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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한다. 스마트폰과 OTT 

플랫폼의 확산은 전통적 공영방송의 지배적 위치를 약화시켰다. 한국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KBS의 재정적 독립성에 중대

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반면, 독일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헌법적 원칙으로 보호하며 견고한 수신료 제도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지속성과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국가의 비교를 통해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과 적응력

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세분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신뢰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이자 민주적 담론과 사회 통합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inancial challenges of public broadcaster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South Korea 
and Germany. The rise of smartphones and “over-the-top (OTT)” platforms has weakened traditional broadcasters’ dominance. In 
South Korea, the separation of license fee collection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Korean Broadcasting System’s (KBS’s) financial 
independence. In contrast, Germany upholds the independence and financial stability of public broadcaster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ensuring public service sustainability and digital competitiveness through a strong license fee system. By comparing the 
two cases, this paper underscores the need for policy measures to reinforce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adaptability of public 
broadcasters. It aims to propose strategies that enable public broadcasters to remain reliable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entral 
to democratic discourse and social cohesion in an increasingly digital and fragmented medi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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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영방송은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1년 당시 지상파 TV는 여전히 대중의 주요 정보와 오락 

매체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실시간 시청률은 약 96.3%에 달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OTT 플랫폼의 등장은 방

송매체 시장의 본격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2015년에는 스마

트폰 보급률이 약 56%에 달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튜

브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한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가 

확산되었다. 전통적인 공영방송이 구축해 온 정형화된 편성 

체계는 무너졌고 공영방송이 차지했던 매체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점차 해체되었다. 2023년에 이르러 디지털 플랫폼은 

방송 콘텐츠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상파 TV의 

실시간 시청률은 66.6%로 하락하였다. 시청자들은 이제 스

마트폰과 같은 개인화된 디바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

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공영방송이 가진 시간

적·공간적 접근성의 강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이와 함께 2023년 7월,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중단하면서 공영방송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는 재정적 독립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수신료 징수율 감소로 공영방송의 재

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익적 기능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민의 납부 선택권 보장과 권리 의

식을 강조하며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KBS는 재

원 감소로 인해 공영방송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독일의 사례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헌법적 가치로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보호하며 수신료를 핵심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단순히 콘텐츠 제공자로 한정하지 않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중심으로 인식한 결과

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은 외부의 정치적·상업적 압력

으로부터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을 보장하며 공공성을 기반으

로 한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연방헌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영방송이 공공성

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콘텐츠 개발에 지

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2]. 디지

털 미디어로의 전환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

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 역할 수행을 위한 재

정적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과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수신료 징수에 구조적 부담

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헌법적 대응 논의가 필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

경에서 공영방송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비교 분석한다. 비

교법적 분석을 통해 두 국가의 제도적 유사성과 차이를 살펴

보고 헌법적 대응의 타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

적 규범과 독립된 헌법재판소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수신료 

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신료의 법적 지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제도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식이라는 세 가지 비

교 축을 중심으로 분석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접근

은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법적·제도적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

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독일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를 갖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수신료 기반

의 공영방송 체계를 유지하며 연방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방

송의 자유와 수신료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일관된 판

례가 축적되어 있다[3]. 이러한 점에서 독일은 본 연구 주제

에 적합한 비교 국가로서 한국과의 헌법적·제도적 차이를 통

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정 위기를 헌법적 관점

에서 검토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

과 공익적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 

2-1 미디어 환경 변화와 공영방송의 과제

1) 디지털 환경에 따른 공영방송의 역할

디지털이 이끄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영방송은 기술적 

융합, 글로벌화, 민영화 및 상업화, 그리고 이념적 변화 등 복

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4]. 방송, 통신, 정보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기존 공영방송의 특권과 규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확산은 공영방송의 국가 정

체성과 지역성을 위협하고 있다[5]. 민간 미디어의 성장과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를 약화시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공영방송이 새로운 형

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

공영방송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통합

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은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

보 과잉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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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야 한다[7].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콘

텐츠 제작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업적 미디

어와 차별화된 독자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8].

유럽의 주요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 

소통과 참여형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시스템과 알고리즘 관리 같은 혁신적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9].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공영방송이 민주주의적 담론을 촉진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게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영방송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공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사

회적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공선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영방송이 안정

적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

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독립성을 유지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공영방송

의 장기적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은 필수적이다. 가드너(Gardner)는 “공영방송은 상업

적 이익이나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하

며 이를 위해 충분한 공적 자금과 자율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익적 가치를 중심에 두며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

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10]. 

