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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문제점

□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연간 에너지 소비를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행태가 변하고 있으나 냉방과 난방용 에너지 소비를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일부 연구에서 가구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있으나, 통계 자료의 

한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아닌 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임.

□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냉방과 난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에너지복지 

사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지원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냉방용 에너지와 난방용 에너지를 적절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난방과 냉방 에너지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간 

소비가 아닌 냉방과 난방을 구분한 에너지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함.

□ 적절한 에너지지원을 위해서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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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의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는 연중 일정액

으로 고정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하였음.

○ 계절별로 에너지 소비행태에 차이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연간 지원수준이 충분하더라도 계절적으로 과부족이 발생하여 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냉방과 난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저소득가구에 대한 냉방 및 난방 에너지지원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지원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에너지총조사의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자료를 활용하였음. 특히 

연간은 물론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계절성을 

반영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을 전력과 전력을 제외한 기타에너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함. 전력과 기타에너지의 경우 계절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기타에너지는 난방용 소비 비중이 높아 겨울에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계절성이 

뚜렷하지만, 전력은 여름과 겨울에 소비가 증가하나 계절성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음.

- 전력과 기타에너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현행 에너지지원 방법을 고려한 

측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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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및 분석 결과

1. 저소득층 에너지지원과 소비지출

□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요 에너지지원 사업은 크게 소득지원 사업과 요금할인 

사업으로 구분됨.

○ 소득지원 사업은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및 등유나눔카드가 대표적임.

-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가구에게 난방 관련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임. 2019년부터는 여름철 

냉방용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함.

- 연탄쿠폰 사업은 연탄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게 동절기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등유나눔카드는 석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

○ 요금할인 사업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할인사업과 열에너지 기본요금 

감면사업이 포함됨.

- 전기요금 할인은 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계절별로 할인액에 차이가 있음. 도시가스요금 할인도 전기요금 

할인과 유사한 형태를 지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가구의 연료비 지출 추이를 보면 2013년까지 

연료비 지출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연료비의 변화는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보다는 에너지 가격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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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의 계절성으로 연료비도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는데 1~3월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이 연간 월평균 연료비에 비하여 6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지원과 연료비 지출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에너지지원 수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적지 않지만 2인 이상 가구

부터는 지원액이 실제 연료비 지출보다 크게 적어 조정이 필요함.

○ 둘째, 연탄을 제외한 다른 연료를 난방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의 

지원수준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현재의 에너지지원 금액과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를 비교하면 지원수준이 

결코 낮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향후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넷째, 에너지 소비의 계절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또는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물론 계절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2. 가구 에너지 소비

□ 가구당 에너지 소비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득수준과 에너지 소비량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음.

○ 가구의 소득구간별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연탄과 석유 

난방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가스와 열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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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에너지 소비를 보면 가구원수가 증가하면서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가구원수가 많아지면서 가구원 1인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량은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 주거면적이 넓어지면서 소비가 많아지나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면적과 

에너지 소비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면적별 에너지 소비 구조는 

소득별에서와 유사한데 이는 소득수준과 주거면적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임.

○ 주택형태별 에너지 소비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비가 14,271천 

kcal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조사됨. 이는 주택형태에 

따라 가구 소득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가구당 에너지 소비를 전력과 기타에너지로 구분하여 보면 완전히 다른 행태를 

보임.

- 전력 소비는 계절성을 보이지만 전력을 제외한 기타에너지에 비하여 계절성이 

뚜렷하지는 않음.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전력 소비는 여름과 겨울에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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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별 전력 소비

(단위: 천 kca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5, 원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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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별 기타에너지 소비

(단위: 천 kca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5, 원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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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에너지원별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를 보면 도시가스 난방가구가 

13,869천 kcal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탄 난방가구로 13,374천 kcal로 

나타남. 반면에 전력과 심야전기 난방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는 각각 4,230천 

kcal와 5,516천 kcal로 크게 적었음.

