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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515,051

결혼 이민자
173,882

유학생
160,610

외국 국적 동포
303,245

기타 외국인
626,130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251,966

한국 국적 취득자
185,728

(전체: 2,216,612명)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한국 국적 취득자외국 국적자

중국(한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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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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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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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북아메리카
949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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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기타서남아시아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 주민 자녀(2019년)

한국 국적 취득자의 이전 국적(2019년)외국 국적자의 국적별 분포(2019년)외국 국적자의 유형별 체류 기간(2019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구

행정안전부

시 � 도별 외국인 주민(201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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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현황
2,217

(단위: 천 명)

국적 취득 여부별 성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9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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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및 다문화 출생자 수

외국 국적자의 유형별 체류 기간(2019년)

통계청(각 연도)

외국인 주민 비율(2019년)

울릉도

독도

강원도
38,504

경상북도
104,596

경기도
720,090

제주특별자치도
34,473

울산광역시
37,284

부산광역시
77,968

인천광역시
130,292

충청북도
74,880

세종특별자치시
9,814

충청남도
127,057

대전광역시
34,148

전라북도
62,151

광주광역시
43,053

전라남도
68,719

서울특별시
465,885

경상남도
134,675

대구광역시
53,023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외국인 주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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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외국 국적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주민(명)

50,000

500,000

10,000

2010년 2019년
2010-2019년

 변화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비율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비율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주민 
증가

 외국인 
주민 

증가율 

전국  1,139.3  2.3  920.9  96.5  121.9  2,216.6  4.3  1,778.9  185.7  252.0 1,077 94.6

서울  336.2  3.3  283.3  33.9  19.0  465.9  4.8  390.2  42.2  33.5 130 38.6

부산  41.4  1.2  32.8  2.9  5.7  78.0  2.3  60.5  6.0  11.5 37 88.5

대구  26.0  1.0  20.3  1.8  3.9  53.0  2.2  40.1  4.3  8.6 27 103.9

인천  63.6  2.3  49.7  6.1  7.8  130.3  4.4  100.2  14.7  15.5 67 104.9

광주  16.6  1.2  12.7  1.2  2.8  43.1  2.9  33.3  3.3  6.5 26 158.9

대전  19.7  1.3  15.6  1.3  2.9  34.1  2.3  25.1  3.1  5.9 14 73.3

울산  19.4  1.7  15.1  1.4  2.8  37.3  3.3  28.6  3.1  5.5 18 92.6

세종  4.3  2.8  3.2  0.3  0.7  9.8  2.9  7.8  0.7  1.3 6 128.1

경기  337.8  2.9  279.0  28.9  30.0  720.1  5.4  594.8  60.4  64.9 382 113.2

강원  19.0  1.3  13.4  1.8  3.9  38.5  2.5  27.0  3.8  7.7 19 102.2

충북  30.1  2.0  23.2  2.2  4.7  74.9  4.6  59.8  5.4  9.7 45 148.5

충남  48.9  2.4  38.4  3.5  7.0  127.1  5.8  104.0  8.2  14.8 78 160.0

전북  28.5  1.5  20.5  2.1  5.8  62.2  3.4  44.0  5.6  12.6 34 118.5

전남  31.3  1.6  21.5  2.4  7.5  68.7  3.8  47.8  6.0  14.9 37 119.5

경북  46.7  1.7  36.0  2.9  7.7  104.6  3.9  81.8  7.1  15.6 58 124.2

경남  66.8  2.1  53.9  3.6  9.3  134.7  4.0  105.9  9.7  19.1 68 101.6

제주  7.3  1.3  5.5  0.6  1.3  34.5  5.2  28.0  2.1  4.3 27 369.1

행정안전부(각 연도)**2010년은 1월 1일 기준이며 2019년은 11월 1일 기준임.

**2010년 세종시 자료는 2015년 1월 1일 기준임.

외국인 주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은 2019년 기준 수도권에 132만 명이 거주하여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4%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순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분포한다. 2010년 대비 2019년 외

국인 주민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 인천 등이

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충남, 광주, 충북 등이다.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충남, 경기, 제주가 5% 이상으로 높

다. 특히 충남과 제주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3%P 이상 증가하였다. 

