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대통령 탄핵과 관련 찬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
다. 언론은 연일 정치 이슈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경
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
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등의 
깊은 골이 자리잡고 있다.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다
양한 집단 간 갈등은 사회 전반에 긴장과 불신을 확산
시키고 있으며,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갈등
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025년의 첫 번째 주제로 ‘사회 갈등’을 선정한 이유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등
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
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혐오와 같은 또 다른 문제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번 넘버즈는 한국사회 갈등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10
년 이상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사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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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2013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
한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90%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매우+약간)’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11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일반 국민, 2023)

• 우리 국민은 어떤 집단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할까?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만을 놓고 
보면 차이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가장 갈등이 큰 집단은 ‘여당과 야당’(70%), ‘진보와 보수’(64%)로 정치/이
념과 관련이 높았다.  

• 최근 4년간 갈등이 더 깊어진 집단은 ‘영남과 호남’(+13%p), ‘여당과 야당’(+12%p) 등 역시 정치/이념 갈등 관련
이 높았다. 

• 한편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갈등도 12%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 내 세대갈등도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집단별 갈등 정도 (일반 국민, ‘아주 크다’ 비율*, %)

[한국사회 갈등 수준과 인식]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수준, 10년 넘게 변동 없어!01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심각하다(매우+약간)’ 비율 (일반 국민,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9091899091909292939393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정치와 이념’!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4.01.18.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8.  
             ~2024.01.03.) 
*5점 척도

보통
9%

심각하다
90%

심각하지 않다 
1%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집단별 갈등인식-2024’, 2024.06.1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5.31.~06.03.) 
*4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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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국의 사회 갈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할까?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17개국 대상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사회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출처 : Pew Research Center, 2021.10.13. Diversity and Division in Advanced Economi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0/13/diversity-and-division-in-advanced-economies/)   
*4점 척도 : 모든 영역에서 갈등 없음은 1점, 모든 영역에 갈등이 높음은 4점임.  
Note) 조사 대상국: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일본, 대만, 스페인, 싱가포르

[그림] 국가별 인지된 사회 갈등 수준* (4점 만점, 평균점수)

한국의 사회 갈등, 세계 최상위 수준!

미국 
(1위)

한국 
(2위)

프랑스 
(3위)

독일 
(4위)

이탈리아 
(5위)

영국 
(7위)

일본 
(14위)

대만 
(15위)

싱가포르 
(17위)

2.12.22.2
2.42.52.5

2.72.82.9

• 이러한 이념과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일까? 국무조정실이 연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사회 갈등 비용*은 2,326조 6천억 원으로 연평
균 233조 원 수준이었다. 이는 2022년 국가 예산 608조 원의 38%에 해당한다. 

• 유형별 연평균 갈등 비용은 ‘이념’이 60조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전체 갈등 비용의 75%에 달하는 수
치이다.

※출처 : 이데일리, 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렸다, 2024.04.29.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1105366638861040&mediaCodeNo=257)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위뢰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 용역 결과임) 
*연인원 500명 이상이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를 공공갈등으로 판단해 갈등비용을 추계

[그림] 사회 갈등 비용 (2013~2022년 기준)

최근 10년간 사회 갈등 비용 연 233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38% 수준!

[그림] 유형별 사회 갈등 비용 (1990~2022년 연평균)

이념 노동 계층 지역 환경 교육

0.8조 원1.3조 원2.3조 원5.8조 원9.2조 원

60.0조 원

연평균 
233조 원 

(2022년 국가 예산의 38%)

전체 갈등 비용의 
75%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0/13/diversity-and-division-in-advanced-economies/
https://www.edaily.co.kr/News/Read%5C?newsId=01105366638861040&mediaCodeNo=257
https://www.edaily.co.kr/News/Read%5C?newsId=0110536663886104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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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어떠할까?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
이 있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1%)이 동의했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
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67%)이 동의해 그 심각성을 나타냈다.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5점 척도

[그림] 사회적 갈등의 위험성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

71% 67%

•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개선될 수 있을까? 향후 한국 사회의 사회 갈등 전망에 관해 물어본 결과, ‘지금과 비
슷한 수준일 것이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으며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은 28%로 ‘지금보다 나아질 것’(7%)보
다 크게 높았다.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93%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의 한국 사회 갈
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2023.12. (만 19~75세 남녀 3,952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6.01.~08.01.)

[그림] 한국 사회 갈등 전망 (일반 국민)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 전망, 비관적!

7%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65%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
28%

지금보다 나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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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3명 
중 2명(65%)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주요 분야별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공정하다’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기회’(74%)로 나타났으며, ‘법 
집행’(48%),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44%)의 공정성 인식은 절반에 못 미쳤다.

