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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청년이 처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취약 청년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맞

추어 2023년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1)를 명시했으며,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 다양한 취약 청년의 발굴과 지원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

련해 국내 학계에서도 특정 유형을 중심으로 취약 청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류황

석, 2023; 이상정 외, 2021), 종합적인 관점에서 취약 청년의 지원에 대해 살펴보기는 어렵다. 

1) 청년기본법 제3조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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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리하고, 후생노동성의 주요 청년 지원 정책
인 히키코모리 추진 사업과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을 살펴보았다. 두 사업은 청년의 문제를 고용, 취업지
원과 같은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과 자립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기관, 지자체, 민간기관이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방면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두 사업은 니트와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의 분절성으
로 인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에서 국내의 취약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청년복지 
제도화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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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히키코모리와 니트를 중심으로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살

펴보고 국내 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은 청년의 취약성에 주목해 정책 대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가 니트(NEET) 청년과 히키코모리(은

둔)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 니트 청년은 15~34세의 청년으로 일하

지 않고 가사도, 통학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厚生労働省, 2013. 6. 25.), 히키코모리 

청년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제외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사회참여를 거부하고, 6개월 이

상 집안에 머무르는 상태(외출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齊藤万比古 et al., 2010).

이어지는 글에서는 취약 청년을 위한 일본의 지원 정책 경과를 검토하고, 일본 취약 청년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인 니트 청년 지원과 히키코

모리 지원 사업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청년의 저활력 상태와 고립･은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지원 정책 마련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취약 청년의 지원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경과

일본에서는 니트 청년을 시작으로 히키코모리, 영케어러 등 각각의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니트 청년은 2003년 청년의 고용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

면서 청년자립･도전전략회의(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에서 발표된 청년자립도전플랜(若者自立･挑戦プラン)으

로 대책 마련이 이루어졌다(児美川孝一郎, 2010). 청년자립도전플랜은 직업적 자립을 목표로 

고용･교육･산업 정책의 연계 강화와 종합적 대책, 지자체의 주체적인 대처 등이 제시되었고, 

청년을 위한 원스톱 센터(잡카페) 설치가 추진되었다. 이를 발전시켜 2004년 12월 발표된 청년

자립･도전을 위한 액션플랜(若者の自立･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 プラン)에서는 프리터와 무업 청년 대상 기

숙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청년 자립 학원(若者自立塾), 잡카페의 내실화 등이 제안되었다(津田容

子, 2022). 2006년 1월에 발표된 청년 자립･도전을 위한 액션플랜의 개정판을 통해 프리터와 

니트 청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었고, 특히 니트 청년의 직업적 자립 지원을 위해 기초지자체, 

보건･복지기관,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된 지원 체제 구축과 전문적인 상담 제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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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설치가 제안되었다(内閣官房 et al., 2006. 1.)

히키코모리 청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후생노동성의 주도로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사업

(ひきこもり支援推進事業)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히키코모리와 그 가족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자체 

내 여러 사회자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횡단회의(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가 개최되었다(関係府省申合せ, 2021. 6. 29.). 후생노동

성이 주최한 횡단회의에서는 내각부, 내각부 산하 고독･고립 대책 담당관실, 소비자청, 문부과

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이 참석하여 부처별로 시행 중인 히키코모리 지원 관련 정책

을 정리하고, 지자체의 선진 지원 사례 소개와 지자체와의 협력･연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1년 6월부터 총 4회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같은 해 10월에 발표하고 히키코모리 지원에 대

한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 강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지원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関係府省申合せ, 2021. 6. 29.). 이 외에도 2018년 생

활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를 개정해 히키코모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각 

지역에 설치된 상담창구를 통한 자립 상담, 취업 준비 사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政府

広報オンライン, 2023. 12. 12.). 

2023년에는 사회적 고독과 고립에 대응해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孤独･孤立対策推進法)이 제정되

었다(内閣府, n.d.). 동법 제8조 1항에 근거해 2024년에는 종합적인 고독･고립대책 중점 계획

을 수립했으며, 중점 계획에는 히키코모리, 청년 무업자 등 취약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

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제시되었다(孤独･孤立対策推進本部, 2024. 6. 11.). 

영케어러와 관련해서는 2024년 6월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법 개정으로 영케어러 정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こども家庭庁, 2024a). 동법에서 영케어러를 “가족의 간

병, 그 외 일상 돌봄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과 청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18세 이상 영케어러 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모하고 있다(こども家庭庁, 2024b). 

