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구 요 약 

1. 충남도정 4대지표의 특징과 문제점

● 충남도는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지표, 

행복지표, 지속가능지표와 행정에서 구축한 다양한 도정지표(이하 

충남도정 4대 지표)를 관리·활용하고 있음

● 충남도정 4대 지표를 작성 목적 및 활용, 측정과 관련된 개념적 틀, 

지표의 수준과 성격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지표는 행복지표 및 지속가능발전지표보다 지표의 수가 가장 많으며, 

총망라적 성격을 띠고 있음. 활용목적도 정책성과보다는 사회경제적 여건 

및 삶의 질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행정제도분야의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의 참여하에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의 성과와 

연계되어 있음

-  행복지표는 민선5기 충남도정 키워드인 “행복”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가 개발되고, 연구차원에서 측정은 이루어 졌지만, 실제 측정은 

충남 사회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함

-  도정지표는 행정운용 과정에서 760여개의 지표(핵심지표 89개)가 있고, 

이는 실국·실과 담당자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는 미흡함

● 충남의 4대 지표 중 세부 측정지표들 간 중복은 그렇게 많지 않음

- 행복지표는 사회지표와의 중복을 피하거나 주관적 지표의 보완 등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사회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간의 중복도 많지 않음. 

다만 거시수준의 지역과 관련된 지표에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구분 충남 사회지표 충남 행복지표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
충남

도정지표

활용초점 모니터링 중심적 
지표개발상태

/ 지표의 산출 필요

목표지향적, 
정책 성과와 연계
(정책성과 중심적)

충남
도정지표

지표의 
개념틀 

지표산출의 연속성, 
한국 사회지표와의 
연계성, 지역간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 개념적 틀이 
상대적으로 약함 

지표개발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념 
틀을 고려하여 

지표작성

지표작성의 원칙 
및 개념 틀에 

입각하여 지표체계 
구성 

실국 성과평가 
연계

지표의 
수준과 
성격

미시적-거시적 
총망라

주관적-객관적 
지표포함

미시-중범위수준
상대적으로 주관적 

지표 강조  

거시적 수준 및 
객관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조 

도정지표 위계성 
전제하며 이론 
개념 틀보다는 

조직 위계에 중점

지표 간 
중복여부 

각 지표 간 중복은 많지 않은 편이며, 거시수준의 지역과 관련 지표에서 중복 경향 

<표 1> 충남 4대 지표의 비교 및 특징   

● 이들 지표들은 개별 프레임워크구축을 통해 각각의 지표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표 간 체계화와 연계성 등은 다소 부족함

- 4대 지표간의 위상정립이나, 지표 간 비교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표간의 영역 중복과 동일 및 유사지표에 대한 지표정의가 차이가 있어 

이들 간의 지표를 통합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음



2. 충남도정 4대지표의 재구조화

1) 재구조화의 기본전제

● 본 연구는 충남 도정 4대 지표가 지표간의 중복도가 높고,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지만, 분석결과는 지표 성격과 목적이 

다르고, 중복성도 많지 않음

- 이러한 이유에서 지표의 “통합”보다는 지표 성격과 목적을 살리고, 활용도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의 개념으로 설정함

기둥(구분) 총 지표
완전중복지표* 유사중복지표**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인적/개인(건강) 86 4 4.7% 19 22.1%

사회 110 4 3.6% 10 9.1%

경제 58 4 6.9% 2 3.4%

환경생태 47 2 4.3% 2 4.3%

거버넌스 89 5 5.6% 10 11.2%

합계 390 19 4.9% 43 11.0%

* 완전중복지표 : 지표의 내용과 측정 방법이 같은 지표

** 유사중복지표 : 지표의 내용은 같지만 측정방법이 다른 지표

<표 2> 도정 4대 지표의 중복성

● 이에, 충남도정 4대 지표 검토에 있어 새로운 지표의 추가는 최소화하고, 

새로운 여건변화나 대폭적인 변경의 필요 이유가 없을 경우 현재의 

지표를 존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충남도정 4대 지표 간의 상호관계는 ‘순환적 보완관계’로 설정함

- 그 이유는 개인에게 행복이 중요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침해하거나 

미래 후손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환경, 생태 등)을 과도(회복불가능)

하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임

- 도정의 운영방향이 도민행복에 있다면 도민행복을 저해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중장기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이는 사회지표와 행복지표도 동일한 

관계로 해석되고,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임

<내용적 관계> <위치적-기능적 관계>

<그림 1> 각 지표간의 관계 설정

2) 도정지표의 재구조화 

● 지표 재구조화 기준으로 영역(domain)과 주제(theme)별로 구분함

- 영역별 기준은 비교적 가치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이며, 정책목적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에, 주제별 기준은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정책방향성 제시를 비롯하여 지표 재구조화의 목적 등이 반영되는 방식임 

 



- 지표 재구조화는 ‘기둥(pillars)-영역(domain)-하위 영역(sub-domain)-

지표(indicators)’의 분류체계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주제와 영역의 혼합, 그리고 위계적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임

- 특히, 기둥(pillars)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수용가능하고, 지표의 

활용 및 관리차원에서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지역발전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영역설정은 포괄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회지표의 분류기준을 적용

하며, 각 영역별 하위차원 및 지표를 재배치하는 방식임  

● 지표 재구조화는 행복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지표를 먼저 설정하고, 

도정지표는 향후 배치하는 방법으로 함

- 행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정지표는 760여개로 너무 많고, 중복성이 높아, 

89개의 핵심지표만 별도로 추가하여 관리함

- 지표는 각각의 지표별로 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하고, 각각의 지표를 유사도 

등에 따라 정리고, 이들 지표의 성격과 지표정의, 담당실국(실과)을 제시함

기둥(pillars) 지표의 목적 지표의 측정수준

충남의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질

삶의 질
(또는 웰빙)

거시적 수준

공동체/중범위수준

미시적 수준 

<그림 2> 충남 4대 지표 재구조화의 기둥 및 목적, 측정수준



3. 도정지표 활용성 강화 방안

1) 도정지표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단계적 개선 및 확대 방안

● 도정지표의 활용도 강화를 위해서는 시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단기적 방안으로는 관리를 위주로 한 지표체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표

관리의 경우 중복된 지표는 생산 및 정책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지표는 

각 지표별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관리함

- 중·장기적 방안은 각 지표체계의 개편 시 하나의 큰 틀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현실적으로 대표지표를 선정 시 동일지표라 하더라도 측정방법, 

측정산식에 따라 유사지표로 분류되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대표지표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장기적으로 

하나의 조사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표서비스는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 체계적인 지표관리와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기관

   (예, 충남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함

- 충남의 현안 및 국가의 시책에 따라 또 다른 지표가 신규로 작성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도정의 싱크탱크인 지역연구원이 지표체계 관리를 일원화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가능한 기존의 공통적인 지표 안에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지표를 반영하고 

그 외 지표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지표실명제 도입과 지표관리위원회 구성

● 책임 있는 지표의 생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지표실명제를 도입함



- 도정지표, 사회지표 등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ies) 수립의  

주요 근거자료 제공되는 만큼 도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지표실명제를 도입하여 지속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도정의 신규사업 정책 입안 시 재구

조화된 지표와 연계하여 그 지표의 

성과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필요함

<그림 4> 정책에 지표 활용 프로세스

● 체계적·실질적 관리를 위해서 ‘지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입안 시 

지표의 삭제, 추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지표가이드북 작성도 요구됨.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작성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지표 생산부터 관리 및 정책 활용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도록 

유도함

<그림 3> 지표 체계 구성방안



2) 활용성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예) 

● 도정지표의 통합적·효과적 관리와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의 GUI환경 구축과 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함

- 충남도정 정책포탈 내 ‘지표관리’ 항목을 개선하여 도정대표지표 등 

추가하고,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계를 실시간 입력하고 책임성을 

부여하며, 정책포탈 내 직무성과계약과제 및 중장기계획 관리시스템과 지표 

관리시스템을 연동함

- 예를 들어 충남도가 총괄관리하고 연구와 정책개발 차원에서 사용자 환경

(GUI)을 제안 하고, 시스템 구축은 민간업체와 연계하고, 무엇보다 각 관련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함 

 도 기획관   ⇢ 총괄 기획, 시스템 운영

 충남연구원  ⇢ 활용방안 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디자인(안) 제시

 개발업체    ⇢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 GUI환경 구성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표중심과 실국중심 2가지 

예시를 제안함. 화면의 구성은 좌측에는 기둥을 표시해주고 우측에는 

실국 또는 실과를 보여주도록 구성함

- 화면의 위쪽에는 지표군 명칭을 보여주고, 중앙에는 지표가 나타나도록 함. 

아래쪽에는 지표 검색 후 수정, 저장, Download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 또한 지표를 선택하였을 때 지표 정의와 지표 구분(정량/정성), 지표 측정 

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지표중심의 재구조화를 보면, 4개 지표 중 원하는 지표(도정지표, 

지속가능지표, 행복지표, 사회지표)를 검색하고자 할 때 활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도정지표 선택 시 도정 지표에 포함된 모든 지표를 화면상에 

보여주며, 우측에는 실국 별 색상을 다르게 하여 관리하는 실국 색과 지표 

색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함

● 실국 중심의 재구조화는 실국을 우선 선택하고, 그 실국이 관리하는  

도정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지표, 행복지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실국에 포함되어 있는 실과를 목록으로 보여주고 실과별 

텍스트 색을 다르게 하여 실과에서 관리하는 지표를 동일색으로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그림 5> 지표 중심의 재구초화 및 관리체계 구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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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문제 제기와 연구 배경

 (1) 문제제기 : 도정 관련 지표의 현황과 인식

충청남도의 도정 관련 지표들은 충청남도 민선5·6기 도정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표 1-1>의 4개 지표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4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의 성격과 특징, 구축-관리-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충청남도 중장기계획과 

지표들 간의 연계성은 물론 실국이나 실과에서의 근거기반 정책개발과 성과분석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017년 기획관 직무성과계약 도지사 인터뷰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도정지표
(764개)

*핵심지표 89개

• 목    표 : 도정 분야별 지표실적에 대한 시계열 및 전국 점유율 현황 분석을 
통하여 도정정책의 실효성 및 올바른 방향 제시

• 수행체계 : 연1회, 취합하여 베스트/워스트 지표 분석하여 실과에 통보

사회지표
(206개)

• 목    표 : 충남도의 사회적 상태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및 사회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방향 제시

• 수행체계 : 연1회, 도/시군 협업으로 사회조사 후 사회지표 보고서 발간 공표

지속가능발전
지표

(100개)

• 목    표 : 5대 분야(경제, 사회, 환경, 행정제도, 배경) 지표를 토대로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여 상호 균형을 이룬 발전 방향 제시

• 수행체계 : 연중, 지속가능발전 지표분석 및 피드백

행복지표
(82개)

• 목    표 : 도민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 수행체계 : 충남연구원에서 지표 개발연구·조사(‘12-’13년)

<표 1-1> 충청남도 도정 주요지표 현황

연구 시작에 앞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전술한 4개 도정지표의 체계성, 지표수, 신뢰성과 

타당성, 지표의 측정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논의·도출되었다. 첫째, 

체계성 측면에서는 지표 간 상호 관계와 연계성 분석이 미비하고,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통 분류체계가 없어 중복 측정 및 관리가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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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지표         ⇢ 부서별 분류(기본통계-정책통계)

 사회지표         ⇢ 영역별 분류(인구, 보건·의료, 가구·가족 등 12영역)

 지속가능발전지표 ⇢ 분야별 분류(5분야-20영역)

 행복지표         ⇢ 부문별 분류(주거 및 교통, 교육 등 8부문)

둘째, 지표수 측면에서는 지표 간 유사·중복 사례가 우려되며, 불필요한 통계에 대한 소극적 

정리로 관리지표 수가 많아져(1,152개) 관리 및 활용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지표 신뢰성 측면에서는 동일 지표에 대해 출처, 단위, 조사범위 등이 상이하고 

일관성 낮아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지표 담당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는 도정지표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현, 지속가능지표만 구축), 지표에 관한 전산시스템이 주로 통계 작성·관리에

만 중점을 두어 정책기획·평가 등에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연구 배경과 필요성

전술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근거기반 정책개발(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을 위해서는 도정지표의 재구조화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외부 환경적 측면에서 지표 재구조화와 활동도 제고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환경 측면에서는 근거기반정책관리(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각종 지표의 활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충남 도정발전 방향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예산과 역량의 집중, 도정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도정운영 전반에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환경 측면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행정영역 및 정책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현황 및 성과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하다.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서 발생하는 녹색성장이나 공정사회와 같은 복합적 정책영역 및 미래 정책수요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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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과 기대 효과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표(통계) 기반의 과학 행정을 위해 도정 4개 주요

지표를 재구조화하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관리·활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정 4개 주요 지표의 성격, 특성,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표체계를 통합하는 

지표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4개 주요 도정지표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을 위한 방안 즉, 콘텐츠의 구성과 GUI환경에 

대해 제안한다. 

셋째, 도정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근거기반 정책 개발을 위해 개발된 지표체계를 

도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과 정책적 활용사례를 개발 제시한다.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분산된 도정 관련 지

표의 재구조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지표작성(생

산)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도정지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서, 지표와 관련된 

부서나 담당자의 책임성 있는 지표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

축을 통해 시계열적 데이터의 관리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

록 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둘째, 체계적 관리에 기초한 지표 재구조

화는 도정 전체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현재 실국이나 부서 형

태로 개별 업무에 대한 성과 점검이 예산이나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

정을 하나로 보되 주요 정책 영역 간 균형이나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정 각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는 물론 근거기반의 정책개발 등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4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1) 도정 주요지표의 재구조화 : 기둥과 영역 설정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한 4개 주요 도정지표(이하 ‘충남도정 4대 지표’)에 대한 분석이다. 

지표 간의 중복성, 관계성 등을 바탕으로 지표의 재구조화를 한다. 이를 위해서 통합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마련 등을 시도하며,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지표 분류 체계를 단일화 하여 통합 풀(pool) 관리가 요구되며, 

둘째,  2015년 선정된 도정대표지표(실국 관점, 89개)를 점검하고, 도정지표 체계로 편입하며, 

셋째, 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도정지표의 업무 및 정책적 활용방안 측면

에서 연구기획 단계에서 제시된 도정지표 개편방향을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1-1> 충남 도정 관련 주요 지표 체계화 개념도(안)

특히, 각각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4개의 도정지표를 재구조화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개념의 영역(도메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통합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해외 사례 등을 참

조하여 상위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재구조화의 기준 틀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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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관리 시스템 개선

도정지표의 재구조화와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표관리·활용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현재의 ‘도정정책관리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연결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통합적 관리 방향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검토하고, 구축방법과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가 총괄

관리하고 충남연구원 연구와 정책개발 차원에서 사용자 환경(GUI)을 제안 하고, 시스템 

구축은 민간업체와 연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도 기획관   ⇢ 총괄 기획, 시스템 운영

 충남연구원  ⇢ 활용방안 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디자인(안) 제시

 개발업체    ⇢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그림 1-2> 행복과 지속가능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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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포탈에 기초하여 가상적으로 구성한 예시임

<그림 1-3> 현재 도정지표와 연계한 관리시스템

(3) 도정지표의 정책 활용 방안 제시

도정지표 재구조화의 궁극적 목적은 지표의 체계적 구축, 각각 개별 지표의 활용 극대화와 

융복합적 활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표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도정전반에서의 활용성 강화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성 강화에 대해 예시적으로 제안한다.



7

2) 연구 수행방법(수행과정과 역할분담 등)

본 연구는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 극대화를 전제로 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표 생산자이면서 이용자인 충청남도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정지표체계화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진행한다.

<그림 1-4> 연구수행 방법과 관련 주체와의 협력 과정

협의체를 통해 단계별로 주요 이슈와 내용을 토론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3번의 협의체 회의와 1번의 자문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주요 논의내용 비고

연구 착수 전 워크숍
(2017년 4월 25일)

- 도정지표 체계와 연구 설계
- 4대지표에 대한 이해와 체계화 개념 및 방법 공유

제1차 협의체
(2017년 6월 13일)

- 지표간의 관계(성격 )확정
- 4대 지표를 바탕으로 4대 지표 체계화 ‘기둥’과 
‘영역’ 설정

제2차 협의체
(2017년 7월 18일)

- 개별 지표의 성격 설정
- 기둥의 개념 구체화 및 관리와 활용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017년 8월 4일)

- 측정지표 세분화 및 기둥별 지표 설정
- 지표 재구조화 틀 설정

제3차 협의체
(2017년 8월 31일)

- 도정 연계 및 핵심 지표 설정
- 도정지표 체계화(안) 검토 및 활용 방안

* 협의체 구성
(지표 생산자와 
활용자 중심)

- 충청남도 : 조원태, 조원정, 인성주
- 충남대학교 : 류진석 / 목원대학교 : 권선필
- 통계개발원 : 남상민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임우연
- 충남연구원  임준홍, 송두범, 이관률, 홍원표, 제수진

<표 1-2> 협의체 및 자문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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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정지표 현황과 선진사례 검토

1. 충남도정 4대 지표현황

1) 충남 사회지표1)

(1) 사회지표의 작성목적 및 기능 

지역사회지표 작성 배경에는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과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지역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가단위의 사회지표는 국가수준에서 

평균적인 실태를 제시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지표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1>의 사회지표 및 지역사회지표의 발전단계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지표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진 시기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지방분권에 

대한 강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심 등으로 그동안 지방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였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물질적 단계 
(material stage)

사회적 단계 
(social stage)

지구적 단계 
(global stage)

시      기 1930~1960년대 1970~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주요 계기 대공황 사회문제 → 사회지표 운동
온난화 등 환경문제 
(리오정상회담, 1992)

관심 영역 경제발전 복지, 웰빙 환경

주요 개념 GDP, 국민계정 삶의 질, 사회발전 지속가능성

주요 지표 경제 경제+사회 경제+사회+환경

주요 
흐름/관심

경제발전 지상주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 증대

지구적 환경문제, 사회의 질 
등 전체 사회에 대한 관심 

증가

지역사회지표 -
지역사회지표의 등장 

(80년대 중반)
지역사회지표의 세계적 확산

자료: 통계청(2016). 2016 지역사회지표 작성매뉴얼(이론편).

<표 2-1> 사회지표와 지역사회지표의 발전단계

1)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통계청과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연구, 충남사회지표보고서를 참조 재정리.



