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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의 필요성

후기청소년 개념01

◑  (연령 범위) 이 글에서 후기청소년의 연령대는 만 19세~24세로 정의함

‥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관련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정의에 기준이 됨. 단,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1 19세 미만을 해당법의 대상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에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18세까지는 중등교육 대상 연령에 포함되는 점, 19세 이상은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기청소년의 연령대를 만 19~24세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인구 특성) 지난 5년간 후기청소년 인구수와 인구 비중은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로서 후기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증가하고 있음

‥      2022년도 8월 기준, 만 19~24세 후기청소년 인구는 349만 4,039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6.8%를 차지함2

‥        청소년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후기청소년의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체 인구에서 후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음

- (후기청소년 인구) ’18년 4,060,149명→’22년 3,494,039명
- (후기청소년 인구/총인구*100) ’18년 7.8%→’22년 6.8%
- (후기청소년 인구/청소년 인구*100) ’18년 44.7%→’22년 42.8%

‥        성장세대의 인구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한국사회의 미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후기청소년 인구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청년기본법」 ’20. 8. 5. 시행
  - 동법 제8조에 근거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20년 12월)

1　   연 나이는 태어날 때 0살이고 새해 첫 날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이며,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이고 
생일 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 한국식 나이는 태어날 때 1살이고 새해 첫 날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임. 대부분의 법률은 만 나이를 기
준으로 해당법의 대상 연령을 정의함.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제2조제1항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연 나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 

2　   출처:   행안부(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
path=I3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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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특징) 현재 우리나라에서 19~24세의 사람들은 성인기(adulthood)가 아닌 성인이행기 

(transition to adulthood)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        우리나라에서 만 19세가 되면 민법상 성년에 이르고 사회에서 ‘성인’으로 불림. 그러나 이 시기에 학업을 종료하고 

직업인이 되기보다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 국내 실정임

- 2021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2.0%3

- 2022년(11월) 만 20-24세 고용률 44.9%4

‥        성인의 역할이자 과업으로 여겨지는 학업의 종료, 안정적인 직장, 결혼, 부모됨을 성취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성인이행기의 시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화된 국가에서 대부분 길어지는 추세임

◑  (정책 대상)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9~24세는 현재 청소년 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정책대상임

‥        국가의 법과 정책, 사회 시스템은 성인이행기를 보내는 후기청소년들이 해당 시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사회적 

역할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5  

후기청소년 실태02

◑    이 절에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사회조사 2021」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 실태를 

제시함

‥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로 후기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3　   출처: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
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2#D_2.2에서 2022년 11월 09일 인출.

      취학률 = 해당 연령에 속하는 재적 학생 수/취학적령인구×100
      고등교육기관 취학적령인구: 만 18-21세
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22) 장래추계인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

ageDetail.do?idx_cd=1520에서 2022년 11월 9일 인출.
        고용률 = (취업자/인구)×100.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등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기 주소의 통계설명자료 참조.  
5　   Sawyer, S. M., Azzopardi, P. S., Wickremarathne, D., & Patton, G. C. (2018). The age of adolescence. 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 2(3), 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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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청소년 실태를 후기청소년의 삶, 사회인식, 진로와 일, 사회참여, 여가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다른 연령대와 그 값을 비교하여 제시함

‥        ‘삶’ 영역에서는 최상위지표이자 종합지표인 삶의 만족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의 만족도와 사회적지지를 살펴봄

‥        ‘사회인식’ 영역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후기청소년의 신뢰 정도와 복지요구를 알아봄

‥        ‘진로와 일’ 영역에서는 후기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등을 파악함

‥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사회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된 경험을 살펴봄

‥        ‘여가’ 영역에서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후기청소년의 욕구와 실태를 분석함

1) 후기청소년의 삶

◑    (후기청소년의 삶) 후기청소년의 38.8%가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1.2%가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지금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자신이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1%였음  

‥        (전반적 삶) 3.3점(5점 만점) - 만족 38.8%, 불만족 20.9%, 보통 40.3%

‥        (인간관계) 3.8점(5점 만점) - 만족 61.2%, 불만족 5.4%, 보통 33.4%

‥        (사회경제적 성취) 3.0점(5점 만점) - 만족 26.1%, 불만족 24.7%, 보통 49.3%

<그림 1> 연령집단에 따른 삶의 영역별 만족도

■  불만족
■  보통
■  만족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13~18세 13~18세 13~18세
미조사

19~24세 19~24세 19~24세25~34세 25~34세 25~34세

15.2

34.4

50.5

20.9

40.3

38.8

25.5

41.0

33.5

2.7

23.4

73.9

5.4

33.4

61.2

6.2

37.4

56.5

24.7

49.3

26.1

26.6

47.7

25.7

*자료: 사회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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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지) 후기청소년의 9.2%가 사회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2) 후기청소년의 사회 인식

◑    (사회 신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후기청소년의 과반 

이상인 50.3%가 믿을 수 없는 사회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2> 연령집단별 사회 신뢰도

               

■  믿을 수 없다 

■  믿을 수 있다

19~24세

50.3

49.7

25~34세

51.9

48.1

13~18세

39.3

60.7

*자료: 사회조사 2021

◑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 후기청소년의 45.9%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 1순위로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꼽음

‥        고용 및 취업 지원은 모든 연령대에서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서비스였으나, 

후기청소년의 경우 선택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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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1순위)
(단위: %)