○ 전기와 심야전기 난방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의 경우 겨울에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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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난방 연료별 가구당 월간 에너지 소비

(단위: 천 kca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5, 원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가구 에너지 소비에서 보이는 특징으로부터은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에너지 소비의 계절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함. 이런 점에서 과거 최저

생계비 중 광열비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고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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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용도별 소비행태 분석도 필요함. 국내 에너지 소비통계가 용도별로 작성되고 

있지 않지만 가능한 총소비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가구의 에너지 소비가 냉방, 난방 및 취사 등 용도별로 구분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를 전력과 전력을 제외한 기타에너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음.  

3. 가구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가구의 에너지 소비함수를 추정함.

○ 종속변수로는 가구 에너지 소비(총소비), 전력 소비 그리고 총소비에서 전력 

소비를 제외한 기타 에너지 소비의 세 가지 소비를 이용

○ 자료를 계절별로도 구분하여 추정함. 즉 연중(연간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행태를 추정함과 아울러 겨울(12~2월)과 여름(7, 8월)으로 구분

하여 난방용 및 냉방용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

- 계절별 분석을 위해 2014년 에너지총조사 가정부문 가구당 월별 에너지 소비 

자료를 이용

○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이 큰 가구소득, 주거면적,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함. 이러한 변수 외에 에너지 소비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변수 예를 들어 난방연료나 주택형태 그리고 난방도일 등도 포함

하여 추정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계절별, 연료별, 대상별 등)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거나 

분리하여 에너지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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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에너지 소비는 용도별이나 계절별로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임. 난방용

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는 주로 겨울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취사용은 

연중 계절성이 뚜렷하지 않음.

○ 둘째, 현행 에너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는 현재 난방과 냉방용 모두 지급되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서는 난방용 에너지와 냉방용 에너지를 구분하여 분석

해야 함.

□ 가구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당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소득, 주거면적,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에너지 

소비함수를 설정하고 추정함. 

○ 가장 단순한 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 1]에서 [표 3]까지에 정리되어 

있음.

- [표 1]은 가구의 총에너지 소비를 연간 및 계절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이고 [표 2]와 [표 3]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를 전력과 전력을 제외한 기타

에너지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임.

○ 연중 자료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겨울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추정치가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남.

- 겨울 월평균과는 달리 여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연간 

월평균의 경우보다 추정치가 모두 작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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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선형 함수 ln-ln 함수

연중 겨울 여름 연중 겨울 여름

가구소득 0.106 *** 0.161 *** 0.080 *** 0.162 *** 0.163 *** 0.184 *** 
주거면적 0.853 *** 1.529 *** 0.439 *** 0.164 *** 0.208 *** 0.114 *** 
가구원수 10.981 *** 16.129 *** 7.747 *** 0.180 *** 0.187 *** 0.165 *** 

상수 66.535 *** 87.414 *** 52.917 *** 3.379 *** 3.585 *** 3.117 *** 

<표 1>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주 :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변수명
선형 함수 ln-ln 함수

연중 겨울 여름 연중 겨울 여름

가구소득 0.079*** 0.150*** 0.024*** 0.263*** 0.272*** 0.242*** 

주거면적 0.509*** 1.112*** 0.131*** 0.222*** 0.249*** 0.153*** 

가구원수 6.318*** 11.368*** 2.423*** 0.204*** 0.210*** 0.209*** 

상수 24.727*** 41.084*** 11.619*** 1.875*** 2.323*** 1.171*** 

<표 2> 월평균 기타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변수명
선형 함수 ln-ln 함수

연중 겨울 여름 연중 겨울 여름

가구소득 0.027*** 0.012*** 0.056*** 0.095*** 0.046*** 0.171*** 

주거면적 0.344*** 0.417*** 0.308*** 0.113*** 0.126*** 0.103*** 

가구원수 4.663*** 4.761*** 5.324*** 0.167*** 0.167*** 0.162*** 

상수 41.808*** 46.330*** 41.298*** 3.202*** 3.460*** 2.921*** 

<표 3> 월평균 전력 소비량 추정결과

□ 에너지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용도별로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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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용 에너지의 경우 겨울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계수 값이 가장 

크게 추정됨.