9

충남 사회지표는 지역사회지표의 일환으로 2012년에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표 2-2> 참조). 충남 사회지표의 작성목적은 도민생활 수준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사회변화의 예측, 도 정책 설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으로 명시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사회지표 사회조사

작성
여부

최초
년도

주기 횟수
실시 
여부

최초 년도
조사기 
준시점

표본규모

서울특별시 ○ 2003 1 13 ○ 2003 10.01 20,000

부산광역시 ○ 1996 1 20 ○ 1996 08.17 17,784

대구광역시 ○ 2011 1 5 ○ 2011 05.14 8,400

인천광역시 × 1998 1 10 × 1998 - -

광주광역시 ○ 1999 1 17 ○ 1999 05.04 4,900

대전광역시 ○ 2011 1 5 ○ 2011 09.01 5,000

울산광역시 × - - - ○ 1998 04.29 5,921

세종특별자치시 ○ 2014 1 2 ○ 2014 08.27 1,536

경기도 ○ 1998 1 18 ○ 1997 08.17 23,357

강원도 ○ 2008 1 8 ○ 2014 08.28 5,000

충청북도 ○ 2009 1 7 ○ 2009 08.24 11,600

충청남도 ○ 2012 1 4 ○ 2012 08.17 15,000

전라북도 ○ 2012 1 4 ○ 2007 08.19 5,000

전라남도 ○ 2012 1 4 ○ 2011 08.24 5,000

경상북도 ○ 1997 1 9 ○ 1997 08.17 22,740

경상남도 ○ 1992 1 24 ○ 1992 05.01 13,960

제주특별자치도 ○ 2012 1 4 ○ 2012 10.01 3,000

주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7년 이후 사회지표 작성중단, 2013년 이후 사회조사 작성 중단

자료: 통계청(2016). 2016 지역사회지표 작성매뉴얼(이론편). 

<표 2-2>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작성 현황(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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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남 사회지표의 체계 

2016 충남 사회지표에 적용된 지표통계는 행정자료, 통계청 등 다양한 기존 통계를 재분류·

가공 하여 작성되었고, 추가로 ‘2016 충남 사회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 사회지표 190개 중 93개 지표는 충남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나머지 97개 지표는 행정자료(주민등록통계, 충남통계연보, 인구총조사 및 

기타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충청남도, 2016). 충남 사회지표는 ‘생활영역-관심영역-

세부영역-세부항목(지표)’이라는 위계적 관계에 의해 지표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 충남 사회지표는 총 12개 생활영역 및 31개 관심영역, 59개 세부영역, 190개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생활영역 관심영역 세부영역 총지표수 행정자료 사회조사

1. 충남의 인구 3 8 13 13 -

2. 가구와 가족 3 5 18 10 8(5)

3. 소득과 소비 2 2 10 2 8(3)

4. 일과 일자리 4 5 25 12 13(13)

5. 교육 3 6 18 9 9(3)

6. 보건의료 3 3 18 11 7(7)

7. 주거와 교통 2 5 17 5 12(8)

8. 환경 3 4 12 9 3(2)

9. 사회복지 2 6 22 9 13(10)

10. 문화와 여가 2 4 8 3 5(5)

11. 안전 2 5 14 11 3(3)

12. 지역사회와 참여 2 6 15 3 12(12)

합 계 31 59 190 97 93(71)

주) 사회조사의 (  )안 수치는 가구원 대상 지표수임 

자료: 충청남도(2016). 2016 충남 사회지표. 

<표 2-3> 2016 충남 사회지표의 구성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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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행복지표2) 

 (1) 충남 행복지표의 작성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여건 및 태도와 관련한 정보체계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복에 

관련된 적합한 자료와 정보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진척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므로 

행복의 여건 및 태도에 대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역의 행복지표는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는 

물론 지역의 정책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충남 행복지표는  2012년 추진된 행복지표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의해 행복에 대한 개념정립과 행복지표의 개발을 중점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행복지표의 

개발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하기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연구회는 선정된 각 영역별로 행복지표를 구성하고 이에 전문가 워크숍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받아 중요 하위지표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복지표가 개발되었다.

충남 행복지표의 기능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사회의 행복 상태(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지역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충남이 추구하는 바람

직한 삶의 방향 및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충남 행복지표의 개념틀 

충남도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 차원으로 구분 접근한다. 

이런 접근법은 지속가능성을 고려치 않는다는 점에서 현 세대의 충남도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충남도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이고, 그 양상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충남 행복지표에 대한 내용은 고승희·홍성효 외(2012)의 연구를 토대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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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승희·홍성효 외(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그림 2-1> 행복지표의 개념틀 

특히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삶의 질이 높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이 요구되고, 동시에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개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행복지표의 9개 영역에서 각 개인의 

행복한 삶이 유지될 때,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유지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고승희·홍성효 외, 2012).

(3) 충남 행복지표의 체계 

2012년에 개발된 충남 행복지표는 일자리 및 소득·소비, 주거·교통, 가족 및 공동체, 건강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 영역별 하위영역별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충남

행복지표는 ‘영역-하위영역-지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

되었다. 특히 행복지표는 객관적 지표 못지않게 주관적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 

사회지표보다는 전체 지표에서 차지하는 주관적 지표에 대한 비중이 높게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충남 행복지표의 내용은  <표 2-4>와 같이, 12개 부문과 29개 하위영역, 8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3

구분
세부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일자리 및 
소득·소비

고용상태

고용률(청년층, 고령층)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실업률
비농가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근무환경
실질임금 총액
성별 임금격차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주거·교통

주거
자가거주비율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만족도

교통
통근·통학 소요시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및 
생활편익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상수도보급률

공원과의 접근용이성
생활편익시설(문화·여가·체육
시설)과의 접근성

안전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도
범죄발생건수

자연·재해재난에 대한 안정성

가족 및 
공동체

가족관계
-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갈등
가족 폭력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

독거노인 비율 -

소년소녀가장 비율 -

일·가족 
양립

- 부정적 일가족 전이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 수
사회적 관계망

자살률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

건강

건강상태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인구 천명당 중증 암환자수)
흡연율과 음주량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료서비스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 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표 2-4>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14

구분
세부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교육

교육기회
영유아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교육여건
교원 1인당 학생 수
1인당 장서 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사교육 효과성

교육성과
성적
학습시간

학습내용 만족도
학습결과 만족도

문화·여가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 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지역 자원파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
삶의 만족도 변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환경

물
하천수질
호소수질

수질 만족도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율 주변 청결상태

환경보건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률 건강위협

주민참여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
도정에 대한 만족도
정책인지

참여 투표율 영향도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신뢰

청렴도
정보공개율

신뢰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정도(0-10점 척도)

정서경험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경험 여부

심리적 번영
심리적 웰빙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를 측정

성격 측정
결과 분석시 통제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으로 주관적 웰빙과 
가장 관련이 높은 외향성을 측정

자료: 고승희·홍성효 외(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참조.

<표 2-5>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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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3) 

(1)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목적 및 기능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목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김은경 외, 2013). 첫째, 지방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 진단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및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나타내는 행정 지표로 

구성하여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관리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에 적합성 

여부 및 사업의 수정보완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행정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지표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행정의 수평적 소통 활성화와 융복합 행정 촉진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대부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가져온 통합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 지표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정책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거버넌스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현재의 상황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해 

전달함으로써 행정의 최종 목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뿐만 

아니라 지표의 개발, 모니터링, 평가 등 각 단계에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쌍방 소통에 

의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적 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의 기본 원칙은 <그림 2-2>와 같이 적합성, 측정가능성, 

측정비용, 적용가능성, 비교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표는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측면을 추가하여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3)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내용은 김은경 외(2013), 충청남도(2015)의 연구를 토대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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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은경 외(2013).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보고서

<그림 2-2>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틀 

특히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특징은 정책성과와 연계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속가능발전지표 자체가 개별 부서의 성과지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

으로, 이 이정표를 바탕으로 각 부서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일을 부서 업무로 발굴,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부서는 충청남도의 여러 조건을 보여주는 배경지표는 

물론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표를 두루 검토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이들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서의 업무를 개발한다(김은경 외, 2013). 

자료:  김은경 외(2013) 참조.

<그림 2-3>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부서별 성과지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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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체계 

2013년에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 행정제도, 배경영역이라는 5개 분야와 

각 분야별 하위영역(경제 5, 사회 4, 환경 7,  행정제도 3, 배경 1), 106개 세부지표로 개발

되었다. 2015년에 충남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표 2-6>과 같이 106개 지표

를 실행지표 91개, 장기지표 9개로 총 100개 지표로 수정하였다. 

구 분

지속가능
발전지표 현행 유지

지표명 
변경

산출식 
변경

장기 지표 삭제

기존 수정 (안)

 계 106 100(9) 67 13 11  9 7

경제영역 25 23(4) 14 3  2  4 2

사회영역 25 24(2) 13 5  4
 2

(추가지표 
포함)

2

환경영역 26 25(3) 17 3  2  3 1

행정제도
영역

23 21(0) 16 2  3  - 2

배경영역 7 7(0) 7 -  -  -  -

자료: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선도과제 

<표 2-6>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2015년 수정기준)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류체계를 보면,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영역-

지표’라는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분야별 영역에 따른 지표를 보면, 대체로 객관적 

지표가 다수이고, 행복지표나 사회지표에 비해 행정제도분야의  관련 지표가 많아 정책성과 

지향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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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영역 지표 관리부서

경제

경제

1.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경제정책과
2.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가족정책관
3. 고용률 경제정책과
4. 창출 일자리 수 경제정책과
5. 비정규직 비율 경제정책과

농업

6. 농가 부채 농업정책과
7.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량 친환경농산과
8. 로컬푸드 매장 수 농산물유통과
9. 국내산 종자 수 농업기술원
10. 어종 종자 수 수산연구소
11.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량 친환경농산과
12. 어업생산량 수산과

교통

13.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도로교통과
14. 대중교통 분담률 도로교통과
15. 보도율 건설정책과
16. 1,000인당 자동차사고 건 수 도로교통과

산업

17. 중소 광업제조업체 수 기업통상교류과
18. 사회적경제 업체 수 경제정책과
19.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액 경제정책과
20. 소득 역외유출 경제정책과

에너지
21. 1인당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산업과
22.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에너지산업과
23. 전력 자립도 에너지산업과

사회

형평성

1.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비율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관

2. 지니계수 경제정책과
3. 빈곤 인구 비율 사회복지과
4.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 총무과
5.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건축도시과

건강안전재해

6. 1,000인당 의사수 식품의학과
7.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정책과
8. 중고생 비만율 보건정책과
9. 중고생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 보건정책과
10. 출산율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위험·주의사용자군  
    사후 조치율

여성가족정책관

12. 풍수해 피해 자연재난과
13.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보건정책과
14. 1,000인당 범죄발생 건 수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15. 여성폭력범죄 상담 건 수 여성가족정책관
16. 안전지수 안전정책과

<표 2-7>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



19

분야 영역 지표 관리부서

사회

교육문화

17. 고등학교 졸업률 교육법무담당관

18. 정규교육을 제외한 총인구 참여율 교육법무담당관

19. 1인당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 권 수 문화정책과

20. 지역문화 보전 발굴 육성 수 문화정책과

21. 문화, 스포츠, 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보육성인지

22.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비율 저출산고령화정책과

23. 아이돌봄 지원아동 비율 여성가족정책관

24.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정책 (사업)비율 여성가족정책관

환경

대기

1.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정책과

2. 미세먼지농도
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3. 평균온도 환경정책과

물

4. 1인당 1일 물소비량 물관리정책과

5. 하수도 보급률 물관리정책과

6. 하천오염도(BOD) 물관리정책과

7. 주요 오염하천 수질개선율 물관리정책과

8. 빗물활용량 물관리정책과

9.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비율 물관리정책과

생태녹지

10. 연안오염도 해양정책과

11. 갯벌면적 증감 해양정책과

12. 생태경관보전지역 비율 환경정책과

13. 생물 종 수 환경정책과

14. ha당 입목축적량 산림녹지과

토양오염

15. 농약사용량 친환경농산과

16. 화학비료사용량 친환경농산과

17.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물관리정책과

폐기물

18.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환경관리과

19. 영농폐기물 수거량 환경관리과

20. 1인당 1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환경관리과

21. 축산폐기물 발생량 축산과

자연순환

2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환경관리과

23. 사업장지정폐기물 재활용률 환경관리과

24. 녹색제품 이용률 환경정책과

소음 25. 소음도
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표 2-8>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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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영역 지표 관리부서

행정
/

제도

재정

1. 1인당 세출예산액 예산담당관

2. 재정력 지수 예산담당관

3. 통합재정수지 예산담당관

4. 정책사업비 비율 예산담당관

5. 자체사업비 비율 예산담당관

6. 채무비율 예산담당관

7. 시설투자사업 예산비율 예산담당관

8. 프로그램사업 예산비율 예산담당관

행정서비스

9.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도민협력새마을과

10. 기관청렴도 감사위원회

11. 정보공개 비율 총무과

제도 및
거버넌스

12. 거버넌스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13.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14. 위원회 참여 연인원 도민협력새마을과

15.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수 예산담당관

16.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예산담당관

1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건 수 예산담당관

18. 자원봉사 활동률 도민협력새마을과

19. 성인지 예산편성 사업 건 수 예산담당관

20.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총무과

21. 각 위원회의 여성비율 여성가족정책관

배경 배경지표

1. 인구증감률 정책기획관

2. 경제활동인구 수 경제정책과

3. 1인당 조세부담률 세무회계과

4. 고령인구 비율 저출산고령화정책과

5. 노령화지수 저출산고령화정책과

6. 외국인주민 수 여성가족정책관

7.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수 여성가족정책관

자료: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선도과제. 

<표 2-9>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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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 도정지표4)  

 도정지표는 도정 각 분야 지표에 대하여 시계열 및 전국 점유율 분석을 통하여 도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다. 개별 통계에 대한 다중적 분석을 통해 도정에 관한 의미 있는 가치 발굴에 중점을  

두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실국 등 부서별로 관리 중이며 기본지표와 정책지표로 구분된다. 

정책지표는 다시 중점지표와 일반지표로 재분류된다. (기본지표 316, 일반지표 318, 

중점지표 130)

기본지표는 인구, 면적, 현황 등 도정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정책지표 중 

중점지표는 도지사 공약사항 및 3대 혁신 과제와 부서별 역점시책 관련지표를 나타내며, 

일반지표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성과나 비전을 나타내는 지표다.  

매 12월 말 기준, 익년 3~4월 측정되고 있다. 

(1) 충남 도정지표 체계화의 배경과 목적 

충남 도정지표 체계화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도정지표연구회, 2015)

첫째, 도정지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도정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지표수가 764개이며, 이는 

기본지표 316개와 정책지표 448로 구성되며 정책지표는 다시 중점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

된다. 도정지표 수가 너무 많다보니 도정지표가 도정 통계와 사실상 구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그 활용도 또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4) 이글에서 소개되는 도정지표는 2015년 도 정책기획관실,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연구원이 구성한 ‘도정지

표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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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실 국

도정지표

사회지
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행복지
표계

기본
지표

정책지표

소
계

중
점

일반

합 계 764 316 448 130 318 226 106 70

1 기획조정실 50 23 27 12 15 23 20 13

2 경제산업실 68 10 58 13 45 38 12 7

3 안전자치행정국 61 36 25 2 23 43 10 7

4 문화체육관광국 58 32 26 5 21 9 3 9

5 농정국 100 34 66 42 24 2 7 0

6 복지보건국 107 45 62 11 51 51 11 16

7 환경녹지국 80 25 55 9 46 11 21 0

8 건설교통국 73 42 31 9 22 19 8 5

9 해양수산국 50 27 23 9 14 1 4 0

10
내포신도시건설지

원본부
23 14 9 0 9 0 0 0

11 소방본부 28 12 16 1 15 6 0 0

12 홍보협력관 7 2 5 1 4 5 0 2

13 여성가족정책관 46 14 32 3 29 18 8 11

14 감사위원회 1 0 1 1 0 0 1 0

15 농업기술원 12 0 12 12 0 0 1 0

자료: 도정지표연구회 활동보고서(2015)

<표 2-10> 도정지표 현황(2014년 기준)

둘째, 도정지표 간 상호관계의 정립의 필요성이다. 지표 간 상호관계는 연계와 위계의 

정립을 의미한다. 연계란 지표 간 영향의 크기(가령, 대중소), 관계(가령 +, -, 0), 방향성(쌍방향, 

단방향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계란 범주 상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속하는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미 도정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도정지표 체계화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셋째, 도정지표의 활용도 제고다. 도정지표가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정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통된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지표를 취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표를 도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도정지표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또 다른 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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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정지표와 타 지표들 간 관계 정립이다. 사회지표, 행복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이 

속속 연구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도정지표는 이러한 타 지표들과의 관계설정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러한 다른 지표들이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치지향성

(value-loadedness)이 두드러짐에 따라 도정지표는 이러한 도정의 가치지향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화가 필요했다. 

(2) 충남 도정지표의 개념적 틀      

충청남도 도정지표 체계화의 기본 원칙은 대표성, 활용성, 수용성으로서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도정지표 체계화에서는 중간상하향(middle up&down)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림 2-4> 도정지표 체계화 방법

첫째, 도정지표 체계화를 위해 대표성 원칙을 수립했다. 다수의 지표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각 조직 수준의 미션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의사결정 수준에 조응하는 지표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정지표 체계화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 

둘째, 활용성이다. 각 의사결정 수준에 조응하는 지표를 선별하여 각 의사결정 수준에 

상응하는 조직의 사업 방향 설정, 실행 및 평가와 느슨하나마 일관성 있는 참고자료로서 

도정지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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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용성이다. 각 기 민선정부의 교체에 따라 도정지표의 운영기조가 변동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면서도 민선정부의 교체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방식으로 

도정지표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도정지표 체계화 작업은 전통적인 상향식(bottom-up)이나 하향식

(top-down) 방식이 아니라 중간상하향(middle up&down)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되었다. 도정지표 전체를 도정 핵심지표, 실국 대표지표, 도정 기초지표로 구분한다면 

상향식, 하향식 모두 적용가능한 방식이기는 하나, 상향식 방식은 매우 방대한 조사연구와 

인력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하향식은 도정 핵심지표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도정 핵심지표가 먼저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는 또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선 민선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에 민감한 도정 핵심지표나 변동이 잦은 과나 팀 등 실무

부서 수준의 대표지표보다는 실국 수준의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지표인 

도정 핵심지표와 하위지표는 도정기초지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3) 충남 도정지표의 체계화 절차: 실국 대표지표 선정을 중심으로 

2015년 충남도청의 실국별 편재를 바탕으로 각 실국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

활동을 위해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활동이 1,166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실국별 대표지표군을 선정하는 작업으로서 단일 분석방법만으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성적 분석은 전문가 델파이기법

(delphi method)5)을 주로 적용했다. 초기 단계에서 1,166 지표에서 200개로 선별하는 과정

에서 주로 전문가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였고,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델파이기

법을 적용했다. 정량적 분석은 대표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연구활동 후기 

단계에서 분야별로 선별된 지표 후보군에 대해 공무원집단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 실국별 대표지표를 선별하였다. 다만, 설문조사결과를 그대로 실국별 대

표지표로 곧장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조정했다. 