안정적 재정 기반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 요

소로 공정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

러나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콘텐츠 수익화 모델의 확산

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듀브렛(Debrett)은 

“공정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상업적 이해관계나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을 요구한다.”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환경의 수

익 모델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역할에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고 설명한다[11]. 후야넨(Hujanen)은 공영방송의 재원이 

“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독립성은 보편적 접근성, 공익적 콘텐츠 제작,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

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

한다[12].

디지털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공영방송은 신뢰

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콘텐츠를 제작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유럽

방송연맹(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은 보편성, 

독립성, 혁신을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 특히,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 플랫폼 경제의 확산 속

에서도 공영방송은 국가 정체성과 지역적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재원의 독립성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영

방송이 정치적·경제적 압력에서 벗어나 공공의 신뢰를 구축

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공영방송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공

서비스 미디어로서 신뢰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Ⅲ.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

3-1 우리나라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과 쟁점

KBS는 방송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영방송 법인이다. 방송

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KBS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

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

로 한다. KBS는 1980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

무를 위탁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징수 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2023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통

령실 국민제안으로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

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

과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

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6월 16일 방통위 공

고 제2023-50호로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

부개정령(안)을 6월 26일까지로 의견 제출기한을 정하여 입

법예고한 뒤, 7월 5일 심의ᆞ의결하였다. 위 개정령안은 2023

년 7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23년 7월 12일 대

통령이 재가하여 같은 날 공포 및 시행되었다[13].

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2023. 7. 12., 대통

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으로 방송의 자유와 영업 선택

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헌재)는 2023년 7월 18일 KBS가 청구한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사

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고 2024년 5월 30일, KBS가 제

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고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2023

헌마820)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

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위 시행령 조항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고 결정했다[14]. 

헌법재판소는 2023헌마820(2024. 5. 30) 판결의 핵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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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해 방송 

운영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

부’라고 보았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

부, 입법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신

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수신료 

징수절차 변경으로 수신료 징수 금액의 변동(축소)이 발생해 

헌법이 보호해야 할 방송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입법재량 한계 일탈 여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

펴본다.

1)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

헌재가 판단하는 입법재량의 한계는 입법자가 헌법 제21

조 제3항에 따라 방송에 관한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규율을 행

할 수 있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방송법에 명시한 여러 책무를 수행하려면 

국가 및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그 조직 및 재원이 독립되어

야 한다. 헌재는 그 중 재원의 독립과 관련, “공영방송이 제대

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그 재

원조달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적정한 재정적 토대의 확립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이번 

시행령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정부가 공

영방송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KBS의 재정

적 독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수

신료 징수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KBS가 적정한 재정적 독

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14].

 2)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재량 일탈여부

헌재는 입법재량 일탈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변동 유무, KBS의 재정적 손실 여부, 통합징수 

금지의 필요성, 수신료 외의 수입 등 네 가지를 들었다. 먼저 

‘수신료 징수금액의 변동 유무’에 대하여 헌재는 “방송법 시

행령 개정안이 수신료의 결합징수 금지로 수신료의 금액이나 

납부의무자, 미납 또는 연체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KBS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KBS의 재정

적 손실 여부’는 수신료 분리고지로 수신료 미납 사례가 증가

할 우려는 있으나 미납 및 연체 수신료에 대하여 추징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게 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 수신료 수

입의 중대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난 30년간 

시행한 수신료 통합징수로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된 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요금의 고지 및 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된 점, 공영방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는 점,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한다 해도 수납

률이 축소되거나 징수비용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했

다. 셋째 ‘통합징수 금지의 필요성’에 대해 헌재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신료의 징

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

고, 잘못 고지된 경우 이를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과

오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

고 평가했다. 통합징수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

체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합징수방식이 가

장 효율적인 징수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수신료 과오

납의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익의 달성을 위해 

다른 방식의 수신료 징수를 고안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결정

했다. 마지막으로 ‘수신료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더 이상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신료 수입이 일정 부분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수입이나 방송프로그

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하여 그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14].

3-2 재정적 독립성과 공영방송 운영의 한계

수신료 분리 징수의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

립성이 약화되면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핵심 재원으로 공영방송이 상업적 광고

나 특정 이익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수신료 감소는 이러한 독립성을 약화시

키고 공영방송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  .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에서 

“수신료 징수금액의 변동 유무,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 여부, 

통합징수 금지의 필요성, 수신료 외의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통합징수에서 분리고지로 징수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수신료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이후 KBS의 수신료 수입에는 상당한 변화(감소)

가 발생했다. 수신료 총액의 변동은 지난 5년 동안 KBS 수입

의 추이(표 1 참조[15])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던 시기에는 수신료 

징수율이 사실상 100%에 달해 안정적인 징수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KBS의 수신료 수입은 감소세

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9년부터 2021

년까지는 수신료 수입이 연평균 84.8억 원 증가했으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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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개정이 처음 적용된 2023년에는 오히려 83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수신료 

수입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13]. 