전체 13~18세 19~24세 25~34세
고용(취업) 지원 28.5 33.6 45.9 31.2

소득 지원 15.5 8.5 12.1 13.6

주거 관련 13.2 6.7 14.1 22.0

안전 관련 6.5 11.4 5.3 6.0

보건의료·건강관리 14.9 7.8 7.2 8.2

보육 관련 3.8 2.1 2.4 6.1

교육 관련 3.8 14.4 3.7 3.8

노인 돌봄 8.7 3.3 3.6 4.1

문화·여가 생활 지원 4.9 12.1 5.6 4.9

기타 0.2 0.1 0.2 0.1

*자료: 사회조사 2021

<그림 3> 연령집단별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1순위) 선택 비율

13~18세

문화·여가
12.1

교육
14.4고용(취업)

33.6

25~34세

고용(취업)
31.2

소득
13.6

주거
22.0

19~24세

주거
14.1

소득
12.1

고용(취업)
45.9

*자료: 사회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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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청소년의 진로와 일

◑    (진로 의식) 후기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34.7%)이었으며,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공기업(23.1%)인 것으로 나타남

‥        후기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수입(34.7%), 적성 및 흥미(24.2%), 안정성(19.9%) 

순으로 나타남 

<표 2> 직업선택 고려 요인(1순위)
(단위: %)

전체 13~18세 19~24세 25~34세
명예·명성 3.2 5.1 3.7 3.7

안정성 24.8 16.5 19.9 23.3

수입 38.7 33.3 34.7 36.4

적성·흥미 13.8 32.7 24.2 16.5

보람·자아 실현 3.9 3.9 4.5 4.3

발전성·장래성 4.4 3.5 4.4 4.6

근무환경 8.6 3.6 8.1 10.7

잘 모르겠다 2.6 1.5 0.6 0.5

*자료: 사회조사 2021

  

<그림 4> 연령집단별 직업 선택 고려 요인(1순위) 선택 비율

수입
34.7

안정성
19.9

적성·흥미
24.2

19~24세

안정성
16.5수입

33.3
적성·흥미
32.7

13~18세

수입
36.4 안정성

23.3
적성·흥미
16.5

25~34세

*자료: 사회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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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공기업(23.1%), 대기업(22.1%), 국가기관(19.8%) 순이었으며, 창업 등 

자영업을 선택한 비중도 11.8% 로 높은 편임 

<표 3>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1순위)
(단위: %)

전체(13~34세) 13~18세 19~24세 25~34세
국가기관 21.0 22.9 19.8 20.9

공기업(공사, 공단) 21.5 13.3 23.1 24.0

대기업 21.6 28.5 22.1 18.7

중소기업(벤처 제외) 4.4 3.7 4.8 4.5

벤처기업 2.4 2.8 2.4 2.2

외국계 기업 4.7 4.7 4.4 4.9

전문직(법률회사 등) 6.8 9.6 7.8 5.2

해외 취업 2.5 2.5 2.7 2.4

자영업(창업 등) 13.5 9.0 11.8 16.1

기타 1.5 2.9 1.3 1.1

*자료: 사회조사 2021

◑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후기청소년들은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다는 

데에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고,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1순위로 ‘육아부담’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        후기청소년의 67.6%가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남녀 간 응답차이는 가장 크게 나타남

<표 4>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다’ 동의 비율
(단위: %)

전체 13~18세 19~24세 25~34세
남성 51.1 53.3 56.0 59.5

여성 57.4 74.6 78.6 67.5

*자료: 사회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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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다’라는 진술에 대한 후기청소년의 성별 동의 비율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후기청소년 전체

20.9
67.6

남성

24.7 56.0

여성

78.6

17.3

*자료: 사회조사 2021 

‥        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1순위가 ‘육아부담’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적은 편이고 남녀 간 응답에 차이가 있는 편임 

<표 5>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1순위)
(단위: %)

육아부담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 여건

전체
남성 48.9 16.2 10.6
여성 52.0 16.2 13.8

13~18세
남성 34.7 25.7 7.9
여성 34.3 29.5 19.1

19~24세
남성 38.2 18.3 10.2
여성 40.8 22.7 21.8

25~34세
남성 47.1 16.3 8.2
여성 52.8 18.7 17.7

*자료: 사회조사 2021

4) 후기청소년의 사회 참여

◑    (사회 단체 참여) 후기청소년의 61.2%가 지난 1년간 사회단체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친목·사교 단체, 취미 및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종교 단체, 시민 사회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후기청소년 비율이 61.2%에 달함(13~18세 청소년 65.2%, 25~34세 청년 62.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1

청소년정책리포트 | 2022년도 | 제6호 |

<그림 6> 연령집단별 사회단체 참여 경험

                  

■  없다 

■  있다

13~18세

65.2

34.8

19~24세

61.2

38.8

25~34세

62.5

87.5

*자료: 사회조사 2021

◑    (자원봉사 참여)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후기청소년 비율은 91.2%에 

달함

‥        자원봉사 미참여 사유로는 시간적 여유 없음이 49.0%, 관심 없음이 34.4%를 차지했으며, 참여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남. 관심이 없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후기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음

<표 6> 자원봉사 미참여 사유(1순위)
(단위: %)

전체 13~18세 19~24세 25~34세
관심이 없음 31.8 28.2 34.4 30.8

시간적 여유가 없음 46.3 42.8 49.0 54.8

경비 부담 6.0 3.0 4.4 4.9

참여 방법 모름 5.3 7.7 5.1 3.9

장애 4.6 0.5 0.6 0.3

희망하는 활동 없음 3.5 6.3 4.6 3.4

기타 2.7 11.4 1.8 2.0

*자료: 사회조사 2021

‥        자원봉사 참여 사유로는 진학이나 취업 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8%,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체활동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6.5%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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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원봉사 참여 사유(1순위)
(단위: %)