시 � 군 � 구 수준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 비율

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시 � 군 � 구가 10개에 달하는데, 충북 음

성군(15.0%), 서울 영등포구(14.1%), 경기도 포천시(13.2%) 등 수도

권 및 수도권 인접 지역이 높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노동력이 제조

업에만 머물지 않고, 건설업, 도�소매업, 농업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면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

적 동포 등으로 구분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경우 3년 미만 

체류자가 많고, 결혼 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체류자가 많다. 국적별로는 중국 및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베트남, 

타이,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체류자가 많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취득 이전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및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혼인 귀화자와 일반 귀화자로 나뉘는데, 2015년 기준 

혼인 귀화자는 9.3만 명이며, 일반 귀화자는 5.7만 명이다. 특히, 동

남아시아 지역은 결혼 후 귀화자가 많은 편이며, 중국 및 중국 동포의 

경우 역시 혼인 귀화자가 일반 귀화자에 비해 많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중국 및 중국 동포),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

다. 혼인 귀화자 및 결혼 이민자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많다. 결혼 이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혼인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통계의 종류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 관리 기관 내용 통계 대상 통계 수록 기간

출입국자
통계

법무무
모든 외국인 
입출국 통계

외국 국적 매년

체류 외국인 
통계

법무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통계
(불법 체류자 포함)

외국 국적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통계

외국 국적,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매년
(2006년 이후)

인구 총조사 중
외국인 통계

통계청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통계

외국 국적
2015년 까지는 

5년 마다, 
2016년 이후 매년

기관별 외국인 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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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계청(각 연도)*외국인 주민 자녀는 국적법 2조에 근거하여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임.

외국인 출입국

법무부(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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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중 승무원은 제외함.

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통계 수집 목적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서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외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지역 사회 정착 지

원 시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통계청은 인구 총조사 범주의 

하나인 외국인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계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주가 달라 통계량 역시 일치하지 않

는다. 

출입국자 통계는 모든 외국인의 입출국 통계로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출입국자 수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중 외국인 통

계는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체류 외국인 통계가 가장 많고, 외국 국적 뿐만 아

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를 포함한 외국인 주

민 현황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인구 총조사 중 외국인 통계의 외국인이 가장 적다. 국적을 기준으

로 한 외국인과 인종(민족)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주민에 따라 통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외국인 주민은 54만 명으로 총인구의 1.1%를 차지

했으나, 2019년에는 222만 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4.3%를 차지

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중 80.2%인 178만 명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고, 8.4%인 19만 명은 혼인 및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

람이며, 11.4%인 25만 명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인 주민의 자녀이다. 이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외국인 근로

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남성이, 결혼 이민자의 경우 여성이 많다. 한국 국적을 취득

한 사람 중에도 여성이 많은데 이는 결혼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인 가구는 

2020년 현재 54만 가구(가구원 110만 명)이며, 내국인과의 결혼 등

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구는 37만 가구(가구원 110만 명)에 이른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정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2010년 인구 

총조사까지는 다문화가구를 외국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로 정의하

였으나, 2015년 이후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

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정의하여 외국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를 분리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

는 국제결혼을 통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9년 기준 다문화 가

구에서 출생한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9%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구는 특수한 가족 형태가 아닌 우리나라 내 보편적 가족 형태가 되

고 있다.

외국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결

혼 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

반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외

국인 주민은 외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자로 구분되며, 한국 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

민 자녀로 구분된다. 2010년 대비 2019년 외국인 주민은 95% 정도 

증가하여 총 222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 취득

자, 외국인 주민 자녀의 비율은 각각 80.2%, 8.4%, 11.4%이다.

*국내 출생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 자녀(12,660명)도 포함됨.

(천 명, %)



136 137

2019년 다문화 가구의 혼인 유형은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자

의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남편이 17.2%, 귀화자

는 13.5%였다. 전체 결혼 대비 다문화 결혼 비율이 15%를 넘는 

시 � 군 � 구는 48개로 그 분포는 다문화 출생아 비율이 높은 지역과 유

사하다. 시 � 도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다문화 결혼 건수가 

많았으며, 제주(13.2%), 전남(11.8%), 충남(11.8%), 전북(11.2) 순

으로 다문화 혼인 비율이 높았다.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

의 초혼 연령은 28.4세로 국내 전체 아내의 초혼 연령인 30.6세보다

는 2.2세 낮지만, 지속적으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초

혼 연령은 반대로 국내 전체보다 다문화 혼인의 초혼 연령이 높다. 다

문화 혼인 중 남편의 국적별 비율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 미

국, 베트남 순이며 일본은 2009년에 비해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다문화 혼인 중 아내의 국적별 비율은 베트남, 한국, 중국 순이었으

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2009년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

디아 순이었으나, 2019년 현재는 베트남, 타이, 필리핀 순이다. 