○ 가구소득과 주거면적의 계수 값이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와 비교

할 때 겨울 월평균 자료를 사용한 추정치에서 모두 2배 이상으로 크게 추정됨.

○ 전력과 기타 에너지는 대부분의 경우 기타 에너지에서 계수 값이 크게 추정

되었음. 전력이 기타 에너지에 비해 가구별/월별 소비량 차이가 적어 나타난 

결과임.

□ 추정결과는 연간 자료보다 겨울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적용할 때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추정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 겨울로 한정하였을 때 계수 

값이 연중에 비하여 크게 추정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결과는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한 기존의 에너지 지원 수준은 미흡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4. 에너지지원 기준 설정(안)

□ 본 연구에서는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적정 에너지 지원 기준에 대해 분석함.

□ 이현주 외(2018)에서는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원기준 결과를 제시

○ 가구의 총에너지 소비를 추정하고 에너지총조사의 전력과 기타 에너지의 소비량의 

비중(전력 25%, 기타에너지 75%)을 적용하여 지원기준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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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명) 1 2 3 4 5 6

전력 145 179 209 238 265 294

기타 436 537 628 714 794 883

계 582 717 837 952 1,059 1,177

<표 4>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에너지 지원기준 소비량 추정결과
(단위: 천 kcal)

자료: 이현주 외,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175

○ 난방과 냉방 에너지 소비행태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연간 자료나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행태를 추정하는 경우 계수의 

값이 동절기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작게 추정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소득과 주거면적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자료를 이용

하였을 때 구한 소비량이 동절기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경우보다 작게 추정

되는 문제가 발생 

□ 연간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 결과와 동절기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동절기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 결과보다 

동절기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소비량이 더 크게 추정됨.

- 추정치 차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의 경우 

전체표본(C)의 추정치가 동절기 비율을 적용(B)한 경우보다 92천 kcal 많고 

2인 가구는 206천 kcal로 차이가 더욱 확대됨.

-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결과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음. 

가구원수의 추정계수는 연간 월평균 자료의 경우 75.7인 반면, 동절기 월평균 

자료의 경우는 121.9로 더 크게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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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명) 1 2 3 4 5 6

연간월평균(A) 582 717 837 952 1,059 1,177

동절기 비율 적용(B) 905 1,115 1,303 1,482 1,648 1,833

전체표본(C) 997 1,321 1,606 1,852 2,046 2,317

도시가스난방가구(D) 1,104 1,435 1,730 1,996 2,223 2,508

<표 5>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비교
(단위: 천 kcal)

○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는 선형모형보다 비선형모형이 잘 설명함. 

- 비선형모형 중에서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모두 로그를 취한 모형의 설명력이 

좋았음.

가구원수(명) 1 2 3 4 5 6

총조사 연간 월평균 668 911 1,084 1,248 1,224 1,096

선형 연간 월평균(A1) 582 717 837 952 1,059 1,177

비선형 연간 월평균(B1) 564 800 964 1,095 1,195 1,315

비선형 연간 월평균(C1) 559 876 1,045 1,160 1,239 1,326

총조사 동절기 월평균 1,060 1,488 1,762 2,057 2,033 1,730

선형 연간 동절기 비율(A1-1) 905 1,115 1,303 1,482 1,648 1,833

선형 동절기 월평균(A2) 997 1,321 1,606 1,852 2,046 2,317

비선형 동절기 월평균(B2) 866 1,274 1,566 1,798 1,974 2,195

비선형 동절기 월평균(C2) 879 1,436 1,733 1,932 2,067 2,220

<표 6>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비교
(단위: 천 kcal)

주 : 비선형(B)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모두 로그를 취한 소비함수의 추정결과이고 비선형(C)는 설명변수에만 로그를 취한 소
비함수의 추정결과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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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를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고 동시에 전력과 

기타 에너지로 구분한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추정

○ 지원기준 설정을 위해 가구 에너지 소비량 추정에 필요한 전제가 되는 변수는 가구

원수, 소득, 그리고 주거면적임.

○ 소득은 현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30%를 적용하였고 주거면적으로는 

국토부의 최저주거기준을 사용하였음.