전체 13~18세 19~24세 25~34세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함 26.1 11.0 13.2 22.2
사회 문제 해결 14.1 2.5 16.5 14.5
시민의 책임 7.0 1.3 1.4 4.1
내가 받은 도움을 갚기 위해 3.2 0.5 0.9 3.1
종교적 신념 실천 8.6 0.9 3.6 6.6
의미 있는 여가시간 7.4 3.8 7.4 13.2
학교/직장 등의 단체활동 24.0 51.4 21.8 26.4
진학, 취업 등 자기개발 도움 9.3 28.3 33.8 8.9
기타 0.4 0.3 1.6 1.1

*자료: 사회조사 2021

5) 후기청소년의 여가

◑    (여가 활동) 후기청소년이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과 실제 여가를 보내는 방식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함

‥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 1순위는 관광(37.8%), 문화예술 관람(13.2%), 취미 활동 또는 자기 개발(11.8%)이었음

‥        그러나 실제로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인터넷 등이었음

<표 8> 여가 활동 실태
(단위: %)

주중(1순위) 주말(1순위) 희망(1순위)
13 ~18세 19 ~24세 25~ 34세 13~ 18세 19~ 24세 25~ 34세 13~ 18세 19~ 24세 25~ 34세

 동영상 시청 56.7 56.5 55.1 46.6 45.0 40.8 17.5 11.0 9.9
 문화 예술 관람 1.0 1.3 1.2 1.5 2.7 2.6 10.3 13.2 12.2
 문화 예술 활동 1.2 1.0 0.7 1.0 1.3 0.9 3.0 3.7 3.2
 스포츠 관람 0.7 0.4 0.6 1.0 0.3 0.8 4.4 4.0 3.2
 스포츠 활동 2.4 3.3 4.4 3.9 3.5 4.6 9.0 8.8 9.4
 관광(여행, 캠핑 등) 0.2 0.2 0.7 0.9 1.8 5.8 24.6 37.8 40.8
 게임, 인터넷 등 23.3 19.2 14.7 25.1 20.1 15.1 14.1 6.1 5.1
 취미·자기개발 활동 5.9 7.4 7.3 6.0 6.7 6.7 10.1 11.8 11.1
 휴식 활동 8.4 9.9 14.8 12.6 14.6 20.3 6.3 2.8 4.0
 사회 활동 0.3 1.0 0.5 1.6 3.8 2.3 0.7 1.0 1.0
 기타 - - 0.1 - 0.1 0.1 - - 0.1

*자료: 사회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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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만족) 자신의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후기청소년은 18.2%였으며, 여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2.8%)을 들었음

‥        여가만족도 3.3점(5점 만점) - 만족 36.9%, 불만족 18.2%, 보통 44.8%

‥        여가 불만족 사유(1순위) – 경제적 부담 52.8%, 시간 부족 16.1%, 취미 없음 8.2%

<표 9> 여가 불만족 사유(1순위)
(단위: %)

전체 13~18세 19~24세 25~34세
경제적 부담 46.1 20.5 52.8 42.1
시간 부족 19.3 42.1 16.1 24.0
교통 혼잡 및 불편 1.3 1.1 1.0 1.2
여가 시설 부족 2.7 8.0 4.4 3.1
여가 정보 부족 1.0 0.7 0.4 0.9
여가 프로그램 부족 1.5 2.2 1.4 1.6
적당한 취미가 없음 5.5 8.9 8.2 6.5
체력 및 건강 문제 10.4 1.7 1.4 1.8
함께할 사람이 없음 1.6 1.3 0.8 2.0
기타 10.7 13.7 13.4 16.9

*자료: 사회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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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현황

여성가족부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및 이용자 추이01

◑    이 절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인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중 

정책대상에 후기청소년이 포함되는 정책의 개요와 해당정책의 이용자 추이6를 제시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는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있음. 이 절에서 다루는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후기청소년 정책 사업을 의미함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에 속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 

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은 가족정책관에 속한 가족지원과가 소관과임

◑    청소년 인구의 42.8%가 후기청소년 연령대인 것을 감안하면 후기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후기청소년 비중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

1) 청소년의 진로와 일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일 경험, 직업 및 진로 탐색과 관련된 사업 중 후기청소년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사업은 청소년근로권익보호, 꿈드림센터, 내일이룸학교, 레인보우스쿨, 탈북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있음

‥        청소년근로권익보호 사업의 규모는 지난 5년간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후기청소년 관련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여서 정책 전달체계 및 세부내용에 점검이 필요해 보임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책서비스 중에는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교육을 제공받은 청소년 규모는 파악이 어려우나 꿈드림센터 전체 실인원은 지난 5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중 후기청소년이 약 20%가량을 차지함

6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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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지난 5년간 약 300여건 

내외로 매우 적은 편이나 그 중 후기청소년 비율은 30%이상임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고 진로교육 및 직업실습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이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지난 5년간 감소하여 2021년 1,131건이었으며, 후기청소년 연인원은 전체의 약 20% 가량을 유지하고 있음. 만 16-

24세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형은 전국 5개소에 그침  

‥        탈북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비교문화체험학습과 미래를 향한 첫걸음으로 나뉘며, 미래를 향한 첫걸음의 

선택과정에 진로가 포함되어 있음. 과정별로 참석인원에 대한 통계는 없으며, 전체 프로그램 연인원은 매년 감소하여 

2021년 기준 119명이었고 그 중 후기청소년 연인원은 7명에 그쳤음

<표 10> 여성가족부 청소년 진로·일 관련 정책 개요 및 이용자 추이 

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청소년근로권익보호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근로청소년
소관과 청소년보호환경과