2019년 다문화 가구의 이혼은 외국인 아내가 47.1%, 귀화자가 

37.3%, 외국인 남편이 15.6%였다. 다문화 가구의 혼인과 비교할 때 

귀화자의 이혼 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인 아내의 귀화 후 이혼이 포함

된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이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적별 이혼을 살펴보면 남편의 국적은 우리나라를 제외

하고는 중국, 일본, 미국 순이며, 아내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

핀 순이다.

통계청

다문화 가구 비율(2020년)

울릉도

독도

강원도
29,444

경상북도
55,871

경기도
317,206

제주특별자치도
17,626

울산광역시
21,384

부산광역시
47,132

인천광역시
73,298

충청북도
37,645

충청남도
58,086

대전광역시
22,850

세종특별자치시
5,318

전라북도
43,832

광주광역시
23,857

전라남도
49,750

서울특별시
187,239

경상남도
69,317

대구광역시
33,373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다문화 가구
비율(%)

3.0
2.5
2.0
1.5
1.0

다문화 가구원

내국인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 이민자)

외국인(기타)

다문화 가구원(명)

300,000

5,000

50,000

다문화 가구 증가

다문화 가구의 인구 동태

연도
전체 다문화 가구 전체 대비 다문화 가구 비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08년  465.9  246.1  327.7  116.5  13.4  1.0  36.6  12.4 2.9 0.4 11.2 10.7

2009년  444.8  246.9  309.8  124.0  19.0  1.3  33.9  13.7 4.3 0.5 10.9 11

2010년  470.2  255.4  326.1  116.9  20.3  1.5  35.1  14.3 4.3 0.6 10.8 12.3

2011년  471.3  257.4  329.1  114.3  22.0  1.6  30.7  14.5 4.7 0.6 9.3 12.6

2012년  484.6  267.2  327.1  114.3  22.9  1.6  29.2  13.7 4.7 0.6 8.9 12

2013년  436.5  266.3  322.8  115.3  21.3  1.6  26.9  13.5 4.9 0.6 8.3 11.7

2014년  435.4  267.7  305.5  115.5  21.2  1.6  24.4  12.9 4.9 0.6 8 11.2

2015년  438.4  275.9  302.8  109.2  19.7  1.7  22.5  11.3 4.5 0.6 7.4 10.3

2016년  406.2  280.8  281.6  107.3  19.4  1.9  21.7  10.6 4.8 0.7 7.7 9.9

2017년  357.8  285.5  264.5  106.0  18.4  2.0  21.9  10.3 5.2 0.7 8.3 9.7

2018년  326.8  298.8  257.6  108.7  18.1  2.2  23.8  10.3 5.5 0.7 9.2 9.4

2019년  302.7  295.1  239.2  110.8  17.9  2.6  24.7  9.9 5.9 0.9 10.3 8.9

통계청(각 연도)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 중 동북아시아 출신 비율(2020년)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 중 동남아시아 출신 비율(2020년)

울릉도

독도
강원도
3,116

경상북도
5,185

경기도
80,966

제주특별자치도
2,517

울산광역시
3,225

부산광역시
5,992

인천광역시
19,327

충청북도
5,280

충청남도
8,741

대전광역시
2,968

세종특별자치시
747

전라북도
4,619

광주광역시
2,758

전라남도
4,381

서울특별시
55,958

경상남도
7,152

대구광역시
3,775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 중 
동북아시아 출신 비율(%)

70
60
50
40
30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

결혼 이민자(남자)

혼인 귀화자(남자)

결혼 이민자(여자)

혼인 귀화자(여자)

10,000

50,000

1,000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명)

울릉도

독도

강원도
4,200

경상북도
9,715

경기도
27,984

제주특별자치도
2,092

울산광역시
3,206

부산광역시
6,084

인천광역시
6,351

충청북도
5,414

충청남도
8,268

대전광역시
3,134

세종특별자치시
656

전라북도
6,763

광주광역시
3,913

전라남도
8,250

서울특별시
9,790

경상남도
12,200

대구광역시
5,432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명)