□ 전체 표본과 표본 중 도시가스 난방가구만 구분해서 동절기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7>은 기온 변화가 에너지 소비에 주는 영향을 

제거한 결과임. 

○ 에너지 소비는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어느 한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경우 

기온의 영향을 제거해야 함.

- 예를 들어 동절기 이상 저온으로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시점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온효과를 제거한 추정치는 중위소득 30%와 주거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동절기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함.

○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가스의 경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보다 다소 낮고 전력은 

약간 높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최저에너지 소비량은 4인 표준가구의 경우 연간 월평균 전력 소비가 

288kWh, 가스 소비량은 74.5㎥로 결정됨. 비율을 적용하여 동절기 소비량을 

추정하면 전력 소비는 292.6kWh, 가스 소비는 129.4㎥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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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의 경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보다 다소 낮고 전력은 약간 높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가구원수

(명)

전체 표본 도시가스 난방가구

가스(㎥) 전력(kWh) 가스(㎥) 전력(kWh)

1 54.5 193.5 62.0 213.8

2 84.5 249.7 94.3 266.2

3 106.7 286.1 118.3 300.2

4 124.9 315.1 138.6 325.4

5 139.2 338.3 155.5 344.0

6 157.0 362.6 174.3 365.2

<표 7> 동절기 에너지 소비량 추정 결과(기온효과제거)

  자료 : 김철현, 박광수(2019) 

○ 이러한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비용은 <표 8>에 정리되어 있음.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2019년 7월 도시가스와 전력 가격을 적용함. 

- 전체 표본의 경우 동절기 월평균 에너지 비용은 1인 가구가 62,000원, 2인 

가구는 95,670원, 3인 가구는 1149,170원으로 추정됨. 

- 도시가스 난방가구는 1인 가구가 71,200원으로 추정되었고 2인 가구부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수별 에너지 비용을 도시가스 난방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가구의 에너지 지원액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경우는 에너지 지원액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2인 가구부터는 다소 부족

-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할인(25,680원)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

(21,500원)에 전기요금 할인액(16,000원)을 더하면 동절기에 월 63,180원을 

지원받으므로 부족액이 크지 않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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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난방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서 4인 가구의 에너지 비용이 

15만 원을 초과하여 에너지 지원액은 비용의 50% 정도 수준에 불과

가구원수
전체표본 도시가스난방

전력 가스 계 전력 가스 계

1 21,610 40,390 62,000 25,800 45,420 71,220

2 33,710 61,960 95,670 37,120 68,430 105,550

3 41,400 77,770 119,170 44,390 85,680 130,070

4 47,590 90,720 138,310 49,730 100,780 150,510

5 52,500 100,780 153,280 53,790 113,000 166,790

6 57,850 113,720 171,570 58,270 125,940 184,210

<표 8> 동절기 월평균 연료비 추정결과
(단위: 원/월)

주 : 가스 비용은 기본요금 778원과 서울지역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비용임. 한국전력 전기요금표와 에너지
통계월보 가격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가스비용에서 10원 미만은 절사한 결과임

자료 : 한국전력공사(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2019년10월5일 인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19. 8

□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들로부터 저소득가구에 대한 현재의 에너지지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가구원수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지원 사업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지원 사업이 가구원수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

○ 따라서 각 지원 사업에서 가구원수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거나, 

에너지바우처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액 차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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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제언

1. 지원수준의 조정

□ 중위소득 30%와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 도시가스 난방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에너지 비용과 현행 에너지 지원액을 비교하면 지원액이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 1인 가구는 지원액이 비용의 88.7% 수준이고, 2인 가구는 67.9%, 3인 가구는 

59.9%. 4인 가구의 경우 지원액은 3인 가구와 동일한데 실제 에너지 비용은 

3인 가구보다 많아 지원액은 비용의 51.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실제 비용의 80%를 적정한 지원 기준으로 삼는다면, 1인 가구는 현재의 지원액이 

월 63,180원인데 비용의 80%는 56,970원이므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인 가구는 월평균 12,760원, 3인 가구는 26,120원, 4인 가구는 42,470원 부족

○ 동절기를 4개월로 간주하면 동절기 동안 총 부족액은 2인 가구 51,040원, 

3인 가구 104,480원, 4인 가구 169,880원임.