5) 델파이 기법이란 전문가들의 의견 수립, 중재, 타협 등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답을 도출하는 기법이며,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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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보면, 제1단계는 총 1,166개 지표를 분야별 검토를 통해 약 200개 지표로 선별하는 

과정이고, 제2단계는 제1단계를 거쳐 도출된 약 200개 지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지표의 

정의, 산식, 시계열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공무원 검토 의견에 

대해 연구회와 공무원 간 협의・조정 과정을 거쳤다.  제3단계는 제2단계를 통해 도출된 

174개 지표에 대해 공무원집단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국별 지표들 

간 중요도를 조사했다. 제4단계는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이를 최종 실국별 대표지표로 인정

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연구회 활동 목표․방향 설정 도정지표연구회 전체회의

↓

실국별 대표지표 후보군 선별
(대표지표 1차 선별)

반별 회의

↓

대표지표 후보군 타당성 검토 담당 공무원 검토

↓

공무원과 연구회 간 협의・조정
(대표지표 2차 선별)

문제가 되는 지표 대상

↓

대표지표 후보군 확정 도정지표연구회 전체회의

↓

설문조사 실시
(대표지표 3차 선별)

공무원, 전문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실시

↓

설문조사결과 분석 외부 전문가 참여

↓

전문가 검토회의
(대표지표 4차 선별)

도정지표연구회 연구경험자 참여

↓

대표지표군 최종안 확정 도정지표연구회 전체회의

자료: 도정지표연구회 활동보고서(2015)

<그림 2-5> 충남도정 실국별 대표지표 선정을 위한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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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 도정지표의 체계: 실국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2015년 충남의 실국 대표지표는 16개 실국에서 89개 지표를 선정했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각 실국별로 4개 지표그룹을 도출하고 분포 상황을 감안하여 실국별 

대표지표를 선정했다. 실국별로 살펴보면, 기획조정실(6), 경제산업실(9), 안전자치행정국(12), 

문화체육관광국(4), 농정국(6), 복지보건국(7), 환경녹지국(4), 건설교통국(11), 해양수산국(6), 

내포신도시건설본부(4), 소방본부(7), 홍보협력관(2), 여성가족정책관(3), 감사위원회(1), 

규제개혁추진단(3), 농업기술원(4) 등이다. 

실국별 대표지표는 평균 6개 수준이나, 실국별로 대표지표의 개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가령, 감사위원회는 1개뿐이나, 안전행정자치국은 12개에 달한다. 실국별로 대표지표 개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특정 실국의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지표가 많아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문가그룹과 공무원

그룹의 의견일치가 높은 경우에는 대표지표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의견일치가 희박한 

경우에는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실국별 대표지표는 2015년 도정지표연구회 연구 활동의 성과물이나 실국별 대표지표 최종 

확정은 연구 활동을 통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2015년 도정지표연구회 활동이 당초 전체 

연구활동의 일부 과정이기 때문이다. 향후 상・하위지표 간 연계관계를 구축하는 연구활동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실국 대표지표를 통해서 보는 충남 도정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활용성 제고를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타 지표들이 ‘분야-영역-지표’라는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라 지표를 구성하는 것에 비해 도정지표는 실국 편제가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실국 수준의 대표지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둘째, 도정지표체계의 위계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도정지표는 핵심-실국-

기초 등 위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 속성은 타 지표들의 위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연구수행 절차에서 실국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실국 대표지표 선정이 

권위와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실국 도정지표가 실국(장)의 성과평가와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향후 지표의 개발 관련하여 참신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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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지표명 실국 지표명

기획
조정실

삶의 만족도

환경
녹지국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
핵심과제 수행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도 재정 자주도 환경오염치 대비 대기오염도(미세먼지)

주민 참여 예산 반영 비율 하수도 보급 향상율
평생교육 참여율 여성

가족
정책관

위원회  여성 위촉 비율
지역(시․군)간 소득격차 지수 여성권익증진시설 수

홍보
협력관

충남도정에  대한 관심도 가족관계 만족도
도정 핵심시책 인지도

복지
보건국

합계  출산율

감사
위원회 청렴도 등급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취업율

규제
개혁
추진단

규제 체감도 설문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율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행정규제 정비건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안전
자치
행정국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자살률
자원봉사참여율 공공의료기관 만족도

갈등조정협의 건수

농정국

3농  정책에 대한 만족도
민원체감 만족도 마을기업 창업 육성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지방세외 수입 징수액 학교 급식 지원센터 조성수

도세징수 액 유기농 재배면적
재난위험 시설 지정 건수 농작물재해보험확대

도민 안전의식도

농업
기술원

신품종  및 우수계통 육성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및 보급
개인정보 침해건수 충남 농경지 토양검정 · 시비 처방 DB구축

인터넷이용률 농업6차사업장 운영 매출액 증가율

소방
본부

소방관1인당 인구수

건설
교통국

SOC사업비  확보 달성률
소방장비 노후율 도시계획시설 집행 비율(도로, 공원 등)
소방예산 증감률 도시재생 주민역략강화교육

화재인명피해 증감률 도시/농촌 빈집정비(도자체사업 만)
인명구조 인원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구급대 전문자격자 확보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응급환자이송 명수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문화
체육
관광국

문화예술시설  이용 만족도 지방도 포장률
관광 및 여가 참여활동 만족도 소하천 정비률

외래 관광객 환대지수 지방하천개수율
관광지 방문객 수 도로 및 지하시설 전산화

경제
산업실

GRDP  (지역내총생산) 내포
신도시
건설
본부

(주민)편의시설  민간 유치
1인당 GRDP 공공기관 및 단체 유치

GRDP대비 지역 총 소득비율 내포신도시내 거주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광역교통망 확충 (실적/목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해양
수산국

해양  환경 보전 (해양쓰레기수거 등)
신규 수출기업 발굴 갯벌면적 (보존 및 복원)
유망 중소기업 육성 연안정비사업 (실적/목표)
기업유치 고용인원 도서 종합 개발사업 실적

충남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실적 항만 물동량

<표 2-11> 충남 실국별 도정 대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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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도정 4대 지표의 특징과 문제점 

1) 충남도정 4대 지표의 비교 및 특징

충남의 4대 지표를 작성 목적 및 활용, 측정과 관련된 개념적 틀, 지표의 수준과 성격, 

지표의 중복정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 2-12>과 같다. 첫째, 충남의 4대 지표는 

주어진 맥락과 조건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남 사회지표는 행복지표 및 

지속가능발전지표보다 지표의 수가 가장 많으며, 총망라적 성격을 띠고 있다. 활용목적도 

정책성과보다는 사회경제적 여건 및 삶의 질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행정제도분야의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의 참여하에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의 성과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행복

지표는 지표개발의 수준이며, 체계적 산출되지 않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각 지표의 개념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복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가치와 

지향을 전제로 측정틀에 입각하여 영역설정과 지표선정 등 지표의 개념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지표는 전국지표와의 연계성, 지역 간 비교가능성, 지표산출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념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분 충남 사회지표 충남 행복지표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
충남

도정지표

활용초점 모니터링 중심적 
지표개발상태

/ 지표의 산출 필요

목표지향적, 
정책 성과와 연계
(정책성과 중심적)

충남
도정지표

지표의 
개념틀 

지표산출의 연속성, 
한국 사회지표와의 
연계성, 지역간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 개념적 틀이 
상대적으로 약함 

지표개발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념틀을 
고려하여 지표작성

지표작성의 원칙 
및 개념틀에 

입각하여 지표체계 
구성 

실국 성과평가 
연계

지표의 
수준과 
성격

미시적-거시적 
총망라

주관적-객관적 
지표포함

미시-중범위수준
상대적으로 주관적 

지표 강조  

거시적 수준 및 
객관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조 

도정지표 위계성 
전제하며 이론 

개념틀보다는 조직 
위계에 중점

지표 간 
중복여부 

각 지표 간 중복은 많지 않은 편이며, 거시수준의 지역과 관련 지표에서 중복 경향 

<표 2-12> 충남 4대 지표의 비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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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표의 수준(미시-중범위-거시)과 성격(양적-질적 또는 객관적-주관적)을 중심으로 

보면, 사회지표는 지표수준이 미시-거시로 모두 걸쳐 있으며, 주관적 및 객관적 지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행복지표는 지표수준이 미시-중범위수준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고 

주관적, 객관적 지표성격이 포괄되어 있는 반면에,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거시중심의 지표

수준이며 주관적 지표보다는 객관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충남의 4대 지표 중 세부 측정지표들 간 중복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행복지

표는 사회지표와의 중복을 피하거나 주관적 지표의 보완 등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사회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간의 중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시수준의 

지역과 관련된 지표에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지표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에 대한 재설정 논의가 진전되어야할 것이다. 

2016년 3월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UNSC)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30의제)의 달성을 위한 17대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를 실천할 글로벌 지표체계 수립(241개 세부지표)하였다. 향후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글로벌 지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수립할 예정이며, 충남은 기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충남 

SDGs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충남도정 4대 지표의 문제점

충남은 개별 프레임워크구축을 통해 4개의 지표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표 간 

체계화뿐만 아니라 연계성 등이 부족하다. 4대 지표간의 위상정립이나, 지표 간 비교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표간의 영역 중복과 동일 및 유사지표에 대한 지표정의가 

차이가 있어 이들 간의 지표를 통합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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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지표명은 동일하나 
지표산식에 의해 
수치가 다름

∙가족관계 만족도

  - 사회지표 : 리커트 척도5점 + 해당 없음

  - 행복지표 : 리커트 척도10점

지표명은 유사하나 
의미가 다른 경우

∙지속가능개발지표 :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 (15세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수÷15세 이상 인구)×100

∙도정지표 : 자원봉사 참여율

  - (1365자원봉사포털상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인구수)×100

지표명은 유사하나 
약간의 의미가 
다른 경우

∙사회지표 :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행복지표 : 귀하는 현재의 직장(일자리)에 만족하십니까

<표 2-13> 동일 및 유사지표에 대한 지표정의 차이 사례

3. 일본 행복도지표와 타지표와의 연계 사례6)

행복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단일지표에 대한 연구와 활용사레 등은 많지만, 본 연구의 

주요내용인 재구조화 및 통합관리에 대한 연구와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판단되는 일본 내각부의 행복지표 작성과정에서 기존 지표 특히,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1) 작성 배경과 기존지표와의 관계

(1) 작성 배경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15세 비율이 높고, 고령자 등 국민 행복도가 

낮은 점에 착안하여 2010년 일본 내각의 ‘신성장전략’ 결의에 따라 내각부 산하 경제종합

연구소에서 ‘행복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보다 체계적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행복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하고, 내각부 국가전략실에 설치된 국가전략회의 

‘프론티어 분과회’ 내에 ‘행복 프론티어 부회’를 운영하였다.

6) 幸福度に.関す硏究会, “幸福度に関す硏究会 報告-幸-福度指標試案” 2011.12.05와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of Japan, “Measuring National Well-being-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2011.12.05, 박형수·전병목, 

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12.12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12, 행복실감 부평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계 연구 등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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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일본의 행복도 추이

내각부 행복도지표는 생활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체계화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보다는 

기존 관련 통계자료 및 지표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데이터는 ‘생활의 

질에 관한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그 외의 객관적 데이터는 경제종합연구소가 별도로 수집

하였다. 

(2) 과거 기존 지표들과의 비교

지금까지 일본 역시 유사지표들이 많이 작성되고 있다.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I), 

국민생활지표(New Social Indicator: NSI),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 PLI), 

생활구조개혁지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GDP 등 종래의 경제지표만으로는 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과거 지표의 특징은 생활활동 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체계화하였으며, 별도의 데이터 생산 

없이 기존에 이용 가능한 통계만으로 지표를 만들고자 하였다.  국민생활지표, 생활구조개혁

지표에는 주관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행복의 수준과 만족의 수준 측정을 목표로 

한 지표가 없었으며, 변화율로 표준화 하였고, 하나의 수치로 산출되는 통합지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반해 내각부의 행복도지표는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체계화한 것이며, 기존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지표에 대해서도 행복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면 모두 포함하였으며, 

지표의 중복을 제거하였다. 또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통합지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합지표에 대해서는 행복도지표의 목적은 일본사회의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대응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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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는 데 있으므로, 하나의 수치로 결과를 표현하는 것은 각 분야의 특징을 은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복지표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 행복도에 관한 연구회 운영

1. 취지

 - "신성장 전략"(2010년 6월 18일 각의 결정)에 담긴 새로운 성장 및 행복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추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행복도에 관한 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2. 구성원

  - 연구회는 별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내각부 대신 정무관(경제 재정 정책)(이하"대신 정무관"이라 

함)이 개최한다. 다만 대신 정무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 대신 정무관은 유식자 중에서, 연구회의 좌장을 의뢰한다.

  - 연구회는 필요 시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개최 현황

  - 第１回 2010년 12월 22일 --- 제７회 2012년 9월 28일 

2) 행복도지표의 개념과 체계화

(1) 행복도지표의 개념과 의의

전술한 배경에 따라 행복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산출한 지표가 행복도지표이다. 

즉, 행복도지표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 시계열로 

비교 가능하도록 만든 지표로, 평가를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지표작성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행복도지표 작성의 의미는, 

기존에는 정책과정에서 무시되어 온 개인의 행복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일본에 

있어서 행복도의 원인과 요인을 파악하여, 국가, 사회, 지역이 개인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점, 악화된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사회, 지역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2) 행복도지표의 체계

2011년 12월 작성된 행복도지표은 内閣府「国民生活選好度 調査」（이하「選好度調査」）와 기타 

국내외의 행복도에 관한 조사연구 성과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축과 구성요소 : 경제사회상황, 심신의 건강, 관계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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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일본 내각부 행복도지표 체계 

3) 행복도지표의 특징과 주요 고려사항

(1) 지속가능성 관점 추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자연, 지역사회, 천연자원, 생물, 지구환경 등의 유지가 

현 세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현 세대의 행복감이 이후세대의 

행복감을 희생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3개의 축과 별도로 취급하였다.

(2) 생애단계의 고려

행복도지표의 전체적인 구성은 3개의 축과 지속가능성이지만, 행복감을 판단할 때 중시

하는 항목은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 특히 10대 후반〜20대 전반, 20대 후반〜30대, 

40대〜50대 전반, 50대 후반 이후로 구분하였다.

남성 10대 후반, 20대 전반에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정신적 여유’도 3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를 이고, 남성 2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에는 

‘가계’ 혹은 ‘가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50대 후반 이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등 

생애단계(life stage)를 고려한 분석과 향후 행복도지표를 산출할 때도 생애단계를 고려한 

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행복도지표에서는 크게 ‘어린이・청년층’,‘성인’의 2개 연령

층과 ‘고령자’를 80세 전후에서 구분한 총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지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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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비교의 가능성

많은 국가들이 행복도지표를 구성하는 각종 통계는 통계당국에서 검토, 제안, 작성하고 

있지만 국제적 비교는 쉽지 않다. 이에 일본의 행복지표는 해외통계와 같은 지표를 산출함

으로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리스크가 높은 개인과 가구 파악

행복도지표의 각 개별지표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개인과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사회 상황이 열악하고,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이 나쁘고,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개인과 가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지표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4) 행복도지표와 지속가능지표의 연계7)

(1) 행복도 지표에 환경 면의 상황을 넣을 경우

환경적 상황이 개인의 행복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가 건강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 자원공급,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의 접속, 자연 충족감, 자연과 연결, 자연재해 리스크

의 영향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생태계 서비스의 대부분은 인간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

과 깊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행복감에도 여러 형태로 큰 영향을 주며 행복도 

지표에서도 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검토는 다음의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태계 서비스 중 몇몇은 삶에서 직접 실감되는 영향이 없고 평소는 시장 가격에도 반영

되지 않지만 생태계의 열화의 심화와 함께 시장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감도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생태계 서비스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생태계 서비스는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에의 액세스의 

확보에 대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홍수나 가뭄 등 자연 재해 리스크 감소에 기여

하고 일단 위험이 표면화했을 때 사회의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환경오염 상태와 그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사람들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줄 

7) 2011年度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委託調査, 2012年3 月, 持続可能ﾅ性指標と幸福度指標の関係性に関する研究報告書, 

国立大学法人 京都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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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정신적 영향의 정도는 직업, 연령, 성별, 가족 구성, 지병, 흡연, 건강 

습관, 체중,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 상황, 거주 지역, 환경 정보 접근 등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행복도 지표의 환경적 상황의 지표화에 있어서는 주관 지표와 객관 지표의 측면

에서 파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공해 피해처럼 사회 집단마다 다른 파장이 예상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면을 둘러싼 불평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책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관 지표와 객관 지표의 조합을 통해서 다면적으로 분석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생각할 경우에는 재난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의 피해는 물론이고 발생 

리스크의 증대가 사람들의 생활이나 정신 상황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자연 재해 리스크의 영향을 지표화 할 때는 첫째, 해당 지역의 각종 재해의 발생 확률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연 재해 

리스크가 사람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재해에 대한 리질리언스가 사회에 어느 정도 

있는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의 

개발이 기대된다.

(2) 지속가능성 지표와 행복도 지표를 통합할 경우

지속가능성 지표 검토에 행복과 복지의 시점을 들여올 의의는 행복론이 던지는 새로운 

풍요로움에 대한 관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세대 내 형평성을 다시 파악하고, 지속가능성 

지표의 전제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판단 기준을 재구축하는 데 있다.

행복도 지표의 검토에 지속가능성의 시점을 들여올 의의는 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행복과 

한 국가에 사는 사람의 행복은 미래 세대나 타국의 빈곤층의 행복의 희생 위에 성립되는 

상태를 회피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을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다. 행복과 복지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지표의 재구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방향성이 있다.