25,000

10,000

1,000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 중 
동남아시아 출신 비율(%)

70
60
50
40
30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

결혼 이민자(남자)

혼인 귀화자(남자)

결혼 이민자(여자)

혼인 귀화자(여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 � 도별 다문화 가구(2015년, 2020년)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일반 가구 대비 다문화 가구 비율 2015-2020년 증가율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전국  19,111  20,927  299  368  1.6  1.8  9.5  22.9 

읍부  1,696  2,022  33  45  1.9  2.2  19.2  38.1 

면부  1,928  2,008  37  39  1.9  2.0  4.2  5.6 

동부  15,488  16,897  229  284  1.5  1.7  9.1  23.6 

서울  3,784  3,982  64  70  1.7  1.8  5.2  9.0 

부산  1,336  1,405  13  15  1.0  1.1  5.2  18.2 

대구  929  986  9  11  0.9  1.1  6.2  27.6 

인천  1,045  1,147  18  25  1.8  2.2  9.7  38.4 

광주  567  599  6  8  1.1  1.3  5.7  25.2 

대전  583  631  6  7  1.0  1.2  8.4  21.1 

울산  423  444  6  7  1.4  1.6  4.9  16.5 

세종  75  139  1  2  1.2  1.2  84.9  80.2 

경기  4,385  5,098  84  111  1.9  2.2  16.3  31.2 

강원  606  661  7 ㅅ 9  1.2  1.4  9.1  22.3 

충북  602  679  9  12  1.6  1.8  12.8  28.4 

충남  796  892  15  19  1.8  2.1  12.1  25.8 

전북  717  756  11  13  1.6  1.7  5.3  17.0 

전남  721  762  13  15  1.8  1.9  5.7  14.7 

경북  1,063  1,132  14  17  1.3  1.5  6.5  20.8 

경남  1,258  1,350  18  22  1.4  1.6  7.3  20.9 

제주  220  263  4  5  1.8  2.1  19.4  37.5 

통계청(각 연도)

(천 가구, %)

다문화 가구의 인구 동태를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동태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인

구학적 중요성이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출생아의 감소, 사망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2020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결혼 적령기 인구의 감소와 

여러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혼인 감소는 혼인 건수의 급감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인구 동태적 측면에서 다문화 가구의 인구 동태는 출생아의 감소, 사망자의 증가 등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동태와 비슷하며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혼인과 이혼은 전체 혼인

과 이혼 중 대략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 건수가 2010년대 중반 줄어들어 다문화 가구의 출생자도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 전

체 출생자의 감소 폭이 커 다문화 가구의 출생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전

체 출생의 2.9%에 해당하던 다문화 가구 출생 비율은 2019년 현재 5.9%에 달하고 있다. 사망의 경우 전

체 대비 비율은 낮으나 다문화 가구의 증가로 사망자와 전체 대비 사망자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구의 혼인은 201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이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혼인 비율 역시 동일한 추세

로 2019년 현재 전체 혼인 건수의 10.5%에 해당한다. 다문화 이혼은 2010년 전후에 가장 많았고 이후 줄

어드는 추세이며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는 8.9%에 달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의 출생은 유형별로 외국인 모, 외국인 부, 귀화자로 나

누어 살필 수 있다. 2009년 대비 2019년 귀화자 부모의 출생 유형이 

증가한 것은 결혼 이민자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귀화자가 되었기 때

문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를 보면 다문화 가구의 모의 연령이 

2009년에는 20-24세가 가장 많았지만 2019년에는 30-34세가 가

장 많아 모의 연령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우리나

라 전체 전국과 비교할 때 다문화 가구의 모의 출생 연령이 낮을 것

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 가구의 출생 성비는 전국과 크게 다르지 않

았다. 2019년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 출생아의 비율이 10%를 넘는 

시 � 군 � 구는 55개로 전통적인 농촌지역과 경기도의 안산시와 시흥

시, 서울의 금천구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시 � 도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순으로 다문화 출생아가 많았으며, 다문화 출생아의 비율

이 가장 높은 시 � 도는 전북이었다(8.1%). 다문화 사망의 경우 다문

화 가구 내 출생 기준 한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중 귀

화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 출생(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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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기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부터의 출생