수신료가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23년

의 감소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시행령

이 2023년 7월 11일 공포, 시행됐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후

속 실무작업으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은 2024년 8월에 이루

어졌다. 따라서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 실시로 KBS 재원이 

연간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KBS가 제출한 2024년 8월의 수신료 수입

실적으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이전과 이후 수입 상황을 예

측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월별 자료를 기준으로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이후 징수액을 비교한 내역이다. 2022년 8

월 수신료 수입액은 583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3년 8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수신료 수입은 약 24억 원 감소한 56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8월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달에 수

신료 수입실적은 약 67억 원 줄어든 494억 원이다. 매달 

494억 원의 수입을 예상할 때 KBS의 2024년 수신료는 총

액은 5,928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수신료 

수입의 감소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

되며 공영방송의 재정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의 핵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으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공영방송은 외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에 처했다. 수신료 수입 감소에 따라 KBS는 콘

텐츠 제작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 고품질의 공익 콘텐츠 제공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신료 수입과 방송제작비의 

지속적인 감소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역할 수

행에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번 결정에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

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KBS의 방송 운

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2022년 6,934억 원이던 KBS

의 수신료 수입이 향후 5,900억 원 내외로 1,000억 원(약 

15%) 이상 감소하는 상황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

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에 따른 공적책임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

성을 실현하며 국민에게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고 시청자의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서비스·기술

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민족문화 창달과 동질성 확보, 지역

적 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을 제작·방

영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국제 친선 목적의 대외방송과 외국 

거주 한민족을 위한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자연재해와 재

난 혹은 민방위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

다. KBS가 수준 높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며 디지털, 다채널 시대에 필요한 서

비스와 방송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히

려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수입 감소는 재

정적 어려움을 가져오며 콘텐츠 제작비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는 콘텐츠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제작비 

투자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은 KBS가 

방송법에 명시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가하며 고품질 공익 콘텐츠 제작에도 큰 차질

을 빚게 한다[16]. 표 2는 최근 3년간의 KBS 예산편성 내역 

중 방송제작비의 비중이다. 2023년 방송제작비는 6,715억 

원이었으나 2024년 6,159억 원으로 556억 원 감소하였다. 

2025년 방송제작비는 5,99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162

억 원, 2023년에 비해서는 전체 제작비의 10.7%인 718억 

원이 삭감됐다. 수신료 수입의 감소가 방송 제작비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제작비의 감소는 콘텐

츠 품질 유지 및 강화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영방

송이 고품질 공공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할 때, 

제작비 축소는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Category  2019  2020  2021  2022  2023

License Fee  6,705  6,790  6,863  6,934  6,851

 Advertisement  2,549  2,319  2,706  2,642  1,967

Others  5,312  5,233  5,514  5,729  5,426

Total Revenue 14,566 14,342 15,083 15,305 14,244

표 1. 지난 5년간 KBS의 주요 수입

Table 1. Key revenues of KBS over the past five years
  (Unit: 100 million KRW) 

그림 1.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이후 징수액 비교, 
2021년∼2024년 연도별/월별(KBS 수신료 징수 

현황자료 참고)
Fig. 1. Comparison of collected amount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license fee 
separation ordinance (2021-2024, annual/monthly)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6, No. 4, pp. 907-920, Apr. 2025

http://dx.doi.org/10.9728/dcs.2025.26.4.907 912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방송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부문의 자본변동추이를 살펴보기

로 한다. 표 3은 기술부문의 3년간 자본예산의 변동추이를 

나타낸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KBS의 기술본부와 제작

기술센터 자본예산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3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긴축 운영이 불가피해지면

서 예산 축소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기술본부의 경우, 2022

년 68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에는 173억 원으로 약 

75% 감소했다. 제작기술센터 예산은 2022년 66억 원에서 

2024년 14억 원으로 약 79% 가까이 감소했다. 

