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적 뉴딜이란?

○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비전

- 문재인 정부의‘혁신적 포용국가’비전 확장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 중요성 부각

- 경로의존성 돌파할 전환의 계기 마련



휴먼 뉴딜이란?

휴먼뉴딜
사람우선사회

경제사회정책 및
재정개혁 통한
사람중심 전환

구 분 자본중심 경제 사람중심 경제

○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창의적 학습사회’추구 : 역량-고용-복지 (학습-일-여가) 통합

○ 교육, 복지, 문화여가서비스 등 사람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로 ‘사람중심 재정’실현

휴먼 뉴딜의 기본방향



디지털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의 기본방향

○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

○ 두 가지 디지털전환의동시추진

- 제조업 주도

- ICT/스타트업 주도

○ 빅브라더 사회와 노동배제 사회의

도래 방지하고, 노동포용적

디지털 전환 추진



고성장 시기부터 누적된
환경압력

저조한 성장-환경
탈동조화

에너지·수송 시스템의
경로 의존성

녹색전환 추진에 제한된
재정 여력

포용적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지역 기반 강화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녹색전환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규제

경제성장-녹색전환 선순환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그린 뉴딜이란?

그린 뉴딜의 기본방향

○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 정책조합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제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 저탄소 사회 구현



세 가지 뉴딜의 연관관계

휴먼뉴딜
사람우선사회

(People)

경제사회정책 및 재
정개혁 통한

사람중심 전환

디지털뉴딜
혁신경제사회
(Prosperity)

디지털기술 생태계 확
산 통한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지속가능사회

(Planet)

과거·미래 환경압력
해소 통한
녹색전환

디지털 기술 ∙ 인재활용

디지털기술접목 환경관리



재정확대 뉴딜의 필요성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경제성장 면에서 본 돌파형 경로전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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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실질성장률 (5년 가중평균)

2019 KDI - 성장회계법(중립)

2017 BOK - 생산함수법

2015 BOK - 생산함수법

2012 KDI - 생산함수법(출산율 1.42명)

2005 BOK - 생산함수법(중립)

2002 KDI - 생산함수법(중립)

≪ 시기별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실제성장률 ≫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

○ 순전히 성장의 논리로 보아도 돌파형 전환 불가피

≪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한국의 투자율, 2017≫

≪ 미국 대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추이: 1965-2017 ≫ →



돌파형 전환이 필수적인 또 하나의 이유: 초저출산 심화

≪ 시기별 출산율추정치와 실제출산율 ≫



‘수축사회’현상 : 인구 수축

○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과 대증요법의 한계 확인

- 밀레니얼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경제 시스템

- 양육 부담의 획기적 완화 필요

≪ 시기별 출산율추정치와 실제출산율 ≫



‘수축사회’현상 : 수확 체감

○ 사람의 역량을 키워 역량기반성장으로 대전환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약점도 인재 부족

≪ 거시적 수확체감: 자본/소득 비율 ≫



‘수축사회’현상 : 혁신 부진

≪ 미국 대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추이: 1965-2017 ≫

○ 기업지원보다 사람 역량강화 지원으로 전환

- 기업지원은 연명 지원에서 새싹 지원으로 전환

≪ 연령 증가에 따른 핵심역량의 변화 국제 비교, 2013 ≫



‘불만사회’ 현상 :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 수준과 삶의 질

≪ UN행복보고서 한국 순위, 2019 ≫

2013, 41위
2015, 47위
2016, 58위
2017, 55위
2018, 57위
2019, 54위



‘불만사회’현상 : 고조되는 사회적 갈등

≪ 사회통합지수 ≫

• 한국은 30개국 중 29위
(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 2017)



‘불만사회’현상 : 불평등, 불공정, 불안정

≪ 상위 1% 및 10%의 소득 비중 ≫



디지털 시대의 도전 : IT강국의 허상



구 분 자본중심 경제 사람중심 경제

‘사람중심 경제’의 구축

‘사람중심 경제’ : 역량기반성장

역량기반성장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 역량중심 평생교육체제 수립을 중심으로 교육-