한편 일본은 2010년 제정된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기반으로 

아동과 청년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 복지, 고용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 마련 및 추진 체제 정비

와 함께 니트와 히키코모리 등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 시책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内閣府,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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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법에 근거해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 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설치 및 아동･청
년 육성 지원 추진 대강(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수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발표된 아동･
청년 육성 지원 추진 대강에서는 니트, 히키코모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아웃리치의 내실화(전문가 양성) 등에 대

한 기본 정책과 추진 계획이 제시되었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6). 이후 2021년에 

발표된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 대강에서는 추진법의 제정 이후 사회 환경과 아동 및 청년 

문제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지원 시책의 재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고, 고립, 고독 등과 같은 새

로운 사회문제의 대응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子

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21).

3. 니트 청년 지원 정책: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으로는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후생노동성의 지역 청

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니

트와 같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15~49세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능력 향상 및 경

험 제공을 통해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厚生労働省. 2021). 전문가에 의

한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후생노동

성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다.

가. 지원 체계

후생노동성 인재개발총괄부의 위탁 사업으로, 후생노동성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 중앙센터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NPO 법인 등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 있다, 청년 자립지원 중앙센터는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직원 연수, 기관 간 정보 

교류, 업무 지도, 정보 수집 및 제공, 정보포털 사이트 ‘사포스테넷(サポステネット)’ 운영 등을 수행

한다.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광역지자체 노동국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학교 및 교육기관, 민간 지원 단체, 협력 기업, 헬로워크, 잡카

페 보건･복지기관 등 지역 내 관계 기관과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佐々木禎, 2010). 

지자체는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 입주하는 시설의 무상 대여나 임대료 감면, 홍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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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厚生労働省, 2021).

나. 사업 대상과 주요 지원 내용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15~49세2)의 취업을 하지 않고 가사나 통

학도 하지 않는 자(청년 무직자, 프리터3) 등의 근로 취약층)이며, 그중에서 취업을 목표로 취업

에 대한 의지가 인정되는 자4)로 결혼 여부, 이전 취업 경험, 서포트 스테이션 지원 경험 여부 

등에 상관없이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다(サポステネット, n.d.a). 히키코모리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히키코모리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후 연계하여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厚生労働省. 2021).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의 지원은 단계별 과정을 거치는데, 상담 예약 → 상담･면담

→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취업 활동 지원 → 정착 및 스텝업 지원(취업 후 상담) 순으로 진행된

다.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 또는 가족이 지역 내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 상담을 예약

하면, 전문가(커리어 컨설턴트, 사회복지사, 산업 상담사 등)와의 개별 상담으로 당사자 상태와 

니즈에 맞추어 취업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계한다. 당사자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습득하고 일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간다. 

지원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 강좌, 직장 체험, 비즈니스 매너 강좌, 취업 세미나, 합숙을 통

한 집중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이후 본격적인 취업 활동에서는 취

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 과정을 지원한다. 취업 이후에도 직장에서의 안정적인 근로와 중장기

적 경력 형성을 위한 상담지원, 취업자 대상 세미나 등을 제공하여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サポステネット, n.d.b).

2)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의 연령을 15세부터 만 35세 미만까지로 제한했지만,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 요구와 2020
년 후생노동성의 취업빙하기세대활약지원플랜(就職氷河期世代活躍支援プラン)에 의해 40대 무직자도 대상에 포함되었다(津田容子, 
2022).

3) 프리터(フリーター)란 학생이나 주부(남편)를 제외한 15~34세의 청년 중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거나 아르바이트, 파트타
임 등의 일을 찾고 있는 자를 말한다(厚生労働省, 2004).

4) 취업에 대한 의지가 인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厚生労働省. 2021). 
① 기관의 지원을 받아 등록 후 1년 6개월 이내 취업 활동 시작을 목표한 자 
② 취업 활동을 시작한 후 1년 6개월 이내 취업을 목표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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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커뮤니케이션 강좌
- 대인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

기 표현 방법과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배움.
- 전문 스태프와 함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잡트레
(직장 체험)

- 스태프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직장 견학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함.
- 주로 조리 보조, IT(프로그래밍), 사무보조(데이터 입력, 문서 작성), 영업 보조(전화 응대, 견

적서 작성), 물류 서비스(피킹, 포장, 발송) 등의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비즈니스 매너 강좌 - 전문 강사에 의해 실시되며,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기본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인사 방법, 
전화 응대, 메일 작성 등)을 학습함.