부와 모 중 한쪽이 귀화자 
또는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출생 기준 
한국인 모로부터의 출생

귀화자

외국인 부

외국인 모

(천 명(건), %)

다문화 가구는 귀화자 또는 결혼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외국인 가구와

는 다른 개념이며, 내국인 가구 중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거나 그 자녀

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2020년 현재 다문화 가구는 일반 가구의 1.8%인 37만 가구이며, 2015년 대

비 2020년 다문화 가구의 증가율(22.9%)은 일반 가구 증가율(9.5%)의 2.4배에 이른다. 일반 가구의 수

도권 비율은 48.9%인데 반해 다문화 가구의 수도권 비율은 56%에 달해 다문화 가구 역시 수도권에 밀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 � 도는 5년 동안 15% 이상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였으

며 제주의 경우 37.5%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대비 2020년 동부나 읍부의 다문화 가구 증가율에 비

해 면부의 증가율이 낮은데 이것은 일반 가구에서와 동일한 현상이며, 면부의 다문화 가구원은 2019년 

137,055명에서 2020년 136,508명으로 줄어들어 다문화 가구의 도시로의 집중을 반증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 비율 3% 이상인 지역은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경기도의 안산시, 시흥시, 오

산시, 부천시, 포천시, 인천의 부평구, 충북의 음성군, 진천군, 전남의 영암군 등이다. 수도권, 충청 지역

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역시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으며,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전통적인 농

촌 지역 역시 국제결혼의 영향으로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다. 다문화 가구원은 109만 명이며, 이중 내국

인은 68만 명(출생자 포함), 내국인 귀화자가 20만 명,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17만 명, 기타 외국인이 4

만 명에 이른다. 시 � 도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다문화 가구원 중 기타 외국인의 비율

이 다른 시 � 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문화 가구의 구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출생 포함)과 외국

인 결혼 이민자 또는 내국인(출생 포함)과 내국인(귀화자)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다문화 가구의 59%

인 22만 가구에 이른다. 

다문화 가구를 이루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혼인이다.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서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북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주

로 수도권에 분포하고,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 분포하는 양

상이 나타난다.

다문화 가구 혼인(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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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

출생 기준 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의 혼인

남자 또는 여자 
어느 한쪽이 귀화자
또는 남녀 모두 귀화자인 경우

외국인 남자 + 
출생 기준 한국인 여자의 혼인

귀화자

외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다문화 가구의 혼인과 이혼(2019년) 국적별 다문화 가구의 혼인과 이혼(2009년, 2014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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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구의 초혼 연령과 이혼 연령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혼인 이혼

국적 2009년 2014년 2019년 국적 2009년 2014년 2019년

남편

한국 73.5 67.3 72.9 한국 73.9 74.4 74.1

중국 10.1 9.5 8.2 중국 9.9 11.8 13.2

미국 3.9 7.2 6.1 일본 11.9 8.6 4.5

베트남 0.1 1.2 2.6 미국 1.9 1.9 2.8

캐나다 1 2 1.5 베트남 0.1 0.2 1.1

일본 7.2 4.8 1.1 캐나다 0.2 0.4 0.6

기타 4.3 8 7.7 기타 2 2.7 3.7

아내

한국 21.3 24.4 17.7 한국 23.7 19 17.1

베트남 21.4 20.9 30.4 중국 55.3 44.3 37.8

중국 37.8 29.5 20.3 베트남 10 20.3 26.5

타이 1.5 1.8 8.3 필리핀 2.7 4.7 3.9

일본 3.4 5.5 3.7 캄보디아 0.8 1.8 3.1

필리핀 4.9 4.9 3.6 일본 1.7 2.3 2

기타 9.6 12.9 15.9 기타 5.9 7.6 9.7

(단위: %)

다문화 가구 인구 동태

다문화 가구원의 구성(2020년)

내국인
679

내국인
(귀화)
198

외국인
(결혼 이민자)
173

외국인
(기타)  43

(전체:1,093) (단위: 천 명)

통계청

다문화 가구 유형(2020년)

내국인(귀화)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

내국인(출생)+외국인(결혼 이민자)

내국인(출생)+다문화 자녀

내국인(귀화)+외국인(결혼 이민자)

기타

4002001000 300 450
(천 명, 천 가구)

25015050 350

가구(전체: 368) 가구원(전체: 1,093)

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