Category
2022 2023 2024

Planned Executed Planned Executed Planned

Technology 
Division

     685         526     465         238      173

Production 
Technology 
Center

      66          44       54          32       14

Total      751        570     519        270      187

표 3. 기술부문의 3년간 자본예산의 

변동추이(KBS경영평가보고서 2023 참조)
Table 3. Changes in capital budget for the technology 

sector over three years
(Unit: million KRW)

이처럼 기술과 제작 부문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대폭 축소

되면서 KBS의 방송 제작 역량과 기술 인프라에 심각한 타격

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수신료 손실이 계속된다면 공영방송

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KBS의 운영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은 명확하다.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재

정 손실이 제한적이며 방송광고 수익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적 독립성 침해를 부정했

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광고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져 공익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시한 것이다. 수신료 수입 감소

는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KBS의 적자 

규모는 2024년에만 약 1,43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

연적으로 제작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은 

광고 의존도가 낮은 대신,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자금을 통해 

고품질의 공익적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그러나 재원 부족이 

심화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공익적 콘텐츠 제작이 축소될 위

험이 있다  . 이러한 상황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

성이 있다. 공영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 사

회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 대변,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같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 공영방송이 생존을 위

해 상업적 광고 의존도를 높이거나 시청률을 우선시하는 콘

텐츠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 이러한 공익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 . 
또한, 재원 부족은 공영방송의 기술적 혁신과 디지털 플랫

폼 확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플

랫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젊은 세대 및 다양한 

소비자층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적 투

자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적 한계는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저해하며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만든다 .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감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운영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축소, 

상업적 광고 의존도 증가, 디지털 혁신 지연 등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큰 걸림

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와 

같은 안정적 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공영방송

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3 공영방송과 관련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과 독립성, 수신료의 법적 성격 등을 심

리하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주요 판례는 표 4와 같

다. 1999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

조와 제36조 제1항에 대한 심리에서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

정한 제35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부 

대상과 감면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감면 기준도 대통

령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수익적 규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 반면, 제36조 제1항에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결정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는 구조는 법률유보 원칙

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

인 수신료 결정은 국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자가 수정을 위

해 필요한 시한까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방송의 자유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의회유보 원리를 적용한 점은 방송의 

헌법적 가치를 심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토대로 다양성과 포괄성을 보장해

야 한다. 독일 연방헌재는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공영방

Category 2023 2024 2025

Expenses        15,254        13,881       13,862

Production Costs          6,715
        6,159
       (-556)

        5,997
       (-159)

표 2. KBS 2023, 2024, 2025 예산내역, 괄호는 전년대비 

감소액(2023 KBS 경영평가보고서(2023), 2025년은 

KBS 내부자료 참조)
Table 2. KBS budget details for 2023, 2024, and 2025 

(figures in parentheses indicate year-on-year 
decrease)

    (Unit: 100 m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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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기본적 정보 제공 의무(Grundversorgung)를 확립함으

로써 이를 입법적·행정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한국 헌

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수행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와 같은 소극적 접근은 방송의 자유가 특정 권력에 종속될 위

험을 방치하고 헌법적 가치의 구체화를 위한 헌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다[3]. 

2008년 결정에서 헌재는 수신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헌법

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주요 쟁

점으로 법률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심리하였다. 헌재는 방송법이 수신료와 관

련된 본질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신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영방송의 공

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헌법에 합치된

다고 판단했다. 수신료 부과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한 정당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존 

텔레비전 수상기와 다른 용도의 기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결정에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분리 징수가 방송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 통합징수 방식에서 분리징

수로의 전환은 방송법에 명시된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

으며 시행령의 개정은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는 수준에 해

당한다고 보았다. 헌재는 징수 방식 변경이 납부 의무자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 납

부 과정을 명확히 하고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에 관해서는 기존 법령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였고 새로

운 방식이 공익적 필요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

았다.

헌재의 2008년과 2024년 판결은 공영방송의 수신료 부과

와 징수 방식에 있어 상반된 접근을 보여준다. 2008년 판결

에서 헌재는 수신료 부과가 공영방송의 독립적 운영과 방송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 판단하며 국민의 

재산권보다 우위에 두는 결정을 내렸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헌법적 가치로 인정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2024년 판

결에서 헌재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징수 방식

을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로 변경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징수 방식 변화가 납부 의무자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들어 이를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연방헌재의 입장과 대비된다. 독일 연방헌

재는 방송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기본적 정보 제공 의무를 헌

법적 권리로 보호하며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수신료 제도 변경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독일 연방헌

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료의 안정적 

부과와 징수를 중대한 헌법적 요소로 간주했다. 반면, 우리 

헌재는 2024년 판결에서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한 징수 방식 변경을 허용함으로

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을 열어두었다. 헌재

의 2024년 판결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조한 기

존의 입장과 모순되며 방송의 본질적 요소를 보장해야 할 입

법적 영역을 행정적 재량에 맡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Ⅳ.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공영방송 관련 주요 결정 