•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근로 부당처우 상황 시 근로보호센터에서 상담 및 현장방문 
서비스 제공,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 노동관서나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과 사업주 간 분쟁을 중재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 가능 사업장 
행복일터 지정 등 ■  전체 건수    ■  후기청소년 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18,208

50,128

71,045

107,976

32,989

7,630 3,696 6,201 4,937-

꿈드림센터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소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자립, 건강검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이용대상: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전국 220개 센터 운영 중
■  전체 실인원    ■  후기청소년 실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3,124
48,250

53,616 56,684

40,399

8,505 11,086 10,951 11,598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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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내일이룸학교

대상(이용)연령 만 15~24세 학교 밖 청소년
소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

•   자립장려금·기숙사·교통비·중식비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   이용대상: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   전국 12개 직업훈련기관 운영 중

■  전체 실인원    ■  후기청소년 실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18

320
278

224

319

-

128 105 81

-

레인보우스쿨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소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일반형(전국 23개소): 한국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한국어 교육,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지원 
진로형(전국 5개소): 만 16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직업실습 및 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

■  전체 연인원    ■  후기청소년 연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877 1,748

804
1,131

1,832

429 450
164 263323

탈북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비교문화체험학습
 -   하나원 하나둘학교 소속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1박 

2일간 진행
-   기초 및 경제생활 체험, 대중교통 이용, 교육기관 탐방, 

문화체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체험활동 등을 포함
•   미래를 향한 첫걸음
 -   탈북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선택과정(성교육, 인권교육, 건강, 진로 중 3개)과 

필수과정(자기이해)으로 구성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 1회씩 

총 4주간 진행

■  전체 연인원    ■  후기청소년 연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71
216

178

119

234

66

133

18 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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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참여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 사업 중 후기청소년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사업은 e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국가 간 청소년교류,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음

‥        e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후기청소년 실인원의 비중은 2021년 기준 약 7.6%로 매우 낮은 편임. 

전체 실인원은 2017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데 반해 후기청소년 실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음.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시스템인 1365 자원봉사포털7이 제공하는 연령별 실인원에서 동 기간에 전체 연령 중 20대가 크게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룸

‥        국제교류 성격의 청소년참여 정책 사업인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운영은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후기청소년의 참가 비중이 높은 편임 

‥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경우 후기청소년의 참여 여부 및 참여율에 대하여 별도 파악이 어려우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후기청소년 비율이 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 정책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을 비롯한 유사한 내용이 있으므로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표 11>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 정책 개요 및 이용자 추이 

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e청소년자원봉사(DoVol)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 두볼(DoVol; Do volunteer)
•   이용방법: e청소년 사이트 회원 가입 → 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 

→ 봉사활동 참여 → 확인서 출력 또는 1365나눔포털을 통해 
나이스(학생생활기록부)로 실적 전송

■  전체 연인원    ■  후기청소년 연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04,565

279,743 271,727 260,770

132,111

20,795 27,626 23,894 19,70215,552

7　 https://www.1365.go.kr/vols/1472177620085/srvcgud/volsStats.do?type=sho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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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꿈과 사람 속으로(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대상(이용)연령 만 15~24세
소관과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청소년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해외봉사활동

•   교류국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   선발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7개 기관별 15명, 총 255명 내외 
선발(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전체 실인원     ■  후기청소년 실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2 115 118 116

3637
20 16 1515

국가 간 청소년교류

대상(이용)연령 만 16~24세
소관과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우의 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초청 및 파견

•   총 39개국과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아시아 11개국, 유럽 
14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아프리카 10개국)

•   선발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30명 내외 선발(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전체 실인원     ■  후기청소년 실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7
115 107

180

19
49

69 64
79

12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국제회의행사 참가단)

대상(이용)연령 만 15~24세
소관과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들의 국제적 능력 배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해외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

•   참여 회의 및 행사 예시: 국제청소년 환경캠프(이스라엘), 
청소년 공공참여 및 인도주의 세미나(대만), 유엔총회 
제3위원회(미국)

•   선발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0명 내외 선발(국제회의별 참가기준에 
따라 참가 연령 상이)

■  전체 실인원     ■  후기청소년 실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 7 9
14

13
6 5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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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청소년특별회의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단위의 청소년참여 
기구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위원(선발직)은 청소년참여포털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발함

•   전국단위 회의(5월 출범식, 9월 본회의 등), 지역단위 
정기회의(청소년 제안 정책 논의, 현장방문 등)를 실시하며,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  전체 정책제안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22

33
3030 28

청소년참여위원회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기구

•   활동내용: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논의 및 제안, 
청소년 권리 및 인권 모니터링 과 개선 방안 제안, 지역별 
캠페인·토론회·워크샵 개최 및 참여 등

•   구성절차: 매년 2∼3월경에 각 운영주체별로 공개모집, 
기관추천(학교·청소년시설 등), 청소년 선거 등 과정을 거쳐 
구성

■  전체 연인원     ■  후기청소년 연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492 3,579
4,403 4,126

3,616

96 128 256 184118

청소년운영위원회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고 평가 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기구

•   활동내용: 월 정기회의(청소년 제안 정책 토의 등) 참석, 
지역별 캠페인, 토론회, 워크샵 등 개최 및 참여

•   구성절차: 매년 1~2월경에 청소년수련시설별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구성

■  전체 개수

2017 2018 2019 2020 2021

492 470 452
498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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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활동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 정책 사업 중 후기청소년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연령에 후기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후기청소년 이용 인원은 파악이 어려우며, 

후기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뿐 아니라 후기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수 또한 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편임(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포털8에 등록된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전체 프로그램 470개 중 대학생 이용 가능 프로그램 170개)

‥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역시 후기청소년 실인원이 파악되지 않음

-   다만, 2022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우수사례집의 내용에 후기청소년이 기획자로 참여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고 후기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해보임. 앞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대상 및 