➀ 통합지표와 개별지표 군의 하이브리드지표 군

지속가능성 지표의 구축에 있어서는 하나의 가치 단위로 환산된 통합 지표에서 전체상을 

파악하고 가치의 불가피성, 대체 불가능성, 비가역성 있는 임계 자연 자본에 대해서는 통합 

지표와 별도로 물량 등의 개별 지표에서 그 스톡을 파악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판단은 

이들 통합 지표와 임계 자연 자본의 개별 지표의 양면에서의 종합적 고려에 근거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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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섀도 프라이스의 추계

통합 지표의 구축에 이용 섀도 프라이스의 추계에 대해서는 비시장재에 관한 평가 방법의 

장단점을 지켜보며 각 자본의 경제적인 성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적절한 추계 

방법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자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1)의 임계 자연 

자본처럼 물량 등의 개별 지표에서 그 스톡을 파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➂ 전지구적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에 비추면, 나라나 지역의 차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 지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서도 국내, 

지역 내에서 소비된 재화나 서비스가 국외나 지역 밖에서 일으킨 자연 자본과 인적 자본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국내 총 자본에서 줄잡아 평가할 필요가 있다.

➃ 자본 선택의 기준

자본 선택에 있어서는 이하의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두 단계의 자본 선택: 건강, 교육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자본과 각 세대가 각각의 가치관에 

근거한 선택 사항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자본의 두개의 단계에서 자본 선택해야 한다.

둘째, 세대 간의 경합성: 세대 간에서 경합성이 있는 자본 등 한 세대의 활동이나 선택이 

후속 세대의 행복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검토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사회의 이익: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 지표의 구축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실됨으로써 취약한 사회의 복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본과 기후와 생태계의 

위기에 대항하는 데 그들의 잠재 능력을 높이는 자본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서도 국내, 지역 내의 활동이 이러한 국외의 자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그것을 총 자본에서 줄잡아 평가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행복도 지표의 재구축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관점에 서서 재구축된 

지속가능성 지표를 행복도 지표의 용도 및 대상, 또 전체 체계와 지표수에 응하고, 적절한 

형태로 접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행복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도 어렵지만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고민하고 검토·반영

하려고 한 점은 단일 지표 중심으로 개발·활용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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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정지표의 재구조화

1. 도정지표 재구조화의 기본전제

 

본 연구의 시작은 충남 도정의 4대 지표가 지표간의 중복도가 높고,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지표분석과 지표간의 관계 등을 분석한 결과 지표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며, 중복성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의 방향 역시 각각 지표의 “통합”이 아니라 지표의 성격과 목적을 살린 

활용도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기둥(구분) 총 지표
완전중복지표* 유사중복지표**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인적/개인(건강) 86 4 4.7% 19 22.1%

사회 110 4 3.6% 10 9.1%

경제 58 4 6.9% 2 3.4%

환경생태 47 2 4.3% 2 4.3%

거버넌스 89 5 5.6% 10 11.2%

합계 390 19 4.9% 43 11.0%

* 완전중복지표 : 지표의 내용과 측정 방법이 같은 지표

** 유사중복지표 : 지표의 내용은 같지만 측정방법이 다른 지표

<표 3-1> 도정 4대 지표의 중복성

통합보다는 재구조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연구(논의) 범위를 재설정하였다. 즉, 충남

도정 4대 지표 검토에 있어 새로운 지표의 추가는 최소화한다. 새로운 여건변화나 대폭적인 

변경의 필요 이유가 없을 경우 현재의 지표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지표 검토와 

생성 등은 지표 간의 관계를 ‘순환적 보완관계’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개인에게 행복이 

중요하지만 도시의 기속가능한 발전을 침해하거나 미래 후손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환경, 생태 등)을 과도(회복불가능)하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서, 각각이 지표

는 존중하되 관련 지표의 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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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관계> <위치적-기능적 관계>

<그림 3-1> 각 지표간의 관계 설정

즉,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지표들이 개선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더 나아진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이러한 경향은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 

될수록 심화되고, 예측 불가능하므로 지표 간의 검토·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그리고 도정의 

운영방향이 도민행복에 있다면 도민행복을 저해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중장기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이는 사회지표와 행복지표도 동일한 관계로 해석되고,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충남도정 지표의 상호관계는 순환적 상호보완관계로 설정하였다.

한편, 각각 다른 지표의 재구조화를 위해, 명확한 분류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한다. 영역설정에 있어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기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집을 철거하기 전까지 

기둥은 변경해서는 안 되고, 불법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한 용어)으로 이해하고, 단순 명확

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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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정지표 재구조화 

1) 지표 재구조화의 고려사항 

지표재구조화는 충남의 주요지표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충남의 도정 

주요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산출할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재구조화는 이러한 지표의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분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표 재구조화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체계화는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론적인 측면이나 실천적용 측면을 

감안하여 재구성하는 재구조화 또는 지표분류체계 변경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표 

재구조화의 목적은 지표체계에 대한 관리기능의 효율화 및 지표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충남 주요 지표 중 법적으로 운용이 요구되는 구속성이 높은 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이며, 지표산출의 지속성은 사회지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충남 사회지표는 

2012년부터 매년 산출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지표의 영역별 분류와 측정지표를 

준거로 행복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지표 재구조화의 주된 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지표 재구조화의 설계원칙 및 절차 

지표 재구조화의 기준으로서 영역(domain)과 주제(theme)별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역별 

기준은 비교적 가치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이며, 정책목적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에, 주제별 기준은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정책방향성 제시를 비롯하여 지표 재구조화의 

목적 등이 반영되는 방식이다.   

지표 재구조화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면, 평면적 체계와 위계적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평면적 체계는 단순이 영역별로 하위영역의 분류 없이 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간결한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분류체계 없이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단순하고 압축적으로 

지표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위계적 체계는 가치기준이나 발전방향성을 고려하여 기둥 

또는 차원, 영역 등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하위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사례분석은 주제별 분류와 위계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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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적용하고 있다(대표적으로 호주의 경우).

따라서 충남 4대 지표 재구조화는 ‘기둥(pillars)-영역(domain)-하위 영역(sub-domain)-

지표(indicators)’의 분류체계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지표 재구조화는 

주제와 영역의 혼합, 그리고 위계적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기둥(pillars)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수용가능하고, 지표의 활용 및 관리

차원에서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지역발전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영역설정은 포괄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회지표의 분류기준을 적용하며, 각 영역별 

하위차원 및 지표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3) 재구조화: 주제별 분류 및 위계적 모델 적용과 지표의 종합화

충남 주요 지표의 재구조화 방안은 기둥설정(pillar) --> 영역(domain) --> 하위영역(sub-domain) 

-> 측정지표(indicators)--> 기본지표 및 참조지표 설정 등으로 분류하는 체계이다. 

충남 주요 지표의 재구조화 방안의 예시는 다음의 <그림 3-2>과 <표 3-2>과 같다. 

단, 행복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지표를 먼저 설정하고, 도정지표는 향후 배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즉, 도정지표는 760여개로 너무 많고, 중복성이 많아, 89개의 핵심지표만 별도로 추가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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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충남 주요 지표의 재구조화 방안 예시

이러한 재구조화의 기본적 틀에 기초하여, 충남 주요 지표에 대해 각각의 지표별로 

<표3-2>의 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남도정 4대 지표에 대해서 

공통의 기둥과 영역과 세부 분류를 위한 하위영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지표를 유사도 

등에 따라 정리하고, 이들 지표의 성격과 지표정의, 담당실국(실과)을 제시한다.

기둥
(pillars)

영역
(domain)

하위영역
(sub-domain) 지표

지표구분
사회/행복/
지속가능

조사지표/
행정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지표정의
(산식,단위)

담당
실국
(실과)

개인

사회
.
.
.

<표 3-2> 충남도정 4대 지표 재구조화의 분석기본 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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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4대 지표의 재구조화는 기존 충남 사회지표, 행복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실국구축의 도정핵심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 지표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기둥)를 포괄하며, 분야 간 중첩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도정의 정책목표 및 방향, 성과 등에 의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기둥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정 4대 지표의 재구조화는  <그림 3-3>과 같이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 사회의 질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향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 공동체, 그리고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지표를 일관성 있게 제시해야할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 수준에서의 삶의 질, 행복수준을 반영하고 공동체 수준에서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등을 반영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둥(pillars) 지표의 목적 지표의 측정수준

충남의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질

삶의 질
(또는 웰빙)

거시적 수준

공동체/중범위수준

미시적 수준 

<그림 3-3> 충남 4대 지표 재구조화의 기둥 및 목적, 측정수준

4) 재구조화 특징 

충남 4대 지표의 재구조화 방안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4대 지표의 

재구조화는 귀납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 지표 재구조화는 새로운 지표개발이 아니며, 기존 

4대 지표를 재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론적, 개념적 틀을 선정

한 후, 이를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설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4대 지표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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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각 지표를 포괄할 수 있는 재구조화의 틀에 의해 지표를 재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귀납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표 간 또는 영역과 지표간의 논리적 관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둘째, 충남의 주요 지표를 최대한 수용하는 포괄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지표체계는 간결성과 

복합성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표체계가 간결할수록 의미전달이 명확하고 

비교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반면에 지표체계가 세분화될수록 각 영역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충남의 4대 지표를 최대한 수용하여 재배치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충남 주요 지표의 재구조화는 충남의 현실진단과 정책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선, 충남 4대 지표 재구조화 틀에 기본지표(headline indicators)와 참조지

표(subsidiary indicators)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지표(headline indicators)는 보다 실용

적이고 정책방향 및 정책성과가 뚜렷하며, 정책담당자와 도민의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에 

대한 지표로 설정하여 전체적인 충남의 현실을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성과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참조지표(subsidiary indicators)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지표 및 참조지표는 제도적 틀, 예컨대 지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야별 영역간 지표관계, 지표의 성격,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비중, 지표 활용방식 등에 관한 논의도 진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재구조화와 활용성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예) 

지표의 통합적·효과적 관리와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의 GUI환경 구축과 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정책포탈 내 ‘지표관리’ 항목을 개선하여 도정대표지표 등 추가하고,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계를 실시간 입력하고 책임성 부여하며, 정책포탈 내 직무성과계약과제 

및 중장기계획 관리시스템과 지표 관리시스템을 연동하여 통합관리 구축 방법과 추진체계의 

제시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충남도가 총괄관리하고 연구와 정책개발 차원에서 사용자 환경

(GUI)을 제안 하고, 시스템 구축은 민간업체와 연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관련 주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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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기획관   ⇢ 총괄 기획, 시스템 운영

 충남연구원  ⇢ 활용방안 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디자인(안) 제시

 개발업체    ⇢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다음은 효과적 관리와 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GUI 디자인과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다음 그림은 이용자 중심의 GUI환경 구축의 예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관리 화면에서 도정 관련 4개 지표를 함께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철저하고, 적시적인 지표작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환경 구축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표중심과 실국중심 2가지 예시를 제안한다. 화면의 

구성은 좌측에는 기둥을 표시해주고 우측에는 실국 또는 실과를 보여주도록 구성한다. 화면의 

위쪽에는 지표군 명칭을 보여주고, 중앙에는 지표가 나타나도록 한다. 아래쪽에는 지표 

검색 후 수정, 저장, Download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지표를 선택하였을 때 지표 

정의와 지표 구분(정량/정성), 지표 측정 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림 3-4> 지표 중심의 재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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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표중심의 재구조화<그림 3-4>를 보면, 4개 지표 중 원하는 지표(도정지표, 지속

가능지표, 행복지표, 사회지표)를 검색하고자 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정지표 

선택 시 도정 지표에 포함된 모든 지표를 화면상에 보여주며, 우측에는 실국 별 색상을 다르게 

하여 관리하는 실국 색과 지표 색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음으로 실국 중심의 재구조화<그림 3-5>는 실국을 우선 선택하고, 그 실국이 관리하는  

도정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지표, 행복지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실국에 포함되어 있는 실과를 목록으로 보여주고 실과별 텍스트 색을 다르게 하여 실과에서 

관리하는 지표를 동일색으로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5> 실국 중심의 재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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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정지표의 활용도 강화 방안

1. 근거기반 도정운영

1) 근거기반 도정운영

행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자체 생산 보유 활용하는 관행을 관료 

개인, 부서, 기관 등 의사결정 단위별로 폐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선호하는 행태이다. 

독점적 정보 생산과 활용 행태는 관료제 조직구조와 업무문화는 법규에 근거한 획일적 관리

행정에는 적합하나,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개와 

투명 그리고 개방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업무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나타난다.

근거기반(evidence based) 도정 운영이란 정책이나 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 자료들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근거 자료라 함은 정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정책의 실행으로부터 나타나는 영향(impacts) 등에 대한 행정 내부자료를 포함하여 전문가 

의견, 연구 결과물, 간행물, 선행 연구자료, 이해관계자 합의 내용, 감사나 이전 정책평가 

결과, 경제적/통계적 모델링 등의 정보자료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중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통계(statistics)이다. 통계자료는 공신력을 갖는 정형화된 데이터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시계열 비교나 타 자치단체 혹은 해외자료와 비교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음은 

물론 수학적/통계적 모델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근거기반으로 지표체계

지표체계는 행정활동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실증적이고 과학적 절차를 통해 

창출해 낸 데이터(data)들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index)들을 상호 

연관성을 갖는 범주들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지표(index) 작성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작성하고자 하는 지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범주화 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지표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지표의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 지표체계는 지표에 대응하는 개념틀을 범주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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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분류체계의 구축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개념틀의 범주에서 출발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과 기존의 지표들을 통합하여 상위범주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지표분류체계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필요에 따라 쉽게 개선·활용할 수 있다.

<그림 4-1> 지표분류체계

지표를 통해 확보되는 데이터(data)는 정보(information)와 지식(knowledge)으로 전환하는 

활용 과정을 거쳐 행정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데이터가 활용되어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피드백의 전과정을 학습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활동을 “분석(analytics)”이라고 한다.

3) 데이터와 데이터 활용

근거기반 도정의 기초가 되는 근거로 통계가 가장 기초가 되나 오늘날 다양한 전자적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통계자료는 통계적 수학적 모델에 따른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으로 서술

(description)이나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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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화된 전자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등 다양한 방식의 근거기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이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웨어하우스 기타의 각종 전자적 자료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흥미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도출하는 작업으로서 기능적으로는 

개념기술, 연관성 분석, 분류, 예측과 경향분석, 군집화, 아웃라이어 분석, 편차나 유사성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측분석은 데이터에서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s)와 예측변수

(predictive variables)와 같은 분석모델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트랜드나 행동패턴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 식별을 위한 프로파일링 (Profiling), 신용

카드 사기의 방지를 위한 활동 등에 적용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조직에서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며, 경영상의 다양한 위협이나 위험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통합적 데이터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사적 성과관리 등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2. 정책과정과 지표 활용

1) 정책과정

사회문제를 공공의 자원과 공공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정책과정은 이념적으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인지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토론하는 정책형성과정,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4-2> 정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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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각 단계마다 다른 참여자가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이 때 

지표를 통해 형성된 자료의 활용은 정책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물론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책형성-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정책과정에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도정관련 지표

체계의 활용은 아래 <표 4-1>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지표체계들이 실과단위 업무 수준에서 대략 일치하나 전체 실과단위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와 지표간의 연계성이 대한 입증이나 학습이 취약하여 직접적인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표체계의 활용은 학습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지표를 통해 활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과정 활용 지표체계 활용시 주의점

정책형성

지속가능지표

행복지표

사회지표

거시적 트랜드 확인에 따른 정책변동의 예측 가능

새로운 사회수요의 발견 및 대응 필요성 발견

구체적 정책제안과 연계성은 취약

지표 대응에 대한 책임부서 확정 불가능

정책집행 도정지표

부서와 지표의 대응적 관계 취약

일부 부서의 지표 누락

지표와 정책/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부족

사업에 대한 투입과 집행결과에 대한 연계 확인 불가능

정책평가
사회지표

도정지표

성과평가와 연계하기에는 지표체계가 불완전

도정 전체나 실국 수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지표체계임

<표 4-1> 도정관련 지표 체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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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형성 과정

정책형성과정은 정책수립에 앞서 사회 문제이슈의 공론화 과정과 이에 대한 정책의제

(policy agenda) 형성 그리고 정책 대안(policy alternatives)들이 탐색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적 문제가 쟁점화 되려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치거나, 정부가 먼저 사회

문제를 인지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사회문제를 먼저 인식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든, 사회 집단의 압력으로 정치과정을 

통해 정책의제가 형성되든 사회의 일부분이 가진 의견(opinion)에 기초한 정책형성과정이 

일반적인 흐름이나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evidence based) 정책형성

과정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와 같은 지표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전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사회 실태를 기술적으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가 있는 반면,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행복지표(happiness index) 혹은 

지속가능지표(sustainable index) 등이 개발되었고, 이들 지표체계에 따라 사회문제를 발견

하고 명료화 할 수 있다.

각각의 지표체계는 지표체계 구성의 목표에 따라 지표영역이나 하위영역 그리고 지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지표의 산출이나 관리와 연계된 행정 부서나 조직은 물론 

나아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연계를 보는 관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표체계의 

구성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적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정책형성과정에 참여자가 다양하고 

불안정함에서 나타나는 정책의제 간의 경쟁,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성 등을 고려할 때 지표

체계는 획일적 체계성보다는 유연성과 변화대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변화에 대응하여 지표

체계의 가변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활용 등과 같은 최선 지능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촉진될 수 있다.

정책결정(policy decision making)은 정책의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안 들 중에서 권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자의 



51

정치적 성향이나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정책대안의 성숙도나 다른 

정책과의 연관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 모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모형들이 있으며 각 모형에 

따라 지표의 활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 집행 과정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써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조직운영, 

인적자원, 예산 등 구체적 활동을 제시하고 실행해나가는 정책의 실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참여자들 간 갈등과 협동의 상호작용(협상과 타협)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서 본래의 목표가 왜곡되기도 하고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책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하향적 요인들과 상향적 요인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향적 요인들로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충분성, 정책 

집행권한 및 책임소재의 명백한 규정정도,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조정 및 감독, 서비스 

전달 방법의 명백한 규정,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충분한 관심과지지 같은 것들이 있다. 상향적 

집행요인으로는 일선공무원의 전문성 및 재량권, 상급기관과 경쟁기관과의 협력, 정책고객의 

적극적 참여, 정책 관련 단체와 주민과의 협력 등이 있다.

정책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책지침의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며, 이 지침에는 

집행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정책집행에 요구되는 

예산 및 기타 자원의 예측, 분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와 그 논리를 정당화하는 

실증적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 정책집행 정도의 계량화와 진척률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정책

간의 비교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의 제시도 필요하다.