독일의 공영방송 관련 헌법적 결정들을 분석함에 앞서, 한

국과의 비교에 있어 양국의 제도적·정치적 구조 및 시대적 맥

락의 차이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방

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 정책과 수신료 제도 역시 국

가 주도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방송

권한이 각 주(州)에 분산되어 있고 수신료 징수·운영 방식 또

한 주 단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17]. 이처럼 두 나라

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방식에서 구조적 차

이가 존재하며 이는 공영방송의 헌법적 위상 및 재정 운영 원

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연방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수

신료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인 헌법적 판단을 축적해 

왔으나 한국은 이러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최근에야 본격화되

었다. 그럼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

준과 제도 설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

적인 사례로서 한국의 제도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No Case Name
Date 
of 

Ruling
Subject

 1

1999Hun-Ba70
(TV License Fee 
Determination 
Unconstitutionality Case)

July 
22, 

1999

Procedure for 
Determining License 
Fee Amount 

 2

2006Hun-Ba70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Imposition of 
Subscription Fees)

Feb 
28, 

2008

The method of 
imposing license fees 
and its potential 
infringement 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3

 2023Hun-Ma820, 
2023Hun-Ma862 
(Consolidated)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Separation of 
License Fee Collection)

May 
30, 

2024

The separation of 
license fee collection 
and its potential 
infringement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표 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공영방송 관련 주요 판례

Table 4. Major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in South 
Korea regarding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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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헌법적 대응 방식을 분

석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헌법적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방향성을 모색

하고자 한다.

Category South Korea Germany

Legal 
Basis

No explicit provision for 
public broadcasting in 
the Constitution

Explicit constitutional 
protection via court 
rulings

System 
Structure

Centralized, state-led 
policy

Federal system, 
decentralized media 
governance

License 
Fee

KRW 2,500/month per 
household; collection 
recently separated

€18.36/month per 
household; unified 
collection system

Revenue 
Model

Mix of license fees, 
advertising

Primarily license fees; 
minimal advertising

Digital 
Transition

Limited investment due 
to revenue decline

Strong reinvestment in 
digital content and 
infrastructure

표 5. 한국과 독일의 공영방송 체제 비교

Table 5. Comparative overview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s: South Korea and Germany

4-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공영방송 체계가 법적으로 안정화되

어 있으며 수신료를 통한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헌법적 권리

로 인정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십 년에 걸쳐 공영방

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규정하며 이에 따른 재

정 지원과 제도 운영에 헌법적 기준을 제시해 왔다[3]. 이러

한 제도적 기반은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

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

요한 사례로 기능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독

일 기본법(Grundgesetz, GG)에 따라 설립된 최고 헌법재판 

기관으로 입법·행정·사법 모든 국가 권력의 헌법 적합성을 심

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주요 기능으로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

사, 국가 기관 간 권한 분쟁 해결, 헌법소원 심사, 정당의 위

헌성 판단 및 해산 결정,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이 있다. 연방헌

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18]. 한국 

헌법재판소와 연방헌재는 모두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법률위 

위헌 심판, 헌법소원 제도 운영, 정당 해산 심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 연방헌재는 여러 판례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고 판시해 왔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 운영 안정성, 공

익적 역할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며 공영방송이 변화하는 환경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연방헌재는 방

송의 객관적 자유 보장을 위해 기술 발전에 발맞춘 신축적인 

방송 질서를 수립하며 공영방송의 기본공급과제를 시대를 초

월해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일관된 의지를 보여왔다. 아날로

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의견 형성이라는 공

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

방헌재는 공영방송이 디지털 미디어 전환 과정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공급과제를 재정립하며 

이원방송제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공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화로 인해 방송 질서가 더욱 복잡해지

고 혼란스러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하

며 공영방송이 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재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9]. 

연방헌재는 1961년 1차 방송판결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며 방송이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로 작용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주(州)정부가 방송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도

록 한 판결은 방송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방분권적 구조

를 유지하며 다양한 의견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상업적 간섭을 방

지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3]. 