주체로 후기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사례집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91개 프로그램 중 37개 프로그램이 

후기청소년을 대상연령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중 16개는 실질적인 내용상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보임 

<표 12>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 정책 개요 및 이용자 추이 

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청소년수련시설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활동안전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
•   청소년수련관 195개소, 청소년수련원 154개소, 

청소년문화의집 314개소, 청소년특화시설 14개소, 
청소년야영장 33개소, 유스호스텔 103개소

■  전체 연인원     ■  후기청소년 연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7,171

15,132
19,867

48,507

-----

47,055
(단위: 천 명)

8　 https://www.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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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청소년어울림마당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활동진흥과

•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지원

•   시·도 16개소 연 8회 이상, 시·군·구 110개소 연 5회 이상 운영
•   운영예시: 2022년 제4회 남원시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이 

Green 남원’ (환경부스 운영 및 공연)9 ■  전체 건수     ■  후기청소년 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126 126 126 126 126

-----

청소년동아리활동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활동진흥과

•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자치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 지원

•   2021년 2,500개 동아리 지원(동아리 당 125만 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청소년 10명 내외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 10회 이상 

활동 가능해야 하며,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학교에 소속된 
동아리로 담당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전체 건수     ■  후기청소년 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활동진흥과

•   활동·참여·보호 분야별 우수 청소년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
•   세부분야: 교육과정 연계 청소년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성평등 의식 제고 활동,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기후환경 
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참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2021년 91개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시설,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팀(만13~24세 10~20명 내외, 
청소년지도사 1인 반드시 포함)

■  전체 건수     ■  후기청소년 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90

-

91

-

87

-

140

-

115

-

9    http://www.namwon3312.or.kr/cgi/board.html?type=view&class=bbs01&no=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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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보호・복지 

◑    청소년 보호・복지와 관련된 여성가족부 정책 사업 중 후기청소년을 대상에 포함하는 사업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상담,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상담 및 사례관리,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이 있음

‥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후기청소년 연인원은 2021년 기준 전체 연인원의 약 36%임. 연간 쉼터 이용자 수는 
2017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소폭 상승해오다가 2020년에 감소하였으나 후기청소년 수는 그 감소폭이 적은 
편임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시설에서 퇴소한 만 19~24세 후기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전체 연인원 중 
후기청소년 비율이 80%이상임(2021년 기준 92%). 청소년자립지원관 전체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해왔음. 전국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2021년에 그 대상 연령을 만 9~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음. 위기청소년 상담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 총 17만 8,12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후기청소년 상담건수는 16,832건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함 

‥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상담 지원 건수는 감소 추세로 2021년 3,161건이었으며, 그 중 후기청소년 상담 지원 건수는 
전체의 약 27%인 857건이었음. 거점지역이 파주와 부천 2개소뿐이고 나머지는 권역에 파견을 나가는 방식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가족센터와 체계적 연계가 요구됨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부터 대상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되었음(기존 만 11~18세) 

<표 13>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복지 정책 개요 및 이용자 추이 

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청소년쉼터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비행과 범죄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생활지원,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지원,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학업지원, 진로탐색 및 훈련과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함

•   전국 138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뉨

■  전체 연인원     ■  후기청소년 연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1,179 32,402

20,401 21,475

32,109

7,222
10,237 8,066 7,737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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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청소년자립지원관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를 지원

•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기관에 따라 대상연령이 상이함 ■  전체 연인원     ■  후기청소년 연인원

2018 2019 2020 2021

70

324

466

206

56

286

430

19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지원비(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를 지급 

•   선정 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단, 생활, 
건강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   신청방법: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신청(연중 접수·처리)

■  전체 건수     ■  후기청소년 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8,626

-

8,666

-

8,303

-

8,426

-

8,437

-

위기청소년 상담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채널,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하고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등을 지원

•   상담방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면 상담, 1388 온라인 
상담, 청소년 동반자 파견 ■  전체 건수     ■  후기청소년 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145,016
168,377 172,998 178,128

123,022

16,866 15,218 16,394 16,83215,052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상담·사례관리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거점지역(거점기관: 파주, 부천 2개소) 상담 ·사례관리 및 
거점권역(수도권, 강원, 경상, 전라, 충청)에 찾아가는 상담사 
파견

•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 및 이주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심리사회적응검사 실시(한, 중, 베, 러 4개 국어 지원) ■  전체 상담건수     ■  후기청소년 상담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4,308 4,235 4,422

3,161

5,842

2,331
1,316

2,654

857

1,971



24 www.nypi.re.kr

REPORT

정책(사업)명 및 개요 정책(사업)실적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이용)연령 만 9~24세
소관과 청소년정책과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구매 비용 지원 사업

•   사업초기 대상연령은 만11~18세였으나, 2022년부터  
만 9~24세로 확대 지원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2022년 
기준 만9~18세 연 최대 150,000, 만19~24세 연 최대 
102,000원)

■  전체 지원 인원 

2018

104,000

2020

107,000

2021

112,000

2019

100,000

관계부처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02

2
. 