정책집행 단계에서 지표 통계의 역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맥락을 들 수 있다. 집행 지침 

작성 : 집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제시하여야 하고 집행방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자원의 확보와 배분 : 정책집행에 요구되는 

예산 및 기타 자원의 예측, 분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와 그 논리를 정당화하는 

실증적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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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점검과 평가 단계에서는 진행정도의 계량화와 진척율을 정의할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독자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나 다른 정책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정책 평가 과정

정책 평가란 한마디로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가늠하는 단계로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로는 정책평가는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산출(outputs)에 대한 평가로 볼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정책평

가는 정책과정 전반에 관한 평가활동을 의미하며 정책집행으로 얻어지는 결과(results)나 

영향(impact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성과(performance)로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란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

하는 기준으로서, 성과를 질적 혹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해당 기관의 

핵심 사업을 포괄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전략목표(strategic goals)와 

달성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계량적으로 표현되어야하고 시간적 

범위가 명확해야 하는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성과지표는 진척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적합성), 성과목표를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대표성),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없도록 계량화로 표현되어야 하고(객관성),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지속성), 또한 사업성과의 질, 산출, 적시성, 비용, 결과 

등의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종합성). 

도청 조직은 정책형성 성격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정책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어 볼 때 주로 광역자치단체로서 정책형성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주요 지표들이 정책형성에 참고자료를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일부 정책집행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관련지표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비용효과성, 전달 효과성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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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정책 평가 과정에서 지표의 활용

 

정책평가 단계에서 지표체계와 이를 처리하는 통계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인 평가자,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에 따른 

평가자 일치도, 신뢰도, 평가 방법에 의한 편향, 평가 시기 결정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성이 요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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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정 지표 이용자 관점에서의 활용 방안

1) 도민의 관점

도민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표체계의 활용은 도정 전반에 대한 트랜드 인식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행복지표, 지속가능지표, 사회지표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충남의 변화 트랜드에 대한 정보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사회트랜드 관련 언론보도처럼 주요 지표체계를 통해 발견되는 10대 트랜드 

등을 정리하여 도민과 언론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가족, 교육, 인권의식, 문화와 여가, 안전의식, 지역

사회와 참여, 환경, 도정 신뢰, 주관적 웰빙 등의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대응에 대한 성과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환경 만족도, 의료 서비스 만족도, 주거환경과 대중교통 만족도, 문화 스포츠 예술 만족도, 

환경체감도, 등과 같이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결과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공감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도지사나 도의회의 관점

현재 개발된 도정지표, 지속가능지표, 행복지표, 사회지표 등은 기본적으로 도지사나 

도의회 같은 정무적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표체계의 구성이 전체 도정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도정 전체의 비전과 

전략의 수준에 부응하는 영역과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수장으로 

전체 도조직의 운영에 관련되어 조직과 인사 그리고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표

체계의 구성은 포괄성과 연계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도지사나 도의회의 관점에서 지표체계의 활용은 각각의 지표체계 개발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지표는 사회 전체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문제 

발견에, 행복지표와 지속가능지표는 도민의 행복과 도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관된 지역 

현실을 파악하고 지역문제를 발견 혹은 예측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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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지표의 경우 상향식으로 작성된 지표로 각 부서단위의 업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작성

되었으나, 도정전체를 조망하는 포괄성, 부서단위와 지표의 대응에 대한 연계성, 시계열 

비교나 타 지역과 비교를 위한 비교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어 도정지표를 활용하여 

예산배정이나 부서성과의 평가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부서의 관점

행정의 기능별로 설정된 부서의 관점에서 현재 개발된 지표체계는 소관부서 업무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나 관련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국 혹은 실과의 소관 정책이나 업무와 지표체계가 일대일 대응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표에 근거한 데이터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체계에 반영된 이슈나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표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이나 업무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 

지표체계는 정책과 업무혁신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부서 관점에서 지표체계의 활용은 성과의 측면이 아니라 과정의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부서가 지표를 통해 성과를 기획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나 예산의 

수립 과정에 지표에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며, 집행과정에서도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지표들이 평가에 질적 자료로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적 측면에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된 지표들이 부서의 입장에서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명확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과정적 측면에서 지표 데이터의 활용은 근거기반행정을 위한 기초이며 

부서 업무 혁신을 위한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업무 담당자의 관점

업무 담당자의 관점에서 지표체계와 조사 결과 데이터는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변화를 

인식하고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업무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을 활용하여 업무 환경을 파악하고 변화를 인지하며 문제나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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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을 활용하여 

업무의 성과를 사전 예측하여 업무 기획을 하거나 사후 평가하여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된 도정지표, 사회지표, 행복지표, 지속가능지표 등은 예산편성 단위인 예산

사업이나 부서별 업무분장과 체계적인 대응을 이루지 못하여 전사적으로 활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응이 가능한 업무담당자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이나 

근거기반 행정을 위해서는 지표체계의 전사적 활용의 한계로 인한 제도화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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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정지표체계 활용 제고를 위한 제언

1) 지표체계 활용의 장애요인

정책과정에 지표 통계의 실질적 활용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정부 기관의 데이터 생성이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데이터가 부재한 경우도 존재한다.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들 데이터 자료

들과 개별 부서의 정책과 관련성을 검증하여 실제적 연계를 설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취약

하며, 지표 데이터의 결과 활용이 사전적 문제예측이나 정책성과에 대한 확인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정치적 책임성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우려가 있다.

데이터 활용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 우월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집단에 의한 

이익추구의 도구나 설득의 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지표체계의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의 협업관계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지표 활용에 있어서 신뢰성, 공공성, 정확성 등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표 통계 데이터 공유에 대한 체계도 미흡하다.

2) 지표활동도 제고 방안 

(1) 지표 품질관리

지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표관련 통계의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차원의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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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내용 주요 점검 항목

관련성 
(relevance)

지표통계자료가 이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이용자 파악 및 분류(구독자 수, 다운로드 수),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필요 통계수 대비 미작

성통계 비율, 이용자 만족도

정확성 (accuracy)
추정값이 미지의 참값에 

근접한 정도

변동계수(CV), 평균제곱오차(MSE), 비표본오차 

정보

시의성 및 
정시성 (timeliness 
& punctuality)

시의성: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간의 차이 

정시성: 예고된 공표시기

의 준수 정도

통계작성주기, 공표소요기간(평균, 최대), 공표

지연기간(평균, 최대)

비교성 
(comparability)

시간 또는 공간이 다른 지표

통계자료의 비교 가능성 정도

국제 기준, 국가 기준, 도시 기준 시계열 단절, 분류, 

방법론, 모집단, 자료조작방법 등의 변화 시 차이점

일관성 
(coherence)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지표통계자료

와의 유사성 정도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자료, 

통계조사와 국민계정의 비교

접근성 및 
명확성 

(accessibility & 
clarity)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통계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 수준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

지 게시, 속보 전송, 검색기능 제공 통계 작성 

과정, 자료이용방법의 설명자료 제공

자료: 통계청. “2015년 국가통계품질관리 매뉴얼.정기통계품질진단”

<표 4-2> 품질관리의 차원

(2) 지표통계자료 작성 역량 제고

업무 담당자나 부서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자료 

취약을 발생시키고 있다. 데이터 생산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정책근거로의 

활용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데이터 생산의 한계는 업무나 데이터에 대한 책임 소재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소극적 업무 인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순환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주도권에 대한 인식부재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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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통계 활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경우에 성과평가 인사고과 성과급 등으로, 

부서의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정책 우수 부서, 성과평가 시 부서평가에 반영 등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산안 편성 시 성과와 관련하여 얼마나 데이터 

혹은 근거 기반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예산 배정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3) 지표통계활용 역량 제고

각종 통계자료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분석역량과 불충분한 분석도구, 

정책과정과 통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정책 영역이나 담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계자료의 부족,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베이스의 부족, 데이터 

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통계역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소속 공무원의 45%가 통계에 대해 조금 

알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여 담당업무와 관련한 통계인식 및 통계수준이 낮다.

지표체계와 통계 관련 부서의 조직내 위치와 구성에 대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통계담당조직은 1계 총 5명의 인력으로 이중 통계전문 인력은 1명이며, 통계업무 근무기간은 

1~3년 미만으로 통계업무 근무기간이 짧은 단기에 그쳐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 교육

실적도 취약하다. 통계담당 전문 조직은 전략기획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  

민간전문기관이나 충남연구원에 통계 활용 정책의 주도 및 지원기능을 지정하는 방안, 정책

담당부서와 민간연구자간의 협업구조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의 지표담당자를 단순히 지표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역할에서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운영과 평가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데이터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4) 행정자료 DB구축

각 부서별 내부 행정자료는 개인PC에 엑셀, 한글파일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분실의 우려 

및 행정자료의 공유·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부서별로 분산된 내부 행정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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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는 시의성 있는 업무자료와 통계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부터 

향후 요구되는 융복합이나 협업활동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민간의 행정자료 개방 

요구 및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체계적인 행정자료 제공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빅데이터, 

BI(Business Intelligence), AI(Automatic Intelligence) 등 다양한 최신 지식정보기술과 결합

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용 행정자료DB구축은 기존의 통계청 

호스팅DB를 활용하여 행정자료 통계표의 생성, 분류별 목록 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

(5)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지표 통계에서 다루는 정보의 다양성이 커지고 정보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시각적 정보요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실시간에 대응하여 지표통계를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대쉬보드 형태의 지원 필요하다.

3) 지속적 지표체계 재구성과 전략적 활용

지표체계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점점 평가하고 재구성되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표체계 재구성 계기 재구성시 고려사항

도정지표
지방선거에 따른 새로운 단체장과 의회 구성

(4년주기)
-단체장의 도정운영 비전과 전략

사회지표

(단기)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도정평가

(2∼3년주기) 

- 도정운영방향에 따른 정책평가

(특성지표)

(장기)대통령선거에 결과에 따른 사회정책 환경

변화 (5년주기)
- 대통령의 중앙정부 정책 방향

행복지표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 

(10년주기)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조건

지속가능지표
지속가능에 대한 국제 환경과 정책변화 

(10년 주기)
-지속가능요소 (UN SDG참고)

<표 4-3> 지표체계 재구성과 전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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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지표의 활용(예): 행복지표_ 행복중심의 정책개발 기초자료8)

1) 분석자료 및 행복도 조사

아산시민의 행복도가 2012년과 2017년 5년 사이에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충남사회조사 해당 연도의 원자료를 이용한다. 2012년 자료는 충남도민 28,565명을 표본

으로 하고, 이 가운데 9.7%인 2,779명이 아산시민에 해당한다. 반면, 2017년 자료는 27,276명의 

전체 표본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2,701명의 아산시민을 표본으로 포함한다. 

행복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은 두 시점 간 다소 상이하다. 우선, 2012년은 서은국․

구재선(2011)에 의한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를 이용하며 이는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분류되는 각각 3개의 문항들-즉, 총 9개의 문항들-을 통해 행복도를 

조사한다. 한편, 2017년 조사에서는 OECD의 권고에 따른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년도 2012년 2017년

지표

-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 즐거운 감정

- 행복한 감정

- 편안한 감정

- 짜증나는 감정

- 부정적인 감정

- 무기력한 감정

-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표 4-4> 2012년과 2017년 행복도 측정 비교 

본고에서는 두 조사시점 간 행복도 측정을 위한 일관성 유지 혹은 유사한 기준의 적용을 

위해 행복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묻는 하나의 문항-즉, ‘행복한 감정’-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다행히, 두 시점 모두 해당 문항에 대해 0-10점의 11점 척도로 질문하여 응답의 척도에 대한 

별도의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8) 아산시·충남연구원, 2017, 아산시 비전설정과 실천전략연구 참조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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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도 결정요인의 변화

개인의 행복감에 대한 결정요인은 관련 선행연구-이를테면, 임준홍․홍성효(2014)-에서의 

모형을 적용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함으로써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                             

여기서, 종속변수인 는 개인 의 행복감에 대한 자기-보고식 점수(0점 : ‘전혀 

행복하지 못함’부터 10점 : ‘매우 행복함’까지의 11점 척도)에 해당한다. 는 개인의 속성-

즉, 남성 여부, 연령과 이의 자승, 학력수준, 혼인상태, 종교 유무, 질병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실업 여부 등-을 포함하고,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연도별 지역별 회귀분석결과는 시점 간 그리고 지역 간 개인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

에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우선, 아산시와 충남 전체 간 비교하면 2012년의 경우 질병 

유무와 월평균 가구소득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충남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질병이 있는 경우에 행복도가 크게 하락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산시의 경우에는 질병의 행복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의 상승이 행복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Easterlin(1974)의 결과와 달리 4백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행복도의 증가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아산시에 대한 분석결과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후

에는 이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함축한다. 2017년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는 

아산시와 충남 전체 간 행복도 결정요인에서의 상이성이 2012년에 비해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나 남성 여부와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점 간 비교에서는 2012년에 비해 최근에 실업 여부와 질병 유무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이 

보다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혼인상태에 따른 행복도가 2012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혼과 사별, 이혼의 순으로 높았으나 2017년에는 미혼이 사별의 경우에 비해 덜 행복한 것으로 

분석된다.9) 아산시민 행복도 결정요인의 두 시점 간 변화를 충남 전체의 해당 변화를 고려한 

상대적 변화로 재해석하는 경우, 아산시민들에게 있어 최근에 학력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이 행복의 실감에서 보다 중요해진 반면에 종교의 영향은 작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 2017년에는 질병의 유무에 대한 문항 대신에 주관적으로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물으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우를 질병이 있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로 인해 해당 

변수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이 두 연도 자료에서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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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학력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고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충남 도민 대비 

아산시민의 행복도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구분
2012 2017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남성
-0.0255 -0.0078 0.023 -0.082**
(-0.37) (-0.31) (0.31) (-2.95)

연령
-0.0312* -0.0269** -0.034* -0.033**
(-2.40) (-6.02) (-2.43) (-6.78)

연령 자승
0.0003* 0.0002** 0.000+ 0.000**
(2.18) (5.63) (1.78) (6.40)

학력수준

고등학교 이하
-0.2919** -0.2948** -0.201* -0.373**
(-3.82) (-9.64) (-2.22) (-10.72)

대학원 이상
0.3961+ 0.4270** 0.829** 0.668**
(1.66) (4.78) (2.99) (6.9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0.5042** 0.4853** 0.610** 0.535**
(4.26) (9.99) (4.65) (10.04)

사별
0.0749 0.0626 0.366+ 0.220**
(0.41) (0.96) (1.85) (3.19)

이혼
-0.3201+ -0.3918** 0.003 -0.209*
(-1.73) (-4.36) (0.01) (-2.49)

종교 있음
0.2323** 0.2066** 0.104 0.185**
(3.51) (8.45) (1.36) (6.79)

질병 있음
-0.0451 -0.1418** -0.719** -0.815**
(-0.54) (-4.93) (-6.18) (-21.40)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0.6942** -0.3270** -0.231 -0.298**
(-5.30) (-7.08) (-1.42) (-5.35)

1~2백만원
-0.3805** -0.2620** -0.357** -0.332**
(-3.62) (-6.47) (-2.79) (-7.23)

2~3백만원
-0.3291** -0.1873** -0.206+ -0.088*
(-3.42) (-4.79) (-1.77) (-2.03)

4백만원 이상
-0.1153 0.1189** 0.190+ 0.171**
(-1.09) (2.83) (1.75) (4.12)

실업
-0.3256* -0.2880** -0.792* -0.773**
(-2.50) (-6.56) (-2.49) (-7.19)

상수항
6.9930** 6.9370** 6.853** 7.040**
(27.01) (73.84) (23.55) (65.09)

관측수 2,791 28,628 2,701 27,276

Adj. R-squared 0.0634 0.0521 0.0888 0.090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개인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됨

<표 4-5>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 개인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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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행복도에서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식 (1)에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회귀식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10)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산시민들에게 있어 의료시설 접근성, 대기의 질, 이웃에 대한 신뢰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의 행복도 증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으며 문화예술시설이나 

문화여가활동은 절대적 중요성은 비록 감소했으나 상대적 중요성은 오히려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구분
2012 2017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문화예술시설/문화여가활동
0.0508* 0.0825** 0.018* -0.001

(2.52) (11.63) (2.01) (-1.51)

의료시설 접근성
0.0426** 0.0676** 0.209** 0.034**

(2.66) (12.17) (4.37) (3.35)

대중교통(버스)/전반적인 
대중교통

0.0380* 0.1141** 0.009+ 0.003**

(2.23) (16.66) (1.94) (4.30)

대기의 질
0.1198** 0.1227** 0.123** 0.049**

(6.61) (20.66) (3.54) (3.23)

안전(자연재해)
0.0979+ 0.0691** 0.016 -0.003

(1.86) (6.45) (1.46) (-1.15)

전반적인 가족관계
0.3802** 0.3906** 0.057 0.020**

(19.67) (57.13) (1.41) (5.65)

이웃에 대한 신뢰/지역에 
대한 소속감

0.0944* 0.1573** 0.400** 0.104**

(2.43) (6.50) (7.98) (4.1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개인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됨.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회귀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표시하지 않음

<표 4-6>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 영역별 중요성

3) 정책 제안

시민의 행복도 개선은 행복이 개인의 궁극적 삶의 목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최종 성과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많은 정책대상 가운데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것이다. 

10)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삶을 구성하는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고려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에 자료의 보완을 통해 시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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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행복의 주관성, 심리학적 접근, 개인 차원의 영역으로 간주됨으로 인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11) 하지만, 최근에는 OECD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부탄 등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행복증진을 정책적으로 접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계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

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주시, 인천시의 부평구 등을 

포함한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복 혹은 삶의 질 지수를 개발

하고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산시 역시 시정의 최종 목표가 시민의 행복증진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산시민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비록 경제적 취약계층과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 

취약계층 간 상당부분에서 중첩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을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식별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정책이 물질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결과(Boarini et al., 2012)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웰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웃에 대한 신뢰이며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정책의 추진

보다는 비물질적 정책의 추진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산시 역시 적어도 

복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적 기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행복 혹은 삶의 질을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정책 프레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시각에서 변화가 이뤄지면, 부탄이나 일본의 일부 지방정부에서와 같이 정책의 

평가기준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포함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시책의 마련이 뒤따라야만 

행복증진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작용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1) 한편, Krueger and Schkade(2006)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자기-보고식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과 같은 객관적 

변수 못지않게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조사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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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근거기반의 도정정책 개발을 위해 중요한 충남도정 4대지표가 효과적 생산-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표 생산자와 

활용자가 함께 ‘도정지표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 단계별 워크숍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도정 4대 지표는 생산이유 및 목적이 각각 상이하여,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체계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재구조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재구조화하였다. 재구조화를 위해

서는 4대 지표를 포괄하는 기둥을 설정하고, 그 중심에는 현재 충남도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회지표를 기준으로 4대 지표(도정핵심지표 포함)를 재배치 시켰다.