[그림]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 (일반 국민) [그림] 주요 분야별 공정성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공정하다’ 비율*, %)

[공정성과 사회 갈등]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02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2023.12. (만 19~75세 남녀 3,952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6.01.~08.01.)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4.01. (만 19세 이상 남녀 8,221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면접조사, 2023.09.01.~10.31.) 
*4점 척도

교육 
기회

복지 
혜택

취업 
기회

성별 
대우

법 
집행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

44485150
62

74

동의
35%

부동의
65%

우리사회는 공정하다

•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41%)와 ‘정치적 불안/정치적 리
더십 부재’(40%)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를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그림] 사회적 갈등의 원인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6위, %)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 ‘빈부격차’와 ‘정치 불안’!03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경제적 
양극화/ 
빈부격차

정치적 불안/ 
정치적 

리더십 부재

사회지도층의 
지나친 자기 
이익 추구

경제, 
사회적인 
높은 불안감

당사자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낮은 공감대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시스템

2222
31

374041

20대 25%, 30대 42%, 40대 44%, 50대 54%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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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사회 갈등에 영향력이 있는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책임과 갈등 해소 노력 정도를 살펴본다. 먼
저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을 각각 평가한 결과, ‘국회’와 ‘언론’이 9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중앙정
부’(85%), ‘대통령’(8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계’(52%)는 제시된 11개 집단 중 ‘학계’(47%) 다음으로 낮았다. 

• 다음으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 여부를 각각 평가한 결과, ‘중앙정부’가 2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대
통령’(21%), ‘지방정부’(20%)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책임 정도에 비해 갈등 해소 노력 평가는 
20%대 이하로 크게 낮았다. 

• ‘종교계’의 노력 정도는 5위권(17%)으로 사회 갈등 책임 순위(10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정
부보다는 못하지만 국회/언론 보다는 높게 평가 받았다.

[그림]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 (일반 국민, %)

종교계의 사회 갈등 해소 노력, 
정부보다 못하지만 국회/언론 보다는 높게 평가!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4.01.18.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8.  
             ~2024.01.03.) 
*‘책임 있다’ 응답 비율 
**’노력하고 있다’ 응답 비율

국회 언론 중앙정부 대통령 지방정부 법조계 노동계 재계 
/경영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121719151410
202124

910

4752
656668757581859191

사회 갈등 책임* 갈등 해소 노력**

• ‘공동체 의식’이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을 말한다. 사회의 여러 갈등 문제는 공동체 의식과 관
련이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서로가 협조를 더 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
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은 어느정도 형성돼 있을까? 공동체성에 대한 
실제 인식 수준을 질문하였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39%)만이 동의했으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36%
에 머물렀다.  

• 공동체 의식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사회 공동체 의식 실제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5점 척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54
44

2930
39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4640
3027

36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한국인, 실제 공동체 의식 느끼는 비율, 10명 중 4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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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사회 갈등 관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은 어떠할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념(정
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꼴인 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기
독교인들이 사회 갈등에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교회의 ‘이념(정치) 갈등’ 연관 정도 (기독교인, %)

[한국교회와 사회 갈등] 
기독교인 10명 중 6명, ‘한국 사회 이념 갈등, 한국교회도 연관 있어’!04

※출처 : 이음사회문화연구원,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인식 조사’, 2024.01.23.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0.  
             ~2024.01.04.)

매우 
연관 깊음

연관 
있는 편

연관 
없는 편

전혀 
연관 없음

잘 
모르겠음

69

27

43

15

연관 있음 
58%

연관 없음 
36%

• 이번에는 사회 갈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3%)보다 높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쳤
으며 ‘매우 노력함’ 비율은 9%에 불과했다.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그다
지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정도 (기독교인, %)

기독교인,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 높게 평가하지 않아!

※출처 : 이음사회문화연구원,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인식 조사’, 2024.01.23.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0.  
             ~2024.01.04.)

매우 
노력하고 
있음

약간 
노력하고 
있음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음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음

잘 
모르겠음

109

3438

9

노력하고 있다 
47%

노력하고 있지 않다 
43%



9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넘버즈 인사이트

1. 국민 3명 중 2명, 우리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 우리 국민 대다수인 90%가 우리 사회 전반적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심각한 갈등 수준

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 한국의 사회 갈등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 이러한 사회 갈등에 대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2. 지난 10년간 사회 갈등 관리 비용, 연 233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38%!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갈등 관리 비용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연평균 233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번호 요약

▶ [영상] 갈등사회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시대 공감 토크 콘서트] 
▶ [칼럼] 사회 문제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김영한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현재 한국 사회는 극심한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다. 마치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갈등을 보는 듯하다. 본 보고
서에 나타났듯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국가인데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된다. 국가 예산
의 38%가 갈등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가를 깨닫게 한다.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가 사회통합 기능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종교가 우리 사회의 사
회 갈등 해소 노력 정도에 대해 17%만이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 제시된 9개 집단 중 종교단체는 1.2%로 꼴
찌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이루는 집단으로 종교단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교회가 이념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목
회자들이나 교인들도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유튜브이
다. 예컨대 극우나 극좌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다 보면 확증편향 구조에 의해 처음에는 ‘진짜 그럴까’ 하다가 나
중에는 ‘확실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 이념적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이념 갈등을 
보아야만 종교 본연의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에게 이 질서와 조화를 보존할 사명을 주셨
다. 따라서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목표를 넘어 창조적 사명이다. 정치학자들은 이념을 ‘허
상’이라 표현한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념이라는 허상을 좇지 않고 이념을 상대화시
키고 사회통합이라는 창조적 사명을 감당하길 기대한다.

목회 적용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17~18)

관련 성경 구절

https://www.youtube.com/live/WU-wzhskW2o?si=PaIBOe_obZyuwdiw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01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