취업 세미나
- 취업 세미나는 직업적성검사,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와 직무경력서 작성법, 자기 PR 연습과 모

의 면접, 정신건강 케어 등 취업에 필요한 스킬 학습과 함께 취업 활동을 지원함.
- 취업 활동뿐만 아니라 취업 시 필요한 고용계약서 작성법, 노동법 강좌를 제공함.

집중훈련 프로그램

- 약 2개월간의 합숙 생활을 통해 직장실습, 자격취득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 지원자가 자신감 회복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초 능력 습득을 도모하고 최종

적으로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함.
- 일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 제공됨.

기타 프로그램
(PC강좌, WORK FIT, 

아웃리치 지원)

- (PC강좌) 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강좌를 제공함.
- (WORK FIT) 민간기업인 ㈜리쿠르트와 함께 실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 지원부

터 면접까지의 과정을 지원함(*일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 제공됨).
- (고등학교 중퇴자 등 아웃리치 지원)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이후 실업 상태를 예방하며, 학교 방문과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함.

출처: “主な支援内容”, サポステネット, n.d.b. https://saposute-net.mhlw.go.jp/yell.html

| 표 1.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지원 프로그램 |

다. 운영 현황 및 과제

사무국 역할에 해당하는 청년 자립지원 중앙센터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

역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년 기준 177개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 일본 전역

에 설치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다. 연간 이용 건수는 2006년 3만 5000건에서 2022년 약 49만 

900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1만 7000명 정도의 신규 이용자가 등록했다. 신규 등록

자 수 대비 취업률(공적 직업 훈련 참여 포함)은 2012년 42.2%였으며, 2022년에는 73.2%로 증

가하고, 약 1만 2000명이 지원을 통해 취업하거나 직업 훈련으로 연계되었다. 아울러 개별적

인 맞춤 지원을 통해 이용자 중 82.4%가 지원 참여 후 1년 이내에 취업하고 있다(サポステ

ネット, 2022).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직업적 자립에 초점을 두고 청년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취업 활동 지원 외 의료, 심리 등 종합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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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도 운영 방식 등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津田容子(2022) 연구에서는 애초 사업의 목적인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직업적 자

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자 수와 같은 성과 기준이나 취업에 초

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2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운영 

방식으로 인해 위탁기관이 자주 바뀌어 참여자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중요한 지원 서비스의 특성상 단기간 내 지역사회 내 

협력과 연계 구축이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4. 히키코모리 청년 지원: 히키코모리지원추진사업(ひきこもり支援推進事業)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은 후생노동성, 내각부, 소비자청, 문부과학성,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후생노동성의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

은 히키코모리 청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김성아 외, 2021). 후

생노동성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 개요

후생노동성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ひきこもり支援推進事業)을 통해 2009년부터 광역지

자체(도도부현, 지정도시)를 중심으로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했으며 2018

년에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되었다. 이후 2021년부터는 히키코모리 청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

을 위한 거점(쉼터, 상담 창구) 조성을 목표로 히키코모리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광역지자체

에서 기초지자체(시정촌)로 확대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기초지자체에서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이 실시되었고 상담지원, 쉼터 조성,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는 ‘히키코모리 스테이션 사

업’이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厚生労働省, n.d.). 

다만 기초지자체의 상담 창구 조기 설치와 지원 내용 내실화가 요구되어, 2022년에는 광역

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지자체의 히키코모리 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백업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초

지자체에 광역지자체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의 분소 설치, 광역지자체로부터 기초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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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 지원과 지원 방법의 노하우 전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상담지원 

체제 구축과 지원 내용 내실화 도모를 위해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을 히키코모리 스테이션 사

업으로 이행하고, 광역지자체 수준의 기능을 가진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로의 단계적 이행

을 추진하고 있다(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地域福祉課, 2022. 6. 10.). 

이 외에도 후생노동성은 2011년부터 히키코모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상담

받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한 히키코모리 지원 보급 및 개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히키코모리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지

원 대상의 이해와 지원 방법에 대한 정부 주체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内閣府, 2022. 6.).

나. 지원 체계

후생노동성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은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지원 가

이드라인 제시, 지역사회 홍보(심포지엄, 정보 포털 사이트‘히키코모리 보이스 스테이션(ひきこも

りVOICE STATION)’ 운영),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직원 및 시정촌 상담창구 직원 대상 인재 양성 

출처: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地域福祉課, 2022. 6. 10., p.14. https://www.mhlw.go.
jp/content/12602000/000953319.pdf

| 그림 1.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의 전체상 |



79일본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중심으로

연수 사업 등을 수행한다. 

