가구 수 1792

변수
아파트 주거 여부 자가 여부

Estimate Exp(Est) Estimate Exp(Est)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0.1211
(0.3101) 1.129 0.0349

(0.2868) 1.036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
0.0000
(0.0000) 1.000

0.0000
(0.0000) 1.000

가구소득 0.0002**
(0.0000)

1.000 0.0002***
(0.0000)

1.000

-2 Log L 3367.745 3352.038

Chi-Square 54.8871*** 64.6594***

가구 수 1792 1792

<표 44> 아파트 주거 여부 및 자가 여부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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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여부 및 자가 여부 사이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2. 점유 형태별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변수 월세 전세 자가

상수
3.6212***

(0.2446)

3.9176***

(0.3093)

3.1426***

(0.2076)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0.3046

(0.3294)

0.0983

(0.1873)

0.0834

(0.0555)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
0.0000

(0.0002)

0.0000

(0.0000)

0.0000

(0.0000)

단독주택
0.0066

(0.2337)

-0.2919

(0.1787)

0.1468*

(0.0884)

아파트
0.5885**

(0.2719)

-0.4296**

(0.2070)

0.4633***

(0.0971)

영업겸용단독주택
0.1713

(0.2773)

-0.4753***

(0.1821)

0.2125**

(0.1052)

오피스텔
0.2084

(0.3754)

-0.3025

(0.2935)

0.3721

(0.2960)

주거면적
0.0029

(0.0019)

0.0018

(0.0022)

0.0009**

(0.0003)

가구소득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4653 (0.4232) 0.4336

F 5.15*** 4.25*** 5.78***

가구 수 94 92 1042

<표 45>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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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점유 형태에서 모두 정부 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주거만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가구소득 및 주거면적은 자가

가구에서만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특이한 점은 월세, 자가 보유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가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전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

부가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다

른 유형의 주택에 비하여 고급의 형태이고 재정패널조사의 전세 가구 데

이터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행한 분석에서는 아파트가 주

거만족도와 정의 관계에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수집 및

집계 상의 오류 등 어디에선가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

로 보인다.

변수 월세 전세 자가

상수
3.5971***

(0.2440)

3.9106***

(0.3090)

3.1388***

(0.2076)

아파트
0.6154**

(0.2710)

-0.4320**

(0.2067)

0.4692***

(0.0969)

주거면적
0.0031*

(0.0019)

0.0018

(0.0022)

0.0009***

(0.0003)

단독주택
0.0040

(0.2337)

-0.2939*

(0.1785)

0.1512*

(0.0882)

영업겸용
단독주택

0.1649

(0.2768)

-0.4791***

(0.1817)

0.2181**

(0.1051)

오피스텔
0.2309

(0.3750)

-0.30627

(0.2932)

0.3780

(0.2960)

가구소득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5.769E-6)

  0.4638 0.4225 0.4336

F 5.22*** 4.26*** 5.78***

<표 46> 매개변수 및 통제변수와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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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월세 및 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 및 아파트 거주 여부가 주거만

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월세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이 주거 면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가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가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은 주거 면적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 면적 사

이에서 다른 변수 때문에 역의 인과관계가 발생하여 음의 베타 계수가

나타났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수 94 92 1042

변수 월세 전세 자가

상수 55.6729***
(4.1270)

61.1763***

(3.5016)

67.0497

6.1644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10.8456*
(6.2416)

2.5249

(3.1817)

-4.3844**

(1.8325)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 -0.0008
(0.00320)

-0.0003

(0.0006)

0.0006***

(0.0002)

가구소득
0.0008
(0.0005)

-0.0001

(0.0004)

0.0001

(0.0002)

  0.6656 0.7961 0.7231

F 14.51*** 27.68*** 22.18***

가구 수 94 92 1042

<표 47> 주거면적과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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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값

전세 가구와 자가 가구에 있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자체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가구에 있어서도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액이 아파트 주거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실태조사에서의 결과

와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 이는 패널 데이터에서는 단년도 데이터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2017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

및 기각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

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기각)

월세 전세 자가

변수 Estimate Exp(Est) Estimate Exp(Est) Estimate Exp(Est)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61.6512
(6942.8) 5.953E26

-13.3873
(761.5) 0.000

0.5396
(0.6637) 1.715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액

-0.0153
(2.0838) 0.985

0.0102
(0.6346) 1.010

-0.0001
(0.0000) 1.000

가구소득 0.0009***
(0.0003)

1.001 0.000274
(0.0002)

1.000 0.0000
(0.0001)