연방헌재는 1971년 판결에서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

No
Case Number

 and Date
Subject

1
BVerfGE 12, 205
· Feb 28, 1961 

Freedom of Broadcasting 
Constitutional Protection

2
BVerfGE 31, 314 
· July 25, 1971

Value-Added Tax (VAT) Freedom of 
Broadcasting

3
BVerfGE 57, 295 
· June 16, 1981

Private Broadcasters Public 
Broadcasting Duty

4
BVerfGE 73, 118 
· Nov 04, 1986 

Public Broadcasting Basic 
Information Obligation

(Grundversorgung)

5
BVerfGE 74, 297 
· Nov 24, 1987

Public Broadcasting Independence 
Diversity of Opinion Formation

6
BVerfGE 83, 238 
· Nov 28, 1991

Public Broadcasting Development 
Role in the Digital Era

7
BVerfGE 90, 60
· Augt 22, 1994

License Fee (Fernsehgebühr)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8
BVerfGE 97, 228
· Feb 25, 1998

Right to Short Reporting Freedom of 
the Press and Property Rights

9
BVerfGE 119, 181

· Sep 11, 2007
Expansion of Online Services Public 

Broadcasting in the Digital Era

10
BVerfGE 121, 30
· Mar 12, 2008

Independence and Pluralism in  
Broadcasting Freedom and Public 

Nature of Opinion Formation

11
BVerfGE 136, 9
· Mar 25, 2014

Minimizing Political Influence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12
 BVerfGE 149, 222

· July 18, 2018

Funding Mechanism for Public 
Broadcasting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Household License Fee

13
BVerfG, Beschluss 

vom
· July 20, 2021

Broadcasting Contribution Disputes 
State Responsibility for Public 

Broadcasting Funding

표 6.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공영방송 관련 주요 결정

Table 6. Major decisions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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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료를 공공적 기금으로 정의하였다. 헌

재는 수신료가 단순히 방송 서비스 대가가 아니라 공익적 목

적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공영방송이 상업적 논리에서 벗어

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라고 판시하였다. 이

와 더불어 수신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거부하

면서 수신료는 상업적 목적과 무관한 공익적 재원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공영방송이 민주주의와 여

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특정한 법적·재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다[20]. 1986년과 1987년 결정

에서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하며 공영방

송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1994년 판결은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료 결정 과정에서 정치

적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공영방송 재정수요조사

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 KEF)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KEF

는 공영방송이 필요한 재정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를 입법자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체계는 수신료

가 특정 이해관계나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한다[21].

4-2 공영방송 과제에 대한 헌법적 접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도래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역

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디지털 

플랫폼 확장, 콘텐츠 다양화, 기술적 투자 등 새로운 환경에

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

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영방송이 전

통적 매체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술적 투자와 운

영비 증가를 수신료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방
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독일은 기존의 이

분법적 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방헌재의 1987년 결정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한 판례로 평가된다. 이 

결정은 케이블 TV 및 위성 방송과 같은 뉴미디어의 확산 속

에서 공영방송이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며 공익적 역

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연방헌재는 공

영방송의 기본공급과제가 단순히 전통적인 방송 영역에 국한

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통합과 객관적 

자유 구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 뉴미디어 서비스는 공영방송에도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

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격적인 디지털 미디어에 대

한 논의가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

정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미리 준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공영방송이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뉴미디어 시

대 공영방송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한 사

례로 평가될 수 있다[22].

연방헌재는 1991년과 2007년에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

여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1991년 판결은 서부독일방송(WDR)

의 권한 부여에서 비롯됐다. 서부독일방송은 방송 기술 발전

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공영방송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주(州) 법률을 통해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해 연방

의회의원들은 서부독일방송법(WDR-Gesetz)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방송법(LRG NW)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

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1년 

11월 해당 법률에 대해 대부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공영방송의 기본 공급 과제가 디지털 기반 미

디어 환경에도 유효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공영방송이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여론 형성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지

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23]. 특히 

TV와 라디오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등 새

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법적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영방송이 변화하는 미

디어 환경 속에서도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

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2007년 연방헌재의 결정은 공영방송의 온라인 서비스 제

공과 관련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 소송은 공영방송이 전

통적인 TV와 라디오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온라인 서비스가 TV와 라디

오에 이어 “제3의 미디어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

다.”고 판단하였다[24]. 이를 통해 공영방송이 디지털 플랫

폼을 통해서도 “사회적 통합과 여론 형성이라는 공익적 역할

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영방

송의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수신료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익성 검증 절차를 통해 공영방송

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Item Description

Amount €18.36/month per household

Payment Basis Flat fee for all households

Collection Rate Over 92% nationwide

Oversight Body KEF (Independent funding commission)

Legal Basis Backed by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표 7.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핵심 지표

Table 7. Key features of Germany’s public broadcasting 
license f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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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24]. 이 두 결

정은 공영방송의 헌법적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7년 결정 이후 독일

은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2009년 발효)을 통해 기술 변

화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식과 공익성 검증 절

차를 제도화하였다. 이 협약은 공영방송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독일 연방헌재의 이러한 견해는 2018년 결정에서도 확인

된다. 2018년 판결은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에 대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 소송은 2013년 도입된 가

구당 일률적인 수신료 부과 방식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수

신기가 없는 가구 및 다주택 소유자들이 수신료 부과의 형평

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연방헌재는 공영방송이 디지

털 플랫폼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도 “여론 형성과 정보 다양

성 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가구당 수신료 부

과 방식이 이러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헌법적으로 정당한 재정 지원 방식”이라고 판시하였다[25]. 