◑    후기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으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있으며, 현재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은 제6차(2018~2022년) 시기,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제1차(2021~2025년) 시기에 해당함

1)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이 절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후기청소년에 관한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청소년 기본법」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후기청소년 연령은 만 19세~24세에 해당함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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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후기청소년을 바라보고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별도의 노력을 발견하기 어려움 

‥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범위가 넓고, 해당 연령 범위 내에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발달 

단계 및 생애주기가 존재함

‥        후기청소년의 발달 특성 및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정책 요구 또한 그 이전 연령의 

청소년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사회조사 2021」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체계도10

비전

정책
목표

중점
과제
[12]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활동 및
선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지역 중심의
총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10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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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청소년 참여 확대

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여가부·지자체) 청소년 참여제도의 공고화 
     • (여가부·행안부) 청소년 동아리·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 (여가부·지자체) 청소년 참여 내실화하기 

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 (교육부·여가부)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 
     •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운영 확대 

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 (여가부)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 (전부처·지자체)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 (여가부·지자체)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

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2-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 (여가부)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
     • (복지부·여가부·인권위·전부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철저한 이행
     • (여가부·인권위)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문체부·방통위·교육부) 청소년 연예인·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

2-2.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여가부·고용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구제 지원 
     • (여가부·고용부·교육부·방통위)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
     • (고용부·여가부) 근로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여가부·고용부)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 제고

2-3.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여가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 (여가부·지자체)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여가 유형 다양화 및 공간 제공

2-4.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 (복지부·교육부·여가부)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 (복지부)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 (교육부·여가부)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
     • (여가부)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

2-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 (여가부·교육부·복지부·법무부·병무청)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
     • (교육부·여가부)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교육부·여가부·식약처)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3-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선관위·여가부·교육부·법제처·방통위)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 (교육부·통일부·여가부·지자체)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3-2. 양성평등 의식 제고
     • (교육부·여가부)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여가부)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
     • (여가부)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 강화

3-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 (여가부·교육부·문체부·방통위) 인성교육 및 언어문화 향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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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청소년 주도의 활성 활성화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여가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지원 체계’ 구축
     • (여가부·교육부·중기부) 중점 추진영역 중심 활동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지원
     • (교육부) 소프트웨어(SW) 교육 현장 안착지원 및 활성화
     • (여가부)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 연계 기능 강화

1-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여가부) 청소년 주도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
     • (교육부)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 제고
     • (여가부)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청소년활동 성과의 집적 및 공유기반 마련

1-3.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 (여가부·과기부·교육부·산업부) 산업계-과학교육 간 연결고리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 구축
     • (산업부·특허청) 창의적 기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발굴
     • (산업부)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및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 (여가부·중기부)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 확대 운영

1-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여가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 추진

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여가부·문체부)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활성화 등을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 장려
     • (문체부·여가부)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 (여가부)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

2-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 (문체부) 청소년의 운동 흥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확대
     • (문체부)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강사 및 인프라 확대
     • (여가부·교육부) 여성청소년의 신체활동 장려 방안 마련

2-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여가부)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여가부·외교부·교육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특성화 및 교류활동 내실화
     • (여가부) 청소년교류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확산
     • (여가부) 2023 세계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2-4.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 (통일부)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 (여가부·통일부) 통일 대비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통일부·여가부)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추진

2-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 (여가부·교육부)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 (여가부)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 (여가부) 수련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안전 향상 도모
     • (문체부·여가부·교육부·해경청)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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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3-1.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 (교육부·과기부·여가부)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등 초·중등 학생 대상 진로활동 확대
     • (교육부·고용부) 진로탐색-개발-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활동 실시
     • (여가부·고용부·지자체)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확대 실시
     • (교육부)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의 형평성 제고

3-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여가부·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 (여가부·문체부·중기부)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

3-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여가부·교육부)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강화
     • (여가부·교육부·전부처)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

3-4. 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 (여가부·고용부)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고용부) 청소년(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업 청소년(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도입

3-5. 청년 창업 활성화
     • (교육부·고용부·중기부)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내실화
     • (과기부·금융위·중기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자생력 제고
     • (과기부·중기부)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
     • (교육부·여가부·지자체)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표 1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1-1.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여가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활용, 위기청소년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 (여가부) 위기청소년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 고도화 및 혁신

1-2.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여가부) 사회안전망과의 조기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거리·사이버) 활성화
     • (교육부·여가부)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부·여가부·국토부)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여가부)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19~24세) 사회진출 지원

1-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교육부·여가부)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예방교육 체계화
     • (교육부·여가부·경찰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 (복지부·경찰청) 아동·청소년 실종예방 및 홍보 강화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9

청소년정책리포트 | 2022년도 | 제6호 |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1-4.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복지부·여가부)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전부처)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확산

1-5.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여가부·경찰청)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강화
     • (법무부·여가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법무부·여가부) 가해·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 및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강화

2. 대상별 맞춤형 지원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교육부·여가부)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 (법무부·교육부·복지부·여가부·경찰청)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 (교육부·여가부)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2-2.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 (여가부)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 전환
     • (여가부) 청소년쉼터 전문화·특성화 및 이용 문턱 낮추기
     • (고용부·여가부) 주거 취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위기의 회전문 차단

2-3.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법무부·경찰청·여가부·경찰청) 비행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 강화

2-4.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교육부) 학교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여가부)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여가부)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 (교육부·통일부·여가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

2-5.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여가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 (여가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지원
     • (교육부·여가부)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2-6.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교육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 (교육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여가부)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 (고용부)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 구직활동비용 지원
     • (고용부) 저소득층 취업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기반 지원

2-7.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 (교육부·복지부·여가부) 초등돌봄서비스 단계적 확대
     • (복지부·여가부)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 지원 강화
     •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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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3-1.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교육부·여가부·경찰청·지자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교육부·복지부·여가부) 청소년의 유해약물 노출 예방활동 강화
     • (여가부·복지부·교육부)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3-2.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문체부·방통위) 신변종 불법·유해정보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문체부·여가부·방통위·방심위·경찰청)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불법유통사업자 단속 강화
     • (교육부·과기부·문체부·방통위)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역량 강화