단, 재구조화의 분석과정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지표임에도 생산시기, 측정방법 등 작은 

차이로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활용도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조사시기와 방법, 측도의 통일이 요구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부탄의 행복도 

측정과 유사하게 통합 조사표를 바탕으로 많은 시간(예, 4시간 컨설팅 조사)을 투자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공감과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충남연구원이나 충남도 기획실에서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충남도정 4대 지표 중 현재 지속가능 지표는 충남도정 포탈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리

되고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4대 지표를 한 눈에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시스템 구축은 4대 지표가 체계적으로 한 화면에 나타나면서, 1차적으로는 

어떤 지표가 있고, 그 값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지표가 누락되어 있는가? 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지표의 생산과 관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지표 중 

도정 방향과 실국 목표 등을 고려하여 실국 스스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OECD, 전국 지표와 비교하여 좋은(BEST)지표와 

개선(WORST) 지표의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67

셋째, 충남도정 전반에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표통계 작성자의 역량강화를 

기초로 한 지표의 품질관리에서부터 활용자의 역량강화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충남도정 4대 

지표 역시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두어 모니터링 평가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표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지표실명제와 지표관리위원회 등의 단·중장기적 대책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제언에서 보다 상세히 제시한다.

2. 활용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단계적 개선 및 확대 방안

도정지표의 활용도 강화를 위해서는 시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방안

으로는 관리를 위주로 한 지표체계 관리에 중점을 둔다. 영역구분은 개별 프레임워크를 훼

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지표관리의 경

우 중복된 지표는 생산 및 정책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지표는 각 지표별 담당자가 전체

적으로 관리한다. 지표서비스는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1> 지표 체계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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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기적 방안은 각 지표체계의 개편 시 하나의 큰 틀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영역구분은 4대 지표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재구축<그림 5-1>한다. 지표관리는 

4대 지표의 통합된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표지표를 선정시 동일지표라 하더라도 측정방법, 측정산식에 따라 

유사지표로 분류되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대표지표

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장기적으로 하나의 조사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표서비스는 단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로 구축한다.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단일 통합시스템 구축은 단기적 방안으로 앞당겨도 좋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 방안은 각 지표의 유상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조사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 역시 융복합적 활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부탄의 행복조사의 경우 

훈련된 조사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일당을 지급하면서 아주 면밀하고 상담에 가까운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표의 경우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융복합적 활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표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연구기관(예, 충남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남의 현안 및 국가의 시책에 따라 또 다른 지표가 신규로 작성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도정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으로 지표체계 관리를 일원화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능한 기존의 공통적인 지표안에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지표를 반영하고 

그 외 지표를 새로이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표실명제 도입과 지표관리위원회 구성

책임 있는 지표의 생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지표실명제 도입과 지표관리위원회 구성도 필요

하다. 첫째, 지표실명제 도입이다. 도정지표, 사회지표 등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ies) 수립의  주요 근거자료 제공되는 만큼 도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지표실명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정의 신규사업 정책 입안 시 재구조화된 지표와 연계하여 그 지표의 성과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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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정책에 지표 활용 프로세스

둘째, 지표관리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 해당 지표에 대해 ‘지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입안 시 지표의 삭제, 추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충남연구원 또는 충남도 기획실 산하). 현재의 방식대로 각각 다른 주체가 도정현안에 

따라 신규 지표를 생산 시 통합관리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셋째, 지표가이드북 작성이 요구된다.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작성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지표 생산부터 관리 및 정책 활용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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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출
하
였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량

-
기
획
조
정
실

48
1인

당
 공

공
도
서
관
 연

간
 

대
출
권
수

1인
당
 공

공
도
서
관
 연

간
 대

출
권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대
출
 권

수
 ÷

 총
인
구

문
화
체
육
관
광
국

49
국
공
립
시
설
 이

용
 아

동
 비

율
국
공
립
시
설
 이

용
 아

동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국
공
립
 보

육
시
설
 이

용
 영

유
아
 수

 ÷
 전

체
 보

육
시
설
 이

용
 

영
유
아
 수

) 
×
 1
00

복
지
보
건
국

50
아
이
돌
보
미
지
원
 아

동
 비

율
아
이
돌
보
미
지
원
 아

동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아
이
돌
봄
 지

원
 아

동
 수

 ÷
 1
2세

 이
하
 재

가
 아

동
 수

) 
×
 1
00

여
성
가
족
정
책
관

51

학
습
기
회

학
력
수
준

귀
하
는
 정

규
 교

육
을
 어

디
까
지
 받

으
셨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량

-
기
획
조
정
실

52
고
등
학
교
 졸

업
률

고
등
학
교
 졸

업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수

 ÷
 3
년
 전

 고
등
학
교
 입

학
생
 수

) 
×
 1
00

기
획
조
정
실

53
평
생
학
습
 참

여
율

평
생
학
습
 참

여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평
생
교
육
 학

습
자
 수

 ÷
 성

인
인
구
) 
×
 1
00

기
획
조
정
실

54
평
생
학
습
 참

여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참
여
율
 측

정
(%

) 
: 
(학

습
자
수
/성

인
인
구
)×

10
0 
- 
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기
획
조
정
실

<
표

 6
-
2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기

초
 
분

석
( 계

속
)



74

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55

인
적
/

개
인

(건
강
)

보
건
의
료

(건
강
)

의
료
 서

비
스

의
료
시
설
 이

용
 여

부
 및

 빈
도

귀
하
는
 지

난
 1
년
 동

안
 충

청
남
도
에
 있

는
 의

료
시
설
을
 이

용
한
 경

험
이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량

-
복
지
보
건
국

56

의
료
시
설
 및

 서
비
스
 만

족
도

의
료
시
설
 및

 서
비
스
에
 대

해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복
지
보
건
국

57
귀
하
는
 의

료
서
비
스
의
 질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복
지
보
건
국

58
귀
하
는
 
본
인
의
 
건
강
상
태
 
및
 
의
료
서
비
스
의
 
접
근
성
이
 
어
떠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전
반

적
인
 건

강
상
태
 /
 의

료
시
설
까
지
의
 접

근
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복
지
보
건
국

59
귀
하
의
 의

료
시
설
(의

료
서
비
스
)까

지
의
 접

근
이
 어

느
정
도
 수

월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복
지
보
건
국

60
귀
하
는
 의

료
서
비
스
의
 접

근
성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복
지
보
건
국

61
천
인
당
 의

사
수

1,
00
0인

당
 의

사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
의
사
 +
 치

과
의
사
 +
 한

의
사
) 
×
 1
00
0]
 ÷

 총
인
구

복
지
보
건
국

62
공
공
 의

료
기
관
 만

족
도

공
공
 의

료
기
관
 만

족
도

도
정
지
표

행
정

정
성

도
민
 만

족
도
 측

정
(%

) 
복
지
보
건
국

63

건
강
 상

태

개
인
의
 건

강
상
태

귀
하
의
 전

반
적
인
 건

강
상
태
는
 어

떠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복
지
보
건
국

64
귀
하
의
 건

강
상
태
는
 어

느
 수

준
이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복
지
보
건
국

65
성
인
병
 발

생
률

성
인
병
 발

생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3
0세

 이
상
 고

혈
압
, 
당
뇨
병
 발

생
자
 수

 ÷
 3
0세

 이
상
 인

구
수
) 
×
 

10
0

복
지
보
건
국

66
초
·
중
·
고
생
 비

만
율

 
초
·
중
·
고
생
 비

만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2
5이

상
 체

질
량
지
수
 학

생
수
 ÷

 전
체
 학

생
수
) 
×
 1
00
 (
※
 

체
질
량
지
수
(B
M
I) 
= 
체
중
(㎏

) 
÷
 신

장
(m

)²
)

복
지
보
건
국

67
어
린
이
 아

토
피
피
부
염
 유

병
률
 

어
린
이
 아

토
피
피
부
염
 유

병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1
5세

미
만
 아

토
피
 환

자
 수

 ÷
 1
5세

미
만
 인

구
수
) 
×
 1
00

※
의
사
로
부
터
아
토
피
피
부
염
진
단
을
받
은
비
율
(1
5세

미
만
)

복
지
보
건
국

68
영
아
사
망
률

영
아
사
망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1
세
 미

만
 사

망
 영

아
 수

 ÷
 1
년
간
 총

 출
생
아
 수

) 
×
 1
00

복
지
보
건
국

69

스
트
레
스
 인

지
율

귀
하
는
 지

난
 2
주
 동

안
 일

상
생
활
에
서
 전

반
적
으
로
 스

트
레
스
를
 어

느
 정

도
 느

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복
지
보
건
국

70
가
정
생
활
 스

트
레
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복
지
보
건
국

71
직
장
생
활
 스

트
레
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 
+ 
해
당
없
음

복
지
보
건
국

72
학
교
생
활
 스

트
레
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 
+ 
해
당
없
음

복
지
보
건
국

73
전
반
적
인
 스

트
레
스
 정

도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복
지
보
건
국

74
귀
하
의
 스

트
레
스
 정

도
는
 어

느
 수

준
이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복
지
보
건
국

75
청
소
년
 인

터
넷
 중

독
 상

담
 건

수
청
소
년
 인

터
넷
 중

독
 상

담
 건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청

소
년
 인

터
넷
(게

임
) 
중
독
 상

담
 건

수
(개

인
 및

 집
단
상
담
)

여
성
가
족
정
책
관

76

주
관
적
 웰

빙

삶
에
대
한
 만

족
도
 및

 정
서
경
험

귀
하
는
 요

즘
 자

신
의
 삶

에
 대

해
 전

반
적
으
로
 얼

마
나
 만

족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77
삶
의
 만

족
도

삶
의
 만

족
도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도
민
 만

족
도
 측

정
(%

)-
사
회
지
표

기
획
조
정
실

78

삶
에
대
한
 만

족
도
 및

 정
서
경
험

귀
하
는
 요

즘
 자

신
이
 하

고
 있

는
 일

이
 전

반
적
으
로
 얼

마
나
 가

치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79
귀
하
는
 어

제
 어

느
 정

도
 행

복
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80
귀
하
는
 어

제
 어

느
 정

도
 근

심
 또

는
 걱

정
을
 하

셨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81
귀
하
는
 어

제
 어

느
 정

도
 우

울
하
셨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82
귀
하
의
 전

반
적
인
 삶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83
귀
하
는
 긍

정
적
 정

서
(즐

거
움
, 
행
복
감
 등

)를
 자

주
 느

끼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84
귀
하
는
 부

정
적
 정

서
(슬

픔
, 
불
안
감
 등

)를
 자

주
 느

끼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85
귀
하
는
 향

후
 현

재
 보

다
 더

 행
복
해
 질

 것
이
라
 생

각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86
기
타

귀
하
의
 성

격
은
 외

향
적
이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
6
-
3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기

초
 
분

석
( 계

속
)

표
 



75

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87

사
회

사
회
복
지

인
권
 의

식

사
회
적
 약

자
에
 대

한
 인

권
의
식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다
음
과
 
같
은
 
사
람
들
을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여

성
, 
아
동
-청

소
년
, 
노
인
, 
장
애
인
, 
외
국
인
노
동
자
, 
결
혼
이
민
자
, 
귀
화
자
, 
농
어
업
인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자
치
행
정
국

88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여

성
을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자
치
행
정
국

89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아

동
/청

소
년
을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자
치
행
정
국

90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노

인
을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자
치
행
정
국

91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장

애
인
을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자
치
행
정
국

92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외
국
인
 
노
동
자
(이

주
 
외
국
인
)을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자
치
행
정
국

93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결

혼
이
민
자
를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자
치
행
정
국

94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귀

화
자
를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자
치
행
정
국

95
귀
하
가
 거

주
하
는
 지

역
에
서
 농

·
어
업
인
을
 차

별
하
지
 않

고
 존

중
하
고
 있

습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자
치
행
정
국

96

양
성
평
등
에
 대

한
 인

식

귀
하
께
서
 가

지
고
 계

신
 남

·
녀
 관

계
에
 대

한
 평

소
 생

각
을
 알

아
보
고
자
 합

니
다
. 
각
 항

목
에
 대

하
여
 어

떻
게
 생

각
하
십
니
까
?(
4개

 개
별
 평

가
 항

목
으
로
 구

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여
성
가
족
정
책
관

97
한
국
사
회
에
서
 남

성
은
 여

성
보
다
 더

 많
은
 분

야
에
서
 주

도
권
을
 가

지
고
 있

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98
남
자
와
 여

자
는
 모

든
면
에
서
 평

등
하
게
 대

우
 받

아
야
한
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99
주
변
사
람
들
의
 눈

치
를
 보

지
 않

고
 양

성
평
등
(남

·
녀
평
등
)을

 실
천
할
 자

신
이
 있

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10
0

양
성
평
등
은
 여

성
을
 위

한
 것

이
고
, 
남
성
에
게
는
 역

차
별
적
이
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10
1

기
초
생
활

보
장

사
회
복
지
급
여
 및

 서
비
스
 대

상
자

 
비
율

 
사
회
복
지
급
여
 및

 서
비
스
 대

상
자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사
회
복
지
급
여
 및

 서
비
스
 대

상
 인

구
수
 ÷

 총
인
구
) 
×
 1
00

복
지
보
건
국
, 

여
성
가
족
정
책
관

10
2

지
니
계
수

지
니
계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지
니
계
수
(도

시
근
로
자
, 
총
소
득
기
준
)

경
제
통
상
실

10
3

지
역
(시

·
군
)간

 소
득
격
차
 지

수
지
역
(시

·
군
)간

 소
득
격
차
 지

수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지
니
계
수
를
 포

함
한
 복

합
적
 산

식
 필

요
기
획
조
정
실

10
4

빈
곤
 인

구
 비

율
빈
곤
 인

구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중
위
소
득
의
 5
0%

 이
하
 인

구
수
 ÷

 총
인
구
) 
×
 1
00

복
지
보
건
국

10
5

최
저
주
거
수
준
 미

달
 가

구
 비

율
최
저
주
거
수
준
 미

달
 가

구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최
저
주
거
기
준
 면

적
·방

수
 기

준
과
 시

설
기
준
 미

달
 가

구
 ÷

 전
체
 

가
구
수
) 
×
 1
00

※
최
저
주
거
기
준
(‘

04
.6
.1
5)
면
적
:2
2.
94
㎡

-

10
6

소
득
대
비
 주

택
가
격
 비

율
소
득
대
비
 주

택
가
격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주
택
 중

위
가
격
 ÷

 가
구
 중

위
소
득
(배

수
)

※
소
득
대
비
 
주
택
가
격
 
비
율
의
 
계
산
은
 
주
택
 
구
입
 
여
부
와
 
관
계
 

없
이
 계

산
 될

 수
 있

으
나
 주

택
을
 구

입
한
 가

구
(또

는
 2

년
내
 구

입
을
 희

망
하
는
 가

구
)의

 연
소
득
 대

비
 
구
입
 주

택
가
격
의
 비

를
 가

구
별
로
 계

산
한
 후

 지
역
별
 또

는
 계

층
별
로
 구

분
하
여
 평

균
함

국
토
교
통
국

10
7

사
회
복
지

 
서
비
스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애
인
 의

무
고
용

 
이
행
 비

율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애
인
 의

무
고
용
 이

행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장
애
인
 의

무
고
용
 달

성
 기

관
 수

 ÷
 장

애
인
 의

무
고
용
 대

상
 기

관
 수

) 
×
 1
00

자
치
행
정
국

10
8

여
성
권
익
증
진
시
설
 수

여
성
권
익
증
진
시
설
 수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시
설
 수

(개
소
)

여
성
가
족
정
책
관

10
9

공
공
기
관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설
치
율

공
공
기
관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설

치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적

정
 설

치
율
(%

)
복
지
보
건
국

11
0

자
살
률
(연

령
표
준
화
 자

살
률
)

자
살
률
(연

령
표
준
화
 자

살
률
)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연
령
별
 자

살
률
×
표
준
인
구
의
 연

령
별
 인

구
)/
표
준
인
구

복
지
보
건
국

11
1

직
장
어
린
이
집
 설

치
 이

행
률

직
장
어
린
이
집
 설

치
 이

행
률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직
장
어
린
이
집
 설

치
 사

업
장
수
/의

무
설
치
 사

업
장
수
)×

10
0

복
지
보
건
국

11
2

노
인
돌
봄
서
비
스
 이

용
 비

율
노
인
돌
봄
서
비
스
 이

용
 비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독
거
노
인
대
비
 이

용
 노

인
 비

율
복
지
보
건
국

<
표

 6
-
4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기

초
 
분

석
( 계

속
)



76

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11
3

사
회

주
거

주
거
 환

경
주
거
환
경
 만

족
도

현
재
 살

고
 있

는
 주

거
 환

경
에
 대

해
 얼

마
나
 만

족
하
십
니
까
?(
총
 8

개
 항

목
: 
주
택
, 
쇼
핑
시

설
, 
의
료
시
설
, 
공
공
시
설
, 
휴
식
공
간
, 
교
육
환
경
, 
치
안
안
전
, 
종
합
만
족
도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국
토
교
통
국

11
4

주
거
환
경
 만

족
도
 _
 주

택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1
5

주
거
환
경
 만

족
도
 _
 쇼

핑
시
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1
6

주
거
환
경
 만

족
도
 _
 의

료
시
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1
7

주
거
환
경
 만

족
도
 _
 공

공
시
설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1
8

주
거
환
경
 만

족
도
 _
 휴

식
공
간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1
9

주
거
환
경
 만

족
도
 _
 교

육
환
경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2
0

주
거
환
경
 만

족
도
 _
 치

안
환
경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2
1

주
거
환
경
 만

족
도
 _
 종

합
만
족
도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2
2

대
중
교
통

대
중
교
통
 이

용
 만

족
도

귀
하
는
 현

재
 거

주
하
시
는
 주

거
환
경
에
 만

족
하
십
니
까
?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2
3

귀
하
는
 지

역
의
 교

통
수
단
에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시
내
버
스
-마

을
버
스
, 
시
외
버
스
-고

속
버
스
, 
택
시
, 
전
철
, 
철
도
, 
선
박
, 
종
합
만
족
도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국
토
교
통
국