광역지자체는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기초지자체는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과 히키코

모리 지원 스테이션을 운영하는데 지역 상황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기도 한다. 기

초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NPO 법인,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회복지협의회, 가족 및 당

사자 모임,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소, 헬로워크, 교육 기관, 기타 관계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地域福祉課, 2022. 6. 10.). 

다. 지원 내용

1)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設置運営事業)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는 보건･의료･복지･교육･고용 분야 등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상담 창구이다. 주요 업무는 상담창구로서 히

키코모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서비스와 기초지자체에 대한 후방 지원 및 시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김성아 외, 2021).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 사업으로 상담지원 사업, 쉼터 만

들기, 연락협의회･네트워크 구축 사업, 주민 대상 강연회 및 연수 개최 등을 수행한다. 상담지

원 사업은 상담 창구에 히키코모리 지원 코디(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임상심리사 등)를 

2명 이상 배치하여 전화, 시설 방문, 자택 방문을 통해 히키코모리 당사자 및 가족과 상담을 하

고,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 기관으로 연계하여 히키코모리 당사자를 지원한다. 임의사업으로는 

서포터 파견 및 양성 사업, 민간단체 연계 사업, 실태 조사, 다직종의 전문팀 설치 등이 선택적

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광역지자체(도도부현, 지정도시)의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는 직원양성 연수사업, 기초자치단체(시정촌)에 대한 후방지원사업(위성센터 설치)를 필수로 

수행해야 한다. 

2)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ひきこもりサポート事業)과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ひきこもり支
援ステーション事業)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ひきこもり支援ステーション事業)과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ひきこもりサポート事業)

은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두 사업은 개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며, 2개 이상의 지자

체에서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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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은 2022년부터 실시된 새로운 히키코모리 지원 사업으로 서포트 

사업의 임의사업 중 상담지원(상담창구) 사업, 쉼터 만들기, 연락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필

수로 실시한다. 상담지원 사업에서는 상담 창구에 히키코모리 지원 코디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상담과 지원 기관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당사자･가족 모임 개최, 주민 대상 강연회 및 연수 개최, 서포터 파견 및 양성, 민간

단체 연계 사업, 실태조사, 전문직 배치 등을 임의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은 히키코모리 지원의 도입을 위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2018년

부터 실시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상담지원 사업, 쉼터 만들기, 연락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 당사자･가족 모임 개최, 주민 대상 강연회 및 연수 개최, 서포터 파견 및 양성, 민간단체 

연계 사업, 실태조사 수행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임의사업 중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지

자체가 선택하여 수행한다. 임의사업은 복수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지원과 기관 연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운영 현황 및 과제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는 2022년 기준 광역지자체에 67곳, 기초지자체에 18곳이 설치되

어 있다. 또한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은 85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히키코모

리 지원 스테이션은 8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담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히키

코모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 단위의 지원 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등 히키코모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키코모리 지원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히키코모

리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有限責任監査法⼈トーマツ(2023)의 보고서에 따르

면 지원 인력의 부족 및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고, 민간기관에 위탁하

는 곳의 경우 위탁 기간과 재위탁 여부에 영향을 받아 히키코모리 지원을 장기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우며, 상담창구의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와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한 점 등

이 지적됐다. 이 외에 公益財団法⼈ 東京市町村自治調査会 조사(2021)에서도 상담창구가 명확

하지 않고, 상담창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 발굴이 어려우며 지원 기관으로의 연계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다양한 지

원 체제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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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국내 취약 청년 지원 정책에의 시사점 

이 글에서는 취약 청년과 관련된 일본의 청년 정책을 정리하고, 후생노동성의 주요 청년 정

책인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과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특정 유형의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다루었던 반면, 이 글에서는 일본의 주요 

취약 청년인 니트 청년과 히키코모리 청년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과 사업

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국내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의 문제나 취약성을 사회문제로 주목하여, 취업 지원 정책에

서 나아가 사회 복귀를 위한 회복, 직업적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대책 마련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고,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약 청년이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고용, 교

육, 심리, 의료 등 다방면에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후생노동성의 니트, 그리고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두 

사업은 후생노동성 내에서도 취약 청년 유형별 특성에 부합한 지원 사업이 개별적으로 발전하

였다. 니트 청년 지원은 노동계열인 인재개발총괄부 청년･캐리어 형성 지원 담당 참사관실에

서, 히키코모리는 복지계열인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에서 주도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

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과 협업하면서, 각 지원 대상 유형에 특화된 상담창구와 지

원 기관(지역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대상자 발굴이 이

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청년의 상황을 고려한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주관 사업으로 지역 단위

에서 NPO나 가족 및 당사자 모임 등의 시민단체, 정신보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그리고 지자

체 자체의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는 사업

은 혼합(mix)되어 실현된다.  