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과기부·문체부·여가부·방통위) 건강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 (과기부·문체부·여가부)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효과적 치유지원
     • (여가부) 효과적 상담·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표 17>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1-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 (여가부) 「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 (복지부·여가부) 가족정책 연계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여가부)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피드백 강화
     • (여가부) ‘청소년사업 디지털화 기획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여가부)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여가부) 청소년시설의 기능 강화
     • (여가부)「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지정 운영

1-3.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 (여가부) 청소년 주무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 (여가부)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여가부) 청소년정책 홍보 강화

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여가부) 지역사회 공공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 확충
     • (여가부) 청소년인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여가부·지자체)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
     • (여가부·지자체)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 (여가부)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2-3.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 (여가부)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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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3-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여가부)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여가부)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 (여가부) 청소년 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의 개선

3-2.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여가부)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여가부)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여가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배치 지원 확대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이 절에서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후기청소년 관련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청년기본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 범위는 후기청소년 

연령 범위와 중첩됨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의 3대 원칙 아래 5대 정책방향과 20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만 19~24세 연령의 정책 이슈가 학자금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문제라고 

보았으나11 실제 해당 연령의 후기청소년들은 고용(취업) 지원을 향후 늘려야 할 사회서비스 1순위로 

지목함

‥        해당 기본계획은 주어진 현실에 대처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청년세대의 이행기적 특성과 청년 세대 내에서도 

연령 구간별로 정책 수요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설정한 연령 구간별 정책 수요는 만 19~24세는 교육(학자금), 만 25~29세는 취업(양질의 

일자리), 만 30~34세는 결혼과 독립(주거·자산)이었음 

‥        이는 앞서 살펴본 사회조사 응답에서 고용(취업) 지원을 향후 늘려야 할 사회서비스 1순위로 선택한 후기청소년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는 분석 결과와는 다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11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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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12

12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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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일자리 분야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부처합동)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7개 과제) 
     • (기재부) 청년 체험형 일자리 지원 
     •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그린뉴딜 분야 신규 지정)
     • (고용부)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 (여가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 (여가부) 청년여성 역량 강화 
     • (고용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 (산업부)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산업부)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 (인사처)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7·9급)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신산업분야 편입 확대

1-2.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산업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 (고용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 (고용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크레딧) 
     • (고용부)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구축(K-디지털 플랫폼) 
     • (고용부)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농식품부)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 (고용부) 기업대학 
     • (고용부)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
     • (고용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고용부) 해외 취업지원 
     • (국토부)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 (중기부)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 (농식품부)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 (해수부) 국제옵서버 인력 확대
     • (해수부)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육성
     • (통일부) 탈북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
     • (산업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 (방사청)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분야 전문교육 제공
     •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 (보훈처)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 (국방부)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 (농식품부) 청년귀농 장기교육
     • (과기부) K-Shield 주니어
     • (병무청)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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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2-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 (중기부)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 (중기부) TIPS(팁스) 프로그램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과기부)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 (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 (중기부) 혁신창업펀드 
     • (중기부) 재도전 성공 패키지 
     • (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교육부) 대학창업펀드조성
     • (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 (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농식품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 (조달청)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 강화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해수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 (중기부)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 (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 (문체부) 게임기업 육성 지원
     • (환경부)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문체부)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 (국토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내 희망상가 공급
     •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매장 활성화 
     • (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농식품부) 청년식품창업Lab 운영
     • (농식품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농식품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 (중기부) 우수벤처기업 공동채용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3-1.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고용부)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3-2. 청년 노동권익 보장 
     •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 (고용부) 직장내 성희롱 근절 강화 
     • (고용부)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여가부)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 (고용부) 근로감독 강화 
     • (고용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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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채용 기반 구축 
·직장 문화 개선

4-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기재부·행안부)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 
     •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추진 
     • (고용부)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 (인사처)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 정착 지원

4-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고용부)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고용부) 출산·육아 참여권리 보장 

<표 1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주거 분야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 (국토부)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 (국토부)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국토부)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 (국토부)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 (국토부) 청년 특화주택 역세권 리모델링형 
     • (국토부) 청년 특화주택 기숙사형 
     • (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2. 대학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경감
     • (교육부) 대학기숙사 확충 
     • (교육부) 대학기숙사비 부담 경감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국토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 (국토부)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 (국토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부)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 (국토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개선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3-1.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국토부)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국토부) 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 패키지 지원 

3-2.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국토부) 노후고시원·반지하 주택 등 매입 청년주택 리모델링 
     • (국토부) 불법 건축물 감독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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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4-1.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국토부)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신설·운영 
     • (국토부) 좋은 청년주택 시범 설치 

4-2.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국토부) 주거포털 마이홈 개선 
     • (국토부)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운영 

4-3.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 (국토부) 공유주택 펀드 투자 

4-4.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조성
     • (국토부)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지정

<표 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교육 분야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교육부) 국가장학금 
     • (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농식품부)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 (교육부) 인문 100년 장학금 
     • (과기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교육부)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교육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교육부)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교육부) 대학 입학금 폐지 
     • (교육부) 꿈사다리 장학사업 
     • (농식품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2.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교육부)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1-3.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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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2-1.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교육부) 3단계 LINC 육성사업 기획 추진 