12
4

귀
하
는
 지

역
의
 시

내
버
스
/마

을
버
스
에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교
통
수
단
의
 쾌

적
성
, 
정

시
성
, 
친
절
함
 등

을
 전

반
적
으
로
 생

각
하
여
 답

변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이

용
하
지
 않

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2
5

귀
하
는
 지

역
의
 시

외
/고

속
버
스
에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교
통
수
단
의
 쾌

적
성
, 
정
시
성
, 

친
절
함
 등

을
 전

반
적
으
로
 생

각
하
여
 답

변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이

용
하
지
 않

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2
6

귀
하
는
 
지
역
의
 
택
시
에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교
통
수
단
의
 
쾌
적
성
, 
정
시
성
, 
친
절
함

 
등
을
 전

반
적
으
로
 생

각
하
여
 답

변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이

용
하
지
 않

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2
7

귀
하
는
 
지
역
의
 
전
철
에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교
통
수
단
의
 
쾌
적
성
, 
정
시
성
, 
친
절
함

 
등
을
 전

반
적
으
로
 생

각
하
여
 답

변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이

용
하
지
 않

음
국
토
교
통
국

12
8

귀
하
는
 
지
역
의
 
철
도
에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교
통
수
단
의
 
쾌
적
성
, 
정
시
성
, 
친
절
함

 
등
을
 전

반
적
으
로
 생

각
하
여
 답

변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이

용
하
지
 않

음
국
토
교
통
국

12
9

귀
하
는
 
지
역
의
 
선
박
에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교
통
수
단
의
 
쾌
적
성
, 
정
시
성
, 
친
절
함

 
등
을
 전

반
적
으
로
 생

각
하
여
 답

변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이

용
하
지
 않

음
국
토
교
통
국

13
0

귀
하
는
 지

역
의
 전

반
적
인
 대

중
교
통
 이

용
 만

족
도
에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교
통
수
단

의
 쾌

적
성
, 
정
시
성
, 
친
절
함
 등

을
 전

반
적
으
로
 생

각
하
여
 답

변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국
토
교
통
국

13
1

귀
하
께
서
 이

용
하
고
 계

시
는
 교

통
시
설
이
 편

리
하
십
니
까
?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국
토
교
통
국

13
2

대
중
교
통
(수

송
) 
분
담
률

대
중
교
통
(수

송
) 
분
담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1
일
 대

중
교
통
 수

송
인
원
 ÷

 1
일
 총

 수
송
인
원
) 
×
 1
00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3
3

대
중
교
통
(수

송
) 
분
담
률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대
중
교
통
 수

송
 분

담
률
(%

)-
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국
토
교
통
국

13
4

대
중
교
통
 미

공
급
 비

율
대
중
교
통
 미

공
급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대
중
교
통
 미

공
급
 리

 수
 ÷

 전
체
 리

 수
) 
×
 1
00

국
토
교
통
국

13
5

교
통
 시

설
 

및
 환

경

자
전
거
 교

통
수
단
 분

담
률

자
전
거
 교

통
수
단
 분

담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1
일
 자

전
거
 수

송
인
원
 ÷

 1
일
 총

 수
송
인
원
) 
×
 1
00

국
토
교
통
국

13
6

보
도
율

보
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보
도
면
적
 ÷

 도
로
면
적
) 
×
 1
00

국
토
교
통
국

13
7

안
전
한
 보

행
환
경
 개

선
사
업

안
전
한
 보

행
환
경
 개

선
사
업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사
업
 시

행
 개

소
수
  
- 
도
정
지
표

국
토
교
통
국

13
8

(자
동
차
 천

 대
당
) 
교
통
사
고
 

발
생
 건

수
(자

동
차
 천

 대
당
) 
교
통
사
고
 발

생
 건

수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천
대
당
 사

고
발
생
건
수
-행

복
지
표

국
토
교
통
국

13
9

지
방
도
 포

장
률

지
방
도
 포

장
률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지
방
도
 포

장
률
(%

)-
중
점
관
리
 지

표
국
토
교
통
국

14
0

광
역
 교

통
망
 확

충
광
역
 교

통
망
 확

충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주
진
입
도
로
 및

 제
2진

입
도
로
 개

통
거
리
총
연
장
/단

위
:k
m

  
* 
부
분

․임시
개
통
 포

함
국
토
교
통
국

14
1

항
만
물
동
량

항
만
물
동
량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항
만
 취

급
 물

동
량
, 
단
위
 톤

(T
on
)

해
양
수
산
국

<
표

 6
-
5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기

초
 
분

석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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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14
2

사
회

문
화
와
여
가

문
화
 및

 
여
가
 환

경

문
화
, 
스
포
츠
, 
예
술
활
동
 만

족
도

귀
하
는
 
지
난
 
1년

 
동
안
 
다
음
과
 
같
은
 
문
화
 
및
 
여
가
활
동
에
 
참
여
하
신
 
적
이
 
있
습
니
까
? 

하
신
 적

이
 있

다
면
 얼

마
나
 만

족
하
셨
습
니
까
?(
관
람
, 
문
화
활
동
, 
스
포
츠
 활

동
, 
여
행
, 
친
목

도
모
, 
전
반
적
인
 문

화
 및

 여
가
 활

동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4
3

관
람
(영

화
, 
연
국
, 
무
용
, 
음
악
회
, 
전
시
회
, 
스
포
츠
 경

기
 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참

여
하
지
 않

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4
4

문
화
 
활
동
(독

서
, 
만
화
보
기
, 
노
래
부
르
기
, 
사
진
찍
기
, 
악
기
, 
얀
주
하
기
, 
춤
추
기
, 
수
공
예
, 

요
리
하
기
 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참

여
하
지
 않

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4
5

스
포
츠
, 
활
동
(축

구
, 
야
구
, 
농
구
, 
태
권
도
, 
수
영
, 
자
전
거
 타

기
, 
헬
스
, 
등
산
, 
낚
시
 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참

여
하
지
 않

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4
6

여
향
(국

내
여
행
, 
국
외
여
행
 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참

여
하
지
 않

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4
7

친
목
도
모
 활

동
(동

창
회
, 
친
목
계
, 
지
인
방
문
 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
 참

여
하
지
 않

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4
8

전
반
적
인
 문

화
 및

 여
가
활
동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4
9

귀
하
께
서
 누

리
는
 문

화
 및

 여
가
활
동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0

만
족
하
시
지
 못

한
다
면
 그

 주
된
 이

유
는
 무

엇
입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1

문
화
예
술
시
설
이
용
 만

족
도

문
화
예
술
시
설
이
용
 만

족
도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도
민
만
족
도
 측

정
(%

) 
- 
사
회
지
표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2

관
광
 및

 여
가
참
여
활
동
 만

족
도

관
광
 및

 여
가
참
여
활
동
 만

족
도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도
민
만
족
도
 측

정
(%

) 
- 
사
회
지
표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3

지
역
문
화
자
원
 인

식
귀
하
는
 지

역
의
 문

화
자
원
에
 대

하
여
 잘

 알
고
 계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4

귀
하
는
 지

역
의
 문

화
자
원
이
 잘

 활
용
되
고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5

지
역
문
화
 보

전
 발

굴
 육

성
 수

지
역
문
화
 보

전
 발

굴
 육

성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지
역
문
화
 보

전
 및

 발
굴
 건

수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6

지
역
문
화
자
원
 인

식
귀
하
는
 지

역
자
원
(시

설
)의

 변
화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7

문
화
 및

 
여
가
 활

용

외
래
관
광
객
 환

대
지
수

외
래
관
광
객
 환

대
지
수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외
래
관
광
객
 만

족
도
 측

정
(점

수
)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8

관
광
지
 방

문
객
 수

관
광
지
 방

문
객
 수

도
정
지
표

조
사

정
량

관
광
지
식
정
보
시
스
템
 입

력
 수

치
활
용
(천

명
)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5
9

문
화
, 
스
포
츠
, 
예
술
활
동
 참

여
율

문
화
, 
스
포
츠
, 
예
술
활
동
 참

여
율

지
속
가
능

조
사

정
량

(문
화
, 
스
포
츠
, 
예
술
활
동
 관

람
객
 수

 ÷
 총

인
구
) 
×
 1
00
, 

(문
화
, 
스
포
츠
, 
예
술
활
동
 참

여
자
 수

 ÷
 총

인
구
) 
×
 1
00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6
0

생
활
시
간
 압

박

평
소
 
바
쁘
거
나
 
시
간
이
 
부
족
하
다
고
 
느
끼
는
 
경
우
가
 
있
습
니
까
? 

평
일
과
 
주
말
을
 
구
분
하

여
 각

각
 응

답
해
 주

십
시
오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6
1

평
일
 시

간
 압

박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6
2

주
말
 시

간
 압

박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16
3

인
터
넷
 이

용
률

인
터
넷
 이

용
률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인
터
넷
 이

용
률
 측

정
(%

)-
사
회
지
표

-

<
표

 6
-
6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기

초
 
분

석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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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16
4

사
회

안
전

안
전
 의

식
사
회
안
전
에
 대

한
 인

식

충
남
 
지
역
이
 
다
음
 
각
 
분
야
별
로
 
어
느
 
정
도
 
안
전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각
 
항
목
별
로
 

말
씀
해
 
주
십
시
오
.(국

가
안
보
, 
자
연
재
해
, 
건
축
물
-시

설
물
, 
교
통
사
고
, 
화
재
, 
범
죄
위
험
, 
정

보
보
완
, 
식
품
안
전
, 
유
해
물
질
, 
신
종
 전

염
병
, 
유
 해

환
경
업
소
, 
전
반
적
인
 사

회
안
전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재
난
안
전
실

16
5

안
전
 정

도
 _
 국

가
안
보
(전

쟁
가
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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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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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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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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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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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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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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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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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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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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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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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척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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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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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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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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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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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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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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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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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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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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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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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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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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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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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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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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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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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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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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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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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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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정

도
 _
 범

죄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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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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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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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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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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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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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
 등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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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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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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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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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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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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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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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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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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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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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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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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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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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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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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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점

재
난
안
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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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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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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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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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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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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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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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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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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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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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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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건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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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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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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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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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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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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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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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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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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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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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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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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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폭
력
 상

담
 건

수
여
성
가
족
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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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자

연
재
해
 피

해
자
(이

재
민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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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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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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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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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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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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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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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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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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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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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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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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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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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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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와

 참
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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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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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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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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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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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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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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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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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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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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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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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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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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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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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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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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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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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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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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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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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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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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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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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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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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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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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경
제
통
상
실

21
4

귀
하
께
서
 충

남
 이

외
의
 지

역
으
로
 직

장
을
 다

니
시
게
 된

 이
유
는
 무

엇
입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경
제
통
상
실

21
5

직
장
에
 대

한
 만

족
도

귀
하
가
 현

재
 하

고
 있

는
 일

(직
장
)에

 대
해
 어

느
 정

도
 만

족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경
제
통
상
실

21
6

귀
하
는
 현

재
의
 직

장
(일

자
리
)에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경
제
통
상
실

21
7

귀
하
께
서
는
 직

장
(일

자
리
)내

 인
간
관
계
에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경
제
통
상
실

21
8

귀
하
께
서
는
 업

무
량
에
 따

른
 스

트
레
스
 정

도
에
 만

족
하
십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경
제
통
상
실

21
9

농
가
 부

채
농
가
 부

채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전
체
 농

가
 부

채
 규

모
 ÷

 농
가
 수

농
정
국

22
0

소
득
 역

외
유
출

소
득
 역

외
유
출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지
역
총
소
득
 ÷

 G
RD

P)
 ×

 1
00

경
제
통
상
실

22
1

경
제
활
동

 
현
황

여
성
경
제
활
동
 참

가
율

 
여
성
경
제
활
동
 참

가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여
성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실

업
자
) 
÷
 만

15
~만

64
세
 여

성
인
구
] 
×
 1
00

여
성
가
족
정
책
관

22
2

고
용
률

고
용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취
업
자
 ÷

 (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
동
인
구
) 
×
 1
00

경
제
통
상
실

22
3

60
세
이
상
 경

제
활
동
 참

가
율
 및

 
취
업
율

60
세
이
상
 경

제
활
동
 참

가
율
 및

 취
업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경
제
활
동
참
여
자
수
/6
5세

이
상
 노

인
인
구
수
)×

10
0

경
제
통
상
실

22
4

신
규
 창

출
 일

자
리
 수

신
규
 창

출
 일

자
리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신
규
 창

출
 일

자
리
 수

 ÷
 전

체
 일

자
리
 수

) 
×
 1
00

경
제
통
상
실

22
5

비
정
규
직
 비

율
비
정
규
직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통
계
청
 비

정
규
직
 근

로
자
 규

모
: 
(비

정
규
직
 ÷

 임
금
근
로
자
) 
×
 1
00

경
제
통
상
실

22
6

경
제
활
동
 참

가
율

경
제
활
동
 참

가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실

업
자
)÷

만
 1
5세

이
상
인
구
]×

10
0(
%
)

경
제
통
상
실

22
7

임
금
근
로
자
 중

 비
정
규
직

 
비
중
(비

정
규
직
 비

율
)

임
금
근
로
자
 중

 비
정
규
직
 비

중
(비

정
규
직
 비

율
)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비
정
규
직
÷
임
금
근
로
자
×
10
0(
%
)

경
제
통
상
실

22
8

경
제
활
동
 인

구
수

경
제
활
동
 인

구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실

업
자
) 
÷
 생

산
활
동
가
능
인
구
(1
5세

 이
상
의
 

인
구
)]
 ×

 1
00

-

<
표

 6
-
8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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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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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22
9

경
제

일
과
 일

자
리

산
업
 현

황

1인
당
 지

역
내
총
생
산
(G
RD

P)
1인

당
 지

역
내
총
생
산
(G
RD

P)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지
역
 내

 총
생
산
액
(G
RD

P)
 ÷

 총
인
구

-

23
0

G
RD

P
G
RD

P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지
역
내
 최

종
생
산
물
 가

치
의
 합

. 
(산

출
액
-중

간
소
비
)(
원
)

경
제
통
상
실

23
1

1인
당
 G

RD
P

1인
당
 G

RD
P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지
역
내
총
생
산
÷
연
앙
추
계
인
구
*(
%
)

경
제
통
상
실

23
2

G
RD

P대
비
 지

역
 총

 소
득
 비

율
G
RD

P대
비
 지

역
 총

 소
득
 비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1
00
-(
1인

당
G
RN

I÷
1인

당
G
RD

P)
×
10
0(
%
)]

경
제
통
상
실
, 

기
획
조
정
실

23
3

산
업
 성

과

신
규
 수

출
기
업
 발

굴
신
규
 수

출
기
업
 발

굴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신
규
 수

출
기
업
 발

굴
수

경
제
통
상
실

23
4

유
망
중
소
기
업
 육

성
유
망
중
소
기
업
 육

성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선
정
 기

업
체
 수

경
제
통
상
실

23
5

기
업
유
치
 고

용
 인

원
기
업
유
치
 고

용
 인

원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기
업
유
치
 고

용
인
원
(명

)
경
제
통
상
실

23
6

충
남
 지

역
(주

력
 ․ 협

력
권
 ․ 

전
통
)산

업
 일

자
리
 창

출
실
적

충
남
 지

역
(주

력
 ․ 협

력
권
 ․ 전

통
)산

업
 일

자
리
 창

출
실
적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전
년
대
비
 고

용
 증

가
율
(%

)
경
제
통
상
실

23
7

친
환
경
 인

증
 농

산
물
 생

산
량

친
환
경
 인

증
 농

산
물
 생

산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친
환
경
인
증
 농

산
물
 생

산
량

농
정
국

23
8

유
기
농
 재

배
면
적

유
기
농
 재

배
면
적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농
정
국

23
9

농
작
물
 재

해
보
험
확
대

농
작
물
 재

해
보
험
확
대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농
정
국

24
0

로
컬
푸
드
 매

장
 수

로
컬
푸
드
 매

장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로
컬
푸
드
 매

장
 수

농
정
국

24
1

로
컬
푸
드
 직

매
장
 매

출
액

로
컬
푸
드
 직

매
장
 매

출
액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매
출
액
, 
백
만
원

농
정
국

24
2

농
업
6차

사
업
장
 운

영
 매

출
액

 
증
가
율

농
업
6차

사
업
장
 운

영
 매

출
액
 증

가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전
년
대
비
 매

출
액
 증

가
율
 – 

증
가
율
(%

)
농
업
기
술
원

24
3

국
내
산
 종

자
 수

국
내
산
 종

자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국
내
산
 종

자
 수

농
업
기
술
원

24
4

신
품
종
 및

 우
수
계
통
 육

성
신
품
종
 및

 우
수
계
통
 육

성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신
품
종
 및

 우
수
계
통
 개

발
 건

수
(건

)
수
산
자
원
연
구
소

24
5

어
종
 종

자
 수

어
종
 종

자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충
청
남
도
에
서
 파

악
한
 특

정
 어

종
의
 종

자
 수

수
산
자
원
연
구
소

24
6

농
업
생
산
량

농
업
생
산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도
별
 쌀

 생
산
량
, 
연
도
별
 과

실
류
(사

과
, 
배
, 
복
숭
아
, 
포
도
 등

) 
생
산
량
과
 연

도
별
 과

채
류
(수

박
, 
참
외
, 
딸
기
, 
오

이
등
)생

산
량
을
 보

조
 지

표
로
 관

리
농
정
국

24
7

농
업
현
장
 실

용
화
 기

술
 개

발
 및

 
보
급

농
업
현
장
 실

용
화
 기

술
 개

발
 및

 보
급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신
기
술
 개

발
 및

 시
범
사
업
 건

수
(건

)
농
업
기
술
원

24
8

충
남
 농

경
지

 
토
양
검
정
·
시
비
처
방
 D

B구
축

충
남
 농

경
지
 토

양
검
정
·
시
비
처
방
 D

B구
축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토
양
검
정
 및

 시
비
처
방
 점

수
(점

)
농
업
기
술
원

24
9

어
업
생
산
량

어
업
생
산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어
업
을
 통

해
 생

산
되
는
 어

업
생
산
량

해
양
수
산
국

25
0

축
산
물
이
력
제
 등

록
수

축
산
물
이
력
제
 등

록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축
산
물
 이

력
제
 등

록
 마

리
 수

-

25
1

중
소
 광

업
․제조

업
체
 수

중
소
 광

업
․제조

업
체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지
역
 내

 광
업
, 
제
조
업
체
 수

경
제
통
상
실

25
2

사
회
적
경
제
 업

체
 수

 
사
회
적
경
제
 업

체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사
회
적
 기

업
, 
사
회
적
 경

제
로
서
 협

동
조
합
의
 수

경
제
통
상
실

25
3

마
을
기
업
 창

업
 육

성
마
을
기
업
 창

업
 육

성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도
내
 마

을
기
업
 창

업
기
업
수
(개

소
)