다만,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 각 주택마다 수신료를 부

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 번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예외

를 인정하였다. 이 결정은 공영방송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에서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

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연방헌재는 공영방송

의 콘텐츠가 “모든 사회 계층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영방송이 “공공성, 독립성, 공익적 사명을 수행

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였다[25].

2021년 7월 20일, 독일 연방헌재는 작센-안할트 주정부

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거부한 것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연방헌재는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의 필수적 요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

반이 필요하며 개별 연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

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미

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은 지속되

어야 하며 기존의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넘어 인터넷과 모바

일 환경에서도 공적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연방헌재는 디지털화가 정보 접근성을 확

대하는 동시에 특정 플랫폼의 여론 집중과 필터 버블을 초래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이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영방송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콘텐츠 제작 및 기술 투자 비용이 필

수적이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재

차 강조하였다[26].

디지털 전환은 공영방송의 새로운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연방헌재는 공영방송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양

한 플랫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영방송은 기술 혁신

과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모

든 계층의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3 소결: 독일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1)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역할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기존 방송 플랫

폼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

로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은 안정적인 수

신료 기반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인프라 개선, 

온라인 서비스 확충 등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 공영방송은 모든 연령층, 특히 젊은 세

대와 디지털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민

주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은 헌법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이

를 민주주의와 여론 형성의 핵심적 공공기구로 간주한다. 이

러한 접근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제도적으로 강

화하여 공영방송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사회적 핵심 

역할을 지속하도록 뒷받침한다. 

2) 공영방송 재정 안정성 확보와 독립성 보장

연방헌재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

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규정하며 이를 단순한 재정적 자원이 

아닌 헌법적 필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이 상업적 광고나 특정 이익단체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

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독일 공영방송은 수신

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수신료 책정 과정에서 독립적 기구인 

공영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가 방송사의 재정적 필요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구조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다. 이는 공영

방송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납부율 감소와 징수 비용 증대로 인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디

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크다. 독일 사례는 재정 안정성과 투명한 수신료 결정 과

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3)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기술 혁신의 중요성

공영방송은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은 공영방송의 디지털 콘텐츠 제

작과 기술적 투자를 강조하며 미디어 소비 패턴 변화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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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새로운 세대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

헌재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확장을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

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으로 간주한다. 공영방송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미디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이 디지털 환

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정보 제공자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독일의 공영방송 모델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공익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민

주주의와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기능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공영방송이 디지털 

콘텐츠와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축소할 위험에 직면해 있

다. 재원의 감소는 공영방송의 경쟁력 약화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공익적 역할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독일 사례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기술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 확

보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

제임을 시사한다.

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위한 제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공영방송에 기존의 정보 전달을 넘

어 공론장 형성, 디지털 플랫폼 적응,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등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한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독립성 보장, 디지털 환경

에 적합한 운영 체계가 필수적이다.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5-1 공영방송의 헌법적 위상 강화

국회와 정부는 공영방송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납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공

영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

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다양한 목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헌법적 수준에

서 보장받아야 한다. 연방헌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

적 역할이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결합된 헌법적 가치임을 

공고히 하였다.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기

능을 수행한다고 판시하며 그 독립성과 공익성을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공영방송이 단순한 정보 전달

이 아니라 공적 의사형성을 위한 필수적 매체이며 언론의 자

유와 결합된 헌법적 가치임을 의미한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

는 단순한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공적 

기능을 포함하며 방송은 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

한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론장 형성을 위한 헌법적 요구이며 정치적·경제적 개입으

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27]. 