개별 지원 사업들이 성공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사업 모두 지역사회 내 지원 자원 

간 연계가 강조되고 주요 지원 내용에 재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히키코모리 지원 사업의 경우 

상담창구와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

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또한 민간기관 위탁 방식의 운영 또한 취약 청년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위탁 사업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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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기관의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의 경우 청년의 실질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취업률, 일

자리 연계 등과 같은 양적 지표로 정책 목표가 변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도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

약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4. 4. 16.). 그러나 다양한 유형만큼이나 복합적인 취약 청년의 욕구에 대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 인재개발총괄부 청년･캐리어 
형성지원 담당 참사관실

광역지자체 노동국

광역 자치단체(도도부현)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09년~)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06년~)

-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운영 사
업 실시

- 광역 단위의 히키코모리 지원 서비
스 제공

- 인재 육성 연수 사업
- (시정촌 대상) 위성센터 설치, 재정 

지원 및 노하우 계승 등

- (역할) 히키코모리 전문 상담 창구 
및 거점 역할 수행

- (현황) 광역지자체 및 지정도시
(67곳), 시정촌(18곳) 설치

   * ’21년부터 설치 주체를 기초지
자체로 확대 

- (주요 사업) 히키코모리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등

- (역할) 청년 취업 지원 기관
- (대상) 15~49세 니트 청년 
- (운영) 후생노동성은 설립 지원, 

민간단체가 위탁운영
- (설치) 전국 177곳 운영 중(’21년 

기준)
   * 청년 자립지원 중앙센터(1곳)에

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총괄

- (주요 사업) 상담지원(취업 상담 
등) 사업, 집중훈련 프로그램 사업 
제공)

기초 자치단체(시정촌)
-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운영

(’21~) 수행
-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18년~) 

수행
-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 사업

(’22년~) 수행

기초 자치단체 플랫폼

NPO 법인 사회복지협의회, 
가족 및 당사자 모임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구청, 
보건소, 교육기관 등 지자체 자체 지원센터

출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하였음.

| 그림 2. 일본 후생노동성의 취약 청년 지원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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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청년복지 제도화를 위해서는 기본법만으론 한계가 있어 복지 분야의 개별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각 취약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청년복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취약 청년을 위한 한국의 청년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일본의 경험을 반추할 필

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별로 청년 정책 담당 부서가 다르고 부서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면, 청년복지 사업 수행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일본에서 니트 청년 지원은 후생노동성 노동계

열인 인재개발총괄부에서, 히키코모리 청년 지원은 복지계열인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에서 총

괄하고 개별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이 수행되는 것과 같다. 실제 사업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

지만, 니트 청년 지원 사업에서는 취업률 등의 계량 지표를 관리해야 하고, 히키코모리 지원 사

업에서는 발굴과 상담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개별 사업은 분절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취

약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충분한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관계 부서, 민간 수행기관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에서 취약 청년들에게 가닿는 지원 사업

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탁 사업 운영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일본에서 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기관이 변경될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취약 청년들 또한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청년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설계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취약 청년 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지침 등 표준화와 더불

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제

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청년 친화성과 복지 전문성을 함양한 청년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

로써 사업 수행 역량의 지역 간 격차를 방지할 수 있다. 사업 위탁 기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 수

행 실적이 다를 수 있고, 인력 부족 문제가 사업 성과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 준 일본의 경험

이 가지는 함의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신체건강, 사회관계 회복과 확

장, 일 경험과 사회경제적 자립 등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네트

워크를 통해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니트 및 히키코모리 지원 

사업이 개별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NPO와 당사자 모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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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해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상황을 한국의 맥락에 맞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즉 지역 단위 기관 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This article surveys policy measures taken in Japan for socially vulnerable you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wo 
key support projects that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has embarked on targeting “hikikomori” 
and community youth. These projects shift away from transitional employment-focused approaches to the 
youth problem to customized support aimed at recovery and independent living, delivering a wide range of 
services through the network of responsibl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However, they face challenges that stem from the absence of a connection between the support for hikikomori 
and that for NEET youth. We draw from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 comprehensive welfare 
policy scheme for socially vulnerable you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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