경
제
통
상
실

25
4

전
통
시
장
 이

용
객
 수

 
전
통
시
장
 이

용
객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전

통
시
장
 이

용
객
 수

경
제
통
상
실

<
표

 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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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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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25
5

환
경
/

생
태

환
경
　

환
경
 상

태

1인
당
 온

실
가
스
 배

출
량

1인
당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온
실
가
스
(C
O
₂
) 
배
출
량
 ÷

 총
인
구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5
6

오
존
(O
₃
) 
농
도

오
존
(O
₃
) 
농
도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오
존
측
정
농
도

-

25
7

미
세
먼
지
 농

도
미
세
먼
지
 농

도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주
요
 지

점
의
 미

세
먼
지
 측

정
농
도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5
8

평
균
 온

도
평
균
 온

도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평
균
온
도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5
9

하
천
오
염
도
(B
O
D)

하
천
오
염
도
(B
O
D)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주
요
 지

점
의
 B

O
D 

측
정
 농

도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6
0

2급
수
 이

상
 하

천
 비

율
2급

수
 이

상
 하

천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2
급
수
 이

상
의
 수

질
을
 가

진
 강

의
 길

이
 ÷

 전
체
 강

의
 길

이
) 
×
 

10
0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6
1

지
하
수
 오

염
기
준
치
 초

과
 비

율
 

지
하
수
 오

염
기
준
치
 초

과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환
경
부
의
 지

하
수
 오

염
 기

준
치
 초

과
 건

수
 ÷

 (
조
사
지
점
 ×

 
조
사
항
목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6
2

농
약
 사

용
량

농
약
 사

용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당
해
 연

도
 농

약
 출

하
량
 ÷

 전
체
 경

지
이
용
면
적
(㎏

/h
a)

농
정
국

26
3

화
학
비
료
 사

용
량

화
학
비
료
 사

용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당
해
 연

도
 화

학
비
료
 출

하
량
 ÷

 전
체
 경

지
이
용
면
적
(㎏

/h
a)

농
정
국

26
4

토
양
 오

염
 기

준
치
 초

과
 비

율
 

토
양
 오

염
 기

준
치
 초

과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환
경
부
의
 토

양
 오

염
조
사
 기

준
치
 초

과
 건

수
 ÷

 (
조
사
지
점
 ×

 
조
사
항
목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6
5

소
음
도

소
음
도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장
소
별
, 
시
간
별
 소

음
 측

정
치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6
6

1인
당
 1
일
 생

활
폐
기
물
 배

출
량

 
1인

당
 1
일
 생

활
폐
기
물
 배

출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총

 생
활
폐
기
물
량
 ÷

 (
총
인
구
 ×

 3
65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6
7

1인
당
 1
일
음
식
물
폐
기
물
발
생
량

 
1인

당
 1
일
음
식
물
폐
기
물
발
생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총

 음
식
물
 폐

기
물
 발

생
량
 ÷

 (
총
인
구
 ×

 3
65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6
8

축
산
폐
기
물
 발

생
량

축
산
폐
기
물
 발

생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축

산
폐
기
물
 발

생
량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6
9

녹
색
제
품
 이

용
률

녹
색
제
품
 이

용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공
공
기
관
 녹

색
제
품
 구

매
액
 ÷

 공
공
기
관
 전

체
 조

달
 구

매
액
) 
×
 

10
0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7
0

연
안
 오

염
도

 
연
안
 오

염
도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C
O
D
(㎍

/ℓ
)

해
양
수
산
국

27
1

갯
벌
 면

적
 증

감
갯
벌
 면

적
 증

감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당
해
 연

도
 갯

벌
 면

적
의
 합

 – 
비
교
 연

도
 갯

벌
 면

적
의
 합

해
양
수
산
국

27
2

갯
번
 면

적
(보

전
 및

 복
원
)

갯
번
 면

적
(보

전
 및

 복
원
)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당
해
 연

도
 갯

벌
 면

적
의
 합

해
양
수
산
국

27
3

1인
당
 에

너
지
 소

비
량

1인
당
 에

너
지
 소

비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최
종
 에

너
지
 소

비
량
 ÷

 총
인
구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7
4

생
물
종
 수

생
물
종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생
물
종
 등

록
수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7
5

ha
당
 입

목
축
적
량

ha
당
 입

목
축
적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ha
당
 입

목
축
적
량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7
6

환
경
오
염
치
 대

비
 

대
기
오
염
도
(미

세
먼
지
)

환
경
오
염
치
 대

비
 대

기
오
염
도
(미

세
먼
지
)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미
세
먼
지
 측

정
농
도
(㎍

/㎥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 표
 
6
-
1
0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기

초
 
분

석
( 계

속
)



82

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27
7

환
경
/

생
태

환
경

환
경
 관

리

1인
당
 1
일
 물

 소
비
량

1인
당
 1
일
 물

 소
비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일
일
 상

수
 급

수
량
(ℓ

) 
÷
 총

인
구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7
8

하
수
처
리
율

하
수
처
리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하
수
처
리
구
역
 내

 인
구
 ÷

 총
인
구
) 
×
 1
00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7
9

빗
물
 활

용
량

빗
물
 활

용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연
간
 빗

물
활
용
 총

량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0

영
농
폐
기
물
 수

거
량

영
농
폐
기
물
 수

거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영
농
폐
기
물
 수

거
량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1

생
활
폐
기
물
 재

활
용
률

 
생
활
폐
기
물
 재

활
용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생
활
폐
기
물
 총

 재
활
용
량
 ÷

 생
활
폐
기
물
 총

 배
출
량
) 
×
 1
00

※
재
활
용
이
란
 
재
이
용
(r
eu
se
)과

 
재
활
용
(r
ec
yc
lin
g)
을
 
포
함
하
는
 
개

념
이
고
, 
에
너
지
회
수
(r
ec
ov
er
y)
라
고
 
표
현
되
는
 
소
각
 
처
리
는
 
지
속

가
능
한
 폐

기
물
재
 활

용
 방

법
이
 아

니
므
로
 제

외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2

생
활
폐
기
물
 재

활
용
률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생
활
폐
기
물
 재

활
용
량
/생

활
폐
기
물
 배

출
량
×
10
0(
%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3

사
업
장
 지

정
폐
기
물
 재

활
용
률

사
업
장
 지

정
폐
기
물
 재

활
용
률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지
정
폐
기
물
 총

 재
활
용
량
 ÷

 지
정
폐
기
물
 총

 배
출
량
) 
×
 1
00

※
재
활
용
이
란
 
재
이
용
(r
eu
se
)과

 
재
활
용
(r
ec
yc
lin
g)
을
 
포
함
하
는
 
개

념
이
고
, 
에
너
지
회
수
(r
ec
ov
er
y)
라
고
 
표
현
되
는
 
소
각
 
처
리
는
 
지
속

가
능
한
 폐

기
물
재
 활

용
 방

법
이
 아

니
므
로
 제

외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4

생
태
경
관
 보

전
지
역
 비

율
 

생
태
경
관
 보

전
지
역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생
태
경
관
보
전
지
역
 지

정
면
적
(㎡

) 
÷
 총

면
적
(㎡

)]
 ×

 1
00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5

신
재
생
에
너
지
 생

산
량

신
재
생
에
너
지
 생

산
량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신
재
생
에
너
지
 총

생
산
량
(t
oe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6

전
력
 자

립
도

전
력
 자

립
도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전
력
생
산
량
 ÷

 전
력
소
비
량
) 
×
 1
00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7

연
도
별
 온

실
가
스
 감

축
량

연
도
별
 온

실
가
스
 감

축
량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배
출
원
별
 다

름
* 
  
/ 
만
tC
O
2

※
환
경
부
지
침
에
따
라
계
상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8

하
수
도
 보

급
향
상
율

하
수
도
 보

급
향
상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금
년
도
 하

수
도
 보

급
률
 – 

전
년
도
 하

수
도
 보

급
률
)/
전
년
도
 상

수
도
 

보
급
률
 x
 1
00
 -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8
9

소
하
천
 정

비
율

소
하
천
 정

비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도
민
만
족
도
 측

정
(%

) 
- 
사
회
지
표

재
난
안
전
실

29
0

지
방
하
천
 개

수
율

지
방
하
천
 개

수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도
민
만
족
도
 측

정
(%

) 
- 
사
회
지
표

재
난
안
전
실

29
1

해
양
환
경
보
전

(해
양
 쓰

레
기
 수

거
 등

)
해
양
환
경
보
전
(해

양
 쓰

레
기
 수

거
 등

)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해
양
쓰
레
기
 수

거
량
(톤

) 
- 
성
과

해
양
수
산
국

29
2

환
경
 체

감
환
경
 체

감
도

귀
하
는
 주

변
의
 청

결
상
태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9
3

귀
하
의
 주

변
에
 건

강
을
 위

협
하
는
 환

경
적
 요

인
이
 많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9
4

귀
하
는
 현

재
의
 수

질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9
5

현
재
 살

고
 있

는
 지

역
(동

네
)의

 환
경
은
 어

떻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대
기
, 
수
질
, 
토
양
, 
소

음
, 
녹
지
, 
종
합
만
족
도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9
6

지
역
(동

네
)환

경
_대

기
(매

연
, 
먼
지
, 
오
존
경
보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9
7

지
역
(동

네
)환

경
_수

질
(하

천
, 
지
천
, 
지
하
수
, 
음
용
수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9
8

지
역
(동

네
)환

경
_토

양
(쓰

레
기
, 
폐
기
물
로
 인

한
 오

염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29
9

지
역
(동

네
)환

경
_소

음
·
진
동
(자

동
차
, 
철
도
, 
건
설
소
음
 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30
0

지
역
(동

네
)환

경
_녹

지
환
경
(공

원
, 
가
로
수
 등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30
1

지
역
(동

네
)환

경
_거

주
지
역
의
 전

반
적
인
 환

경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후
환
경
녹
지
국

< 표
 
6
-
1
1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기

초
 
분

석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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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30
2

거
버

넌
스

거
버

넌
스

(행
정
)

행
정

민
원
행
정
서
비
스
 만

족
도

 
민
원
행
정
서
비
스
 만

족
도
 

지
속
가
능

조
사

정
성

민
원
행
정
서
비
스
 만

족
도
 

(민
원
안
내
 및

 접
근
성
, 
공
무
원
의
 응

대
 친

절
도
, 
이
용
 용

이
성
 및

 
쾌
적
성
, 
업
무
 처

리
 태

도
, 
업
무
 처

리
 편

리
성
 등

 종
합
 만

족
도
),
 

개
발
된
 조

사
 도

구
로
 정

기
적
인
 측

정

자
치
행
정
국

30
3

민
원
체
감
 만

족
도

민
원
체
감
 만

족
도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평
가
항
목
별
 점

(1
00
점
 만

점
)

자
치
행
정
국

30
4

내
포
신
도
시
 내

 거
주
인
구

내
포
신
도
시
 내

 거
주
인
구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홍
성
군
 홍

북
면
 신

경
리
 및

 예
산
군
 삽

교
읍
 목

리
․신리

 주
민
등
록
 

인
구
수
 /
 단

위
 :
 명

국
토
교
통
국

30
5

정
책

3농
 정

책
에
 대

한
 만

족
도
(3
농
 

정
책
에
 대

한
 인

식
)

3농
 정

책
에
 대

한
 만

족
도
(3
농
 정

책
에
 대

한
 인

식
)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도
내
 농

어
민
 대

상
 3
농
혁
신
 인

식
률
(%

)
농
정
국

30
6

도
정
 정

책
 인

지
귀
하
는
 충

남
 도

정
의
 주

요
 정

책
에
 대

하
여
 얼

마
나
 알

고
 계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획
조
정
실
, 

공
보
관

30
7

귀
하
는
 충

남
 도

정
의
 주

요
 정

책
에
 대

하
여
 인

지
하
고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30
8

도
정
 소

식
 습

득
과
 효

과
도
정
 소

식
 습

득
과
 효

과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행
정
 정

보
 획

득
 매

체
 및

 홍
보
(정

보
 획

득
 매

체
),
 행

정
 정

보
 획

득
 

매
체
 및

 홍
보
(홍

보
 효

과
 가

장
 큰

 방
법
)

기
획
조
정
실

30
9

성
별
영
향
평
가
 수

행
 정

책
 비

율
 

성
별
영
향
평
가
 수

행
 정

책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성
별
영
향
평
가
 수

행
 정

책
(사

업
) 
수
 ÷

 전
체
 정

책
(사

업
) 
수
] 
×
 

10
0

여
성
가
족
정
책
관

31
0

도
정
 참

여
 영

향
력

귀
하
는
 도

정
참
여
를
 통

해
 도

정
에
 영

향
을
 미

칠
 수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획
조
정
실
, 

공
보
관

31
1

귀
하
는
 도

정
참
여
를
 통

해
 도

정
에
 영

향
을
 미

칠
 수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31
2

도
정
 만

족
도

귀
하
는
 현

재
 충

남
 도

정
의
 운

영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5
점

기
획
조
정
실
, 

공
보
관

31
3

귀
하
의
 현

재
 충

남
 도

정
의
 운

영
에
 대

하
여
 만

족
하
십
니
까

행
복
지
표

조
사

정
성

리
커
트
 척

도
 1
0점

기
획
조
정
실

31
4

정
보
공
개
 비

율
 

정
보
공
개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정
보
공
개
비
율

자
치
행
정
국

31
5

도
정
 정

책
 평

가

충
남
도
정
의
 9
가
지
 정

책
의
 성

과
 정

도
와
 중

요
성
에
 대

해
 어

떻
게
 평

가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기
획
조
정
실

31
6

행
정
혁
신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1
7

자
치
혁
신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1
8

3농
혁
신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1
9

충
남
경
제
 육

성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2
0

주
민
안
전
 실

현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2
1

문
화
관
광
 활

성
화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2
2

생
활
환
경
 조

성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2
3

지
역
발
전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2
4

양
성
평
등
 정

책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성
과
 정

도
(리

커
트
 척

도
 5
점
),
 중

첨
 추

진
 수

준
(리

커
트
 척

도
 5
점
)

기
획
조
정
실

32
5

민
선
6기

를
 맞

이
해
 3
가
지
 신

규
 정

책
 중

요
도

(경
제
적
 안

정
, 
기
본
적
 생

활
권
 보

장
, 
건
강
한
 생

활
공
간
 확

보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정
책
방
향
 평

가
(3
대
 행

복
정
책
 우

선
순
위
)

기
획
조
정
실

32
6

3농
정
책
 중

 우
선
 추

진
 사

항
충
청
남
도
의
 농

어
업
, 
농
어
촌
, 
농
어
업
인
 발

전
을
 위

해
 가

장
 우

선
적
으
로
 추

진
되
어
야
 하

는
 

사
항
은
 다

음
 중

 무
엇
이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사
회
지
표

조
사

정
성

-
기
획
조
정
실

32
7

거
버
넌
스
 관

련
 조

례
 제

정
 여

부
 
거
버
넌
스
 관

련
 조

례
 제

정
 여

부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지
속
가
능
발
전
 등

 거
버
넌
스
 관

련
 조

례
 제

정
 여

부
기
획
조
정
실

32
8

지
속
가
능
발
전
 전

략
 및

 이
행
계
획

 
수
립
 여

부
 

지
속
가
능
발
전
 전

략
 및

 이
행
계
획
 수

립
 여

부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지
속
가
능
발
전
 전

략
 및

 이
행
계
획
 수

립
 여

부
기
획
조
정
실

32
9

성
인
지
예
산
서
 제

출
 건

수
성
인
지
예
산
서
 제

출
 건

수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성
인
지
 예

산
서
 제

출
 건

수
기
획
조
정
실

33
0

6급
 이

상
 여

성
공
무
원
 비

율
 

6급
 이

상
 여

성
공
무
원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6급
 이

상
 여

성
공
무
원
 비

율
자
치
행
정
국

33
1

각
 위

원
회
의
 여

성
 비

율
 

각
 위

원
회
의
 여

성
 비

율
 

지
속
가
능

행
정

정
량

각
 위

원
회
의
 여

성
 비

율
여
성
가
족
정
책
관

33
2

위
원
회
 여

성
 위

촉
 비

율
위
원
회
 여

성
 위

촉
 비

율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위
촉
직
 中

 여
성
 수

/위
촉
직
 전

체
 수

×
10
0(
%
)

여
성
가
족
정
책
관

< 표
 
6
-
1
2
>
 도

정
지

표
 
재

구
조

화
를

 
위

한
 기

초
 
분

석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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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기
둥

영
역

하
위
영
역

지
표

설
문
문
항

지
표
(군

)
조
사

/행
정

정
량

/정
성

산
식
 및

 단
위

담
당
 실

국

33
3

거
버

넌
스

거
버

넌
스

(행
정
)

정
책

핵
심
과
제
 수

행
률

핵
심
과
제
 수

행
률

도
정
지
표

행
정

정
성

도
정
과
제
 건

수
 대

비
 '
양
호
', 

'완
료
' 
비
율

기
획
조
정
실

33
4

충
남
 도

정
에
 대

한
 관

심
도

충
남
 도

정
에
 대

한
 관

심
도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도
민
만
족
도
 측

정
(%

) 
- 
사
회
지
표

공
보
관

33
5

도
정
 핵

심
시
책
 인

지
도

도
정
 핵

심
시
책
 인

지
도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도
정
 핵

심
시
책
 인

지
율
(%

)
공
보
관

33
6

규
제
 체

감
도
 설

문
을
 통

한
 도

민
 

만
족
도
 제

고
규
제
 체

감
도
 설

문
을
 통

한
 도

민
 만

족
도
 제

고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도
민
 규

제
체
감
·
만
족
도
 측

정
(%

) 
기
획
조
정
실

33
7

지
역
 맞

춤
형
 규

제
개
혁
 과

제
 

발
굴

지
역
 맞

춤
형
 규

제
개
혁
 과

제
 발

굴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지
역
현
안
규
제
사
례
 발

굴
 건

수
(건

)
기
획
조
정
실

33
8

행
정
규
제
 정

비
 건

 수
행
정
규
제
 정

비
 건

 수
도
정
지
표

행
정

정
량

등
록
규
제
 정

비
건
수
 (
건
)

기
획
조
정
실

33
9

후
생
복
지
 시

책
 만

족
도

후
생
복
지
 시

책
 만

족
도

도
정
지
표

조
사

정
성

설
문
 조

사
(만

족
도
 조

사
),
 5
점

자
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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