우리나라도 공영방송의 헌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수신료 

징수 방식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수신료를 단

순한 방송 서비스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헌법적 기제로 정의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발생하는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고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운

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 민주당 의

원 등 17명은 시행령으로 개정된 수신료 분리고지를 다시 통

합고지로 환원하기 위한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률안 번호 2200851, 2024. 6.24.)을 발의했

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025년 1월 21일 최상묵 대통

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었

다. 행정부가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과 독립성을 보장하려

는 입법기관의 노력을 저지한 결과로 평가된다.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공영방송의 재원 불안을 초래하여 공적 미디어

가 시장 논리나 정치적 간섭에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였다. 공

영방송의 독립성은 권력 감시와 공적 담론 형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불

확실성은 이러한 신뢰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공공 미디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다. 미디어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5-2 수신료 징수 체계와 재정 모델 재구축

디지털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효

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

제다. 독일의 가구당 부담금 제도는 모든 가구에 고정적인 부

담금을 부과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 대상을 구체화함으로

써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징수방

식은 한국의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납부율 감소와 징수 비

용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우리나

라도 가구 단위의 보편적 부담금 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납부 시스템과 모바일 결제를 포함한 

현대적 징수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징수 비

용을 절감하고 납부율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수신료의 필요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독일 KEF를 모델로 한 독립적인 공영방송 재정 평가 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EF와 같은 기구는 수신료 사

용 내역을 평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정 재원 규모를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합 재원 모델을 도입하여 공영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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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기존 수신료에 더

해 정부 보조금, 공공기금 조성, 특정 산업에서의 지원금 부

과,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처럼 일반 세금에 기반한 공공기금을 활용하거나 비영

리 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을 다각화함으로

써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기술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

보할 수 있다.

5-3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기술 투자 확대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기술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지

털 환경은 공영방송이 기존 방송 플랫폼을 넘어 새로운 미디

어 채널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영방

송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숏폼 콘텐츠, 교육적이

고 공익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적·문화적 다양성을 반영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업 미디어와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

다. 특히, 공익적 콘텐츠는 상업적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공

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지속적

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 공영방송의 사례는 이러한 방

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 독일의 공영방송은 

가구당 수신료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인프라 개선, 플랫폼 확장에 투자해 왔다. 독일 공

영방송은 젊은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적인 OTT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존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공영방송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전략은 공영방송이 새로운 소비

자층,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도달할 수 있는 핵심적

인 수단으로 작용하며 구독형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의 도입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 아울러 시청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시청자 충성도를 높이고 콘텐츠 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은 디지

털 미디어에 익숙한 시청자들의 개별적이고 다변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도구로 공영방송의 콘텐츠 소비를 촉

진하고 시청자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다. 더불어 고해상도 스

트리밍,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영방송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이는 한편 모바일 최적화 기

술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은 국제적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독일 공영방송

은 유럽 내에서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며 글로벌 콘텐츠 시

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 역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글로벌 OTT 

플랫폼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입지를 강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독일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성공

적으로 투자한 사례는 한국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공영방송

이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공영방

송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기술적 투자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공공성과 경쟁력

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과 공익성

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체계와 재정 모델을 구축

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독

일 사례는 한국 공영방송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

고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며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Ⅵ. 결  론

디지털 미디어 중심 시대는 정보 과잉과 허위 정보의 증가

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공영방송은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

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은 정치적·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뢰성 높은 콘텐츠를 제공

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이 납부율 감

소와 징수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익적 역할 수행이 위축되고 있

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독일은 수신료를 공영방

송의 헌법적 필수 요소로 인정하며 독립성과 공공성을 안정

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을 민주주

의의 핵심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수신료가 정치적 간섭 없

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독일 사례를 정책적 참고 모델

로 제시한 것은 수신료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 설계 방

식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독

일의 방송 행정 체계, 수신료 징수 구조, 헌법재판소의 판단 

시기와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제도

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 실

현을 위한 헌법적 접근 방식으로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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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신료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헌법 또는 준헌법적 수

준의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영방송을 정치적·경

제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시켜 민주적 여론 형성과 사회적 통

합이라는 헌법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법적 기

반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민 모두가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구 단위의 보편적 부담금 체계 도입

을 검토하고 독일의 공영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와 

같은 독립적 재정 평가 기구를 설치하여 수신료 책정 및 운용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신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치적 개입을 원

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 환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신료를 공영방송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기술 인프라 확충에 전략적으로 투자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모든 세

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고품질 공익 콘텐츠를 제공하고 디지

털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공공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는 한국과 독일이 모두 공영방송 제도와 헌법재판소 

체계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어 제도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비교가 가능하며 동시에 운영 방식과 헌법적 해석의 차이

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정은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공영방송 재정 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식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만, 

향후 연구에서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다양한 제도 유형을 

갖춘 국가들을 포함하여 보다 일반화된 시사점과 정책적 모

델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확장 연구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영방송의 헌법

적 정당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영방송은 오늘날에도 정보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기반으

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해

야 한다. 단순한 콘텐츠 공급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

는 공적 기반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재

정적 기반은 안정적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독일 사례와 헌법적 시사

점은 이러한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출발점

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갖춘 형태로 재정립되어  디지털 중심의 미디

어 환경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적 미디어로 기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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