R&D-고용-복지를 연계

○ 역량-고용-소득 모형을 역량-고용-복지 모형으로

업그레이드

○ 기업가정신 부활과 인적자원 중심 경영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경제’: 경제민주화

≪ GDP 대비 수출의 비중, 1963-2018 ≫

○ 경제민주화는 기업이 공정경쟁과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지대추구(rent-seeking) 방지로

역량 제고와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이윤추구, 즉 혁신성장 유도



‘사람중심 재정’: 발전국가 재정 구조의 유산

- GDP 대비 재정 규모 : 32.5% (OECD 평균 40.8%)

- GDP 대비 조세부담률 : 19.4% (OECD 평균

25.0%)

- 국민부담률 : 26.2% (OECD 평균 34.3%)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 10.4% 

(OECD 평균 21.0%)

(기획재정부, ‘2018년 재정정책 보고서’)



‘사람중심 재정’구현 방향

뉴질랜드의 복지중심재정 (The Wellbeing Budget)

○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과 보호로 전환

- 재정은 시장 실패 분야에 집중하고, 복지와 교육 등에 사회적 투자 대폭 확대

-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보호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방해하는 역할

- 혁신성장의 핵심기제는 시장경쟁이며, 기업 R&D 지원은 흔히 시장왜곡과 자원낭비 초래

- 혁신을 위한 risk-taking과 시장중심 구조조정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필수

(유연안정노동, flex-security)

-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예산의 목표를 생산성이나 경제

성장 등이 아닌 복지(well-being)로 설정

- 신규 지출은 ⓐ정신건강 증진, ⓑ아동빈곤 감축, ⓒ원주민

불평등 해소, ⓓ디지털 역량 제고,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

이라는 다섯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

- 일례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최대로 증액



전환적 뉴딜과 재정 및 제도 개혁



전환적 뉴딜과 재정건전성 논란

○ 재정적자와 미래세대의 부담

- 국가채무는 외채가 아닌 경우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님 (채권, 채무 동시에 후대에 상속)

- 미래를 위한 투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 증가

≪ 각국의 재정여력, 2014≫



전환적 뉴딜과 장기재정전망 시뮬레이션

○ 모형 : 이자제외 재정적자 (primary deficit, 𝑃𝑡 )의 증가율(λ)이 일정하다고 가정

- 국가채무비율: 𝑑𝑡 =
𝐷𝑡

𝑌𝑡
=

𝐷𝑡−1 1+𝑟 +𝑃𝑡

𝑌𝑡−1(1+𝑔)
= (

1+𝑟

1+𝑔
)𝑡 {𝑑𝑜 + 𝑝𝑜

1+λ

λ−𝑟

1+λ

1+𝑟

𝑡
−1 }

○ 분석 : 
- 𝑟, 𝑔, λ의 중요성 (‘악어입그래프’는 λ만 주목)

- ∆𝐷0의 장기재정전망효과는 𝑟 < 𝑔 의 경우 0에 수렴

- ∆𝑃0의 장기재정전망효과는 λ > 𝑟 의 경우 갈수록 증폭

○ 시뮬레이션 : GDP 10%의 일시 재정지출 (∆𝑑𝑜 = 0.01]로 g의 증가와 λ의 감소 견인

○ 교훈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일시적 재정투자는 장기재정전망에 긍정적
그러나 항구적 재정지출증가는 추후에 조세 인상으로 대응 필요



장기재정전망 시뮬레이션 결과

○ 시뮬레이션 : (a) BL, (b) g↑λ↓0.5%p, (c) g↑λ↓1%p, (d) g↑λ↓r↑ 0.5%p, (e) g↑λ↓1%p, r↑0.5%p

○ 일시적 국가채무비율 10%p 증가 상쇄에 걸리는 시간 : (b) 22년, (c) 14년, (d) 34년, (e)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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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0=0.36, g=0.028, λ=0.032, r=0.02 
(Baseline)

(b) d0=0.46, g=0.033, λ=0.027, r=0.02 

(c) d0=0.46, g=0.038, λ=0.022, r=0.02 

(d) d0=0.46, g=0.033, λ=0.027, r=0.025 

(e) d0=0.46, g=0.038, λ=0.022, r=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