1.000

-2 Log L 126.845 149.717 969.918

Chi-Square 20.4760*** 5.6170 2.2612

가구 수 94 92 1042

<표 48> 아파트 주거 여부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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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1: 월세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

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기각)

연구가설 1-2: 전세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

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1-3: 자가보유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

은 가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2: 주거 면적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

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기각)

연구가설 2-1: 월세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기각)

연구가설 2-2: 전세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기각)

연구가설 2-3: 자가 보유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

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

능할 것이다.(기각)

연구가설 3: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

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채택)

연구가설 3-1: 월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2: 전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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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연구가설 3-3: 자가 보유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채택)

연구가설 4: 자가 보유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

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채택)

재정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 및 기

각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

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채택)

연구가설 1-1: 월세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

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기각)

연구가설 1-2: 전세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

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1-3: 자가보유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

은 가구는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2: 주거 면적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

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기각, 단 대출액 기준 시 채택)

연구가설 2-1: 월세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채택, 단 대출액 기준 시 채택)

연구가설 2-2: 전세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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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기각)

연구가설 2-3: 자가 보유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은 일부 변수는 정

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

능할 것이다.(기각)

연구가설 3: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

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기각)

연구가설 3-1: 월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3-2: 전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3-3: 자가 보유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

이다.(기각)

연구가설 4: 자가 보유 여부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과 주거만족도와

의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기각)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이 주택 형태, 점유

형태, 가구지출 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경우가 꽤

있지만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월세 가구가 주거면적을 매개변수로 하여 주

거만족도를 높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형태, 점유형태 등의 매개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술하였듯이 역의 인

과관계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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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연구 결과, 우선 거주 지역, 가구 소득, 가구지출, 주택 점유 형태, 주

거면적, 주택형태, 가구원의 수, 가구주 교육 수준 그리고 정부지원 주택

자금 대출 유무가 주거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유무가 직접적으로 주

거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대

부분 주택 형태, 점유 형태 등을 매개 변수로 하여 주거 만족도에 영향

을 미쳤다. 한편, 자가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 주택자금의 대출 유무가

가구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 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

은 사람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원 주거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

의 과반수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는 것

은 정부 지원 주거 정책의 수요자들이 정부 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로부터 주거 편익을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한편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은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가구를 대

상으로 한 분석을 제외하고서는 직접적으로 주거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주거 복지 정책 수단인 공공

임대주택이 거의 모든 분석의 경우에서 주거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또한 주거 만족도에 미

치는 다른 변수들의 회귀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감

안할 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의 효과성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낮

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고,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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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 정책이 비교적 최신의 것이며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지원 월세, 전세

지원 대출 정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혜자에 비해서 그 수가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다. 때문에 월세, 전세, 주택 구입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

출 정책이 가구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는

지, 주택자금 대출 정책으로 가구의 구매력이 상승하는지, 정책 수요자들

이 주택자금 대출 정책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데이터에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통

제변수들을 주거실태조사 또는 재정패널조사 데이터에서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연구 모형 내에 넣어야 하는 통제변수들을 넣지 않은 한계가 있

다.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 복지를 담

당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거에 특화된 패널 데이터를 생성한다

면 앞으로 정부 지원 주택 대출의 효과성을 여러 연구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 내 결측치 문제로 인하여 회귀

분석이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데이터 내에서 관측되는 통제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모형 내에 넣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들은 연

구의 적합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회귀분석 시 역의 인

과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종종 나타났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

한 방안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탐구도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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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 funded housing loan, which is one of the

consumer - centered housing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housing problem has long been regarded as one of the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In addition, due to the widening income polarization,

the burden of the housing cost of the common people is getting

bigger. The housing supply rate is already 101.9% in 2018 and need

for consumer-centered housing policy became even higher. In

addition, since the scope of the government funded housing loan is

broader than the housing benefit, this study focuses on the

government funded housing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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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

sponsored housing loan policy and housing satisfaction based on 2017

Korea Housing Survey micro data and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17 Korea Housing Survey has the advantage

that the residential data is more abundant than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but it has a disadvantage that the time

series trend can not be known. Therefore, we tried to use microdata

of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ogeth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the data of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ional, household

income, residential area, type of occupation, occupancy type and

existence of government funded housing loa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howed that the government funded housing loans affect to

the housing satisfaction indirectly through occupancy type, residential

area, the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residence of the apartment.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funded housing loan is meaningful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by acting as a medium that

enables the house buyer to own a wider apartment.

keywords : Housing Satisfaction, Government Supported

Housing Loa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xed-Effects

Panel Analysis

Student Number : 2017-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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