2-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산업부) 산업 혁신인재 성장 지원 
     • (중기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 (과기부)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 (산업부) 미래에너지 인력 양성  
     • (농진청)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 (해수부) ICT 기반 수산 전문인력 양성 
     • (문체부)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 (문체부)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 (문체부)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 (방통위) 대학연계 미디어 교육 
     • (특허청)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및 리더양성 
     • (교육부)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 (환경부) 환경 분야 특성화고 지정·확대
     • (특허청) 발명·특허 분야 특성화고 지정·확대
     •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 (교육부) 글로벌 산학협력 역량 강화
     • (과기부)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 (과기부)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 (과기부) SW마에스트로 과정
     • (과기부) SW중심대학
     • (과기부)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 (농진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 (고용부) 산업현장 수요맞춤형 청년 기술인력 양성 
     • (과기부)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 (해수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 (과기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 (과기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 (과기부) 인공지능 핵심고급인재 양성
     • (과기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과기부) 차세대 보안 리더 
     • (식약처)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R&D) 
     • (식약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 (식약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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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미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 (교육부) 고졸자 후속 관리 도입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교육부) 청년(대학생) 진로 및 정신건강 등 토털케어 지원 
     • (고용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 (교육부)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 (고용부)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확대 
     • (국방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 (교육부) 취업준비생 및 직업 전환자 지원 강화  
     • (과기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과기부) 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 인력양성
     • (고용부) 일학습 병행제 
     • (농식품부) 농업계 대학지원
     • (국토부) 물류 전문인력(고교, 대학) 양성 지원
     • (국토부)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 (해수부) 청년 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과기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 (과기부)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 (농식품부)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사업

3-3.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조성 
     • (교육부)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 (교육부) 마이스터대 도입
     • (교육부) 신산업분야 특화선도 전문대학 지원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1.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 (교육부) K-MOOC 2.0 구축 
     • (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온라인 지원 강화 

4-2.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 (교육부) 평생 배움터 구축

4-3.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 (교육부)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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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복지·문화 분야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 
     • (복지부) 청년희망계좌(가칭) 통합 및 운영 개선 
     • (국방부)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1-2. 청년 부채부담 경감 
     • (금융위)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 

 2. 청년 건강 증진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마음건강 특화사업) 
     • (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마음건강 바우처) 
     • (복지부·여가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자살예방) 
     • (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중독예방)  

2-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복지부) 청년 국민건강 검진 무료 실시 
     • (복지부)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 (문체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국토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 (복지부)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 (복지부)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여가부) 위기 청년 자립 지원 
     • (여가부)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 (여가부) 이주배경 청년 지원
     • (여가부)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3-3.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교육부)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 (문체부)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3-4.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 
     • (복지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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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4-1.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 혁신을 응원   
     • (문체부) 청년 콘텐츠기업 모험투자펀드  
     • (문체부)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및 신기술 게임개발 지원  
     • (문체부)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4-2.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 (문체부) 청년 사회 첫걸음 문화누리카드  
     • (문체부) 청춘 마이크 사업 
     • (문체부) 청년관광 지원
     • (문체부) 생활속 문화시설 확대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소규모창작공간 등)  
     • (문체부) 청년 삼삼오오 인문실험 
     • (문체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지원 
     • (문체부)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 (문체부)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문체부) 프로스포츠 연맹·구단 인턴십 지원 

4-3.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 (문체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기준 완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 (문체부)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지원
     • (문체부)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 (문체부) 문화 PD 운영
     • (문체부) 1인 광고콘텐츠 및 청년창작자 콘텐츠 제작 지원 

<표 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참여·권리 분야

중점과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1-1.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 (국조실) 청년참여 20-30 
     • (교육부) 대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 청년참여 강화 
     • (국토부) 주거정책 결정기구 청년참여 확대 

2-1.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 (권익위·국조실) 청년의제 공론화장 운영 
     • (국조실) 청년 거버넌스 확대 
     • (권익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청년제안 및 제도개선 활성화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2-1.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 (국조실) 청년정책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 (국조실)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 (국조실·법제처)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 

2-2.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 (행안부) 자치분권형 청년정책 지원 
     • (국조실)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마련 

2-3.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 (국조실)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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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3-1.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 (고용부) 온라인 청년센터 
     • (행안부) 지역별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 
     • (고용부) 오프라인 청년센터

3-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 (행안부)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 (문체부) 청년두레 지원 
     • (중기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 (문화재청)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4-1.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 (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 (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 (금융위) 청년 금융교육 지원 
     • (교육부) 대학 인권센터 설치 강화 
     • (공정위)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4-2.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 (외교부)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 
     • (통일부) 한반도 평화정착 청년참여 활성화 
     • (환경부) 글로벌 청년 기후변화 해커톤
     • (여가부) 한·아세안 청년 서밋 
     • (농식품부)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 (교육부)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 (보훈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Ⅲ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의 과제

생애주기에 적합한 정책 마련01

◑    후기청소년기의 특성과 정책 필요를 충분히 탐색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용(취업) 지원을 향후 늘려야 할 사회서비스 1순위로 선택한 후기청소년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진로탐색과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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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에만 집중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예를 들어, 후기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일 경험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대학의 진로센터와 연계하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미진학 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생애주기에 적합한 정책별 대상 연령을 설정하고, 동일한 정책 사업이라도 연령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마련하여 함. 

일례로, 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마련을 들 수 있음.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해당 시설의 이용 대상 연령이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므로 후기청소년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실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에 특화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

정책 간,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02

◑    「청소년 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의 대상 연령이 중첩되고, 만 19세~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은 

위의 두 기본계획의 정책대상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후기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 간의 연계가 필요함 

‥        후기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진로 및 직업 선택 관련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의 청년센터 등과 연계 및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청소년 참여기구에 후기청소년의 꾸준한 참여가 포착되며, 참여 및 권리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모두의 주요 영역인 만큼 청소년 참여기구와 청년 참여기구 간의 연계 및 연대를 도모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규모를 확대하고 아동 

및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후기청소년의 자립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

‥        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탐색 지원 상담 제공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재원재단의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사업과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서로 적극 협력하고 연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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