가구
원수

월필요 
지원액

(A)

현재
지원액

(B)

A×80%
(C) B/A

월평균
부족액
(C-B)

총
부족액

1 71,220 63,180 56,970 88.7 0 0
2 105,550 71,680 84,440 67.9 12,760 51,040
3 130,070 77,930 104,050 59.9 26,126 104,480
4 150,510 77,930 120,400 51.8 42,478 169,880
5 166,790 77,930 133,430 46.7 55,502 222,000
6 184,210 77,930 147,360 42.3 69,438 277,720

<표 9> 가구원수별 지원부족액(중위소득30%, 최저주거기준)
(단위: 원, %)

주: 10원 미만은 절사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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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소득으로 중위소득 50%를 적용하고 주거면적은 최저주거면적보다 

20% 넓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지원액을 추정

○ 이 경우는 1인 가구의 경우도 현재의 지원액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지원부족액이 58,950원, 동절기 전체로는 

235,800원으로 추정됨.

가구원수
월필요
지원액

(A)

현재
지원액

(B)

A×80%
(C) B/A

월평균
부족액
(C-B)

총
부족액

1 81,200 63,180 64,960 77.8 1,780 7,120

2 120,470 71,680 96,370 59.5 24,690 98,760

3 148,290 77,930 118,630 52.6 40,700 162,800

4 171,100 77,930 136,880 45.5 58,950 235,800

5 189,030 77,930 151,220 41.2 73,290 293,160

6 209,760 77,930 167,800 37.2 89,870 359,480

<표 10> 가구원수별 지원부족액(중위소득 50%, 최저주거기준 20% 증가)
(단위: 원, %)

□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지원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였음.

○ 중위소득 30%와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 경우 지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155억 원에서 18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중위소득 50%와 최저주거기준을 20% 확대한 경우는 291억 원에서 32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 이 정도의 예산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초과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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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재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 규모에 비하면 큰 폭의 증액이 필요

하므로 2~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고려

가구원수 1인 2인 3인(이상) 4인 이상 계

중위소득 30%
최저주거기준

0 5,411 10,119 - 15,529

0 5,411 5,680 7,217 18,308

중위소득50%
주거면적20%

2,828 10,469 15,767 - 29,064

2,828 10,469 8,851 10,017 32,165

<표 11> 소요 예산 추정액
(단위: 백만 원)

□ 앞서 추정한 예산은 현재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용하여 구한 값임. 대상

가구를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에서 바우처 수급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임.

○ 가구원 특성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이 확대되므로 필요한 재원이 

크게 증가 

- 만약 중위소득 50%와 최저주거기준보다 20% 확대된 기준을 적용한 지원액을 

채택한다면 총 재원은 1,8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019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3배 규모

- 신청대상을 현재의 의료급여 수급자(101만 가구)에서 교육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125만5천 가구)까지 확대한다면 소요 예산은 2천억 원 이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하므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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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에너지지원 사업 개선 방안

□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를 고려한 지원방안 개선 필요

○ 에너지원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가격만을 반영하여 지원

액을 설정한 것은 개선이 필요. 도시가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난방기준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나 LPG 난방가구에게는 너무 낮기 때문

○ 장기적으로는 연료별 가격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임.

- 한 가지 방법은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을 할인받는 가구와 나머지 가구를 

구분하여 나머지 가구에는 도시가스 난방가구보다 높은 지원액을 적용하는 

것임.

□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실화하면서 등유카드나 연탄쿠폰을 에너지바우처에 

흡수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 연탄쿠폰의 경우 현재 지급액이 40만6천 원으로 높아 에너지바우처로 통합할 

경우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탄쿠폰의 지원액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현실화하면서 통합을 추진

○ 연탄난방을 가스보급의 확대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하는 것을 병행하여 추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과 관련

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강화하는 것임.

○ 현재 가구당 평균 2백만 원인 효율개선사업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대상가구도 중위소득 60%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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