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윤정미 선임연구위원

충남 정책지도 2024-01 통권 41호

01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OECD 합계출산율 최하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음 

• 지방소멸 진단을 위한 대표적 방법은 지방소멸위험지수(이하 지방소멸지수)가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

(행정리 차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에 적용했을 때 거의 모든 마을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도출되어(90.5%) 소멸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마을에 적용 가능한 마을소멸지수를 개발함(윤정미, 2021)

•지방소멸 이전에 농촌마을 소멸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

•이에 충남도 행정리 단위 농촌마을에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마을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함



 

02 마을소멸지수란?

◎  마을소멸지수는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 공간 단위에 적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윤정미(2021)1)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

◎  개발된 마을소멸지수는 ① 자연적 인구 증감과 ② 사회적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③ 마을소멸속도 조절(마을소멸 현 상태 

진단)하는 지표를 포함

- 70세 이상 인구 수, 20-44세 여성 인구 수, 전입 인구 수, 인구 가중치 지표를 활용하여 지수 개발

- 기존의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자연적 인구 증감 관련 지표만 사용

◎  마을소멸 단계를 6개로 구분(마을소멸 고위기, 마을소멸 위기, 마을소멸 진입, 마을소멸 보통, 마을소멸 낮음, 마을소멸 매우 낮음)

X 인구 가중치
20-44세 여성 인구 수 + 전입인구수

70세 이상 인구 수

인구 구간

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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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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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례 지수

소멸위기마을

마을소멸 고위기 0.2 미만

마을소멸 위기 0.2~0.5

마을소멸 진입 0.5~1.0

마을소멸 보통 1.0~1.5

마을소멸 낮음 1.5~2.0

마을소멸 매우 낮음 2.0 이상

① 70세 이상 인구 수 : 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

① 20-44세 여성 인구 수 : 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② 전입 인구 수 : 사회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③ 인구 가중치 : 마을소멸속도 조절, 마을 현 상태 진단 지표

마을소멸지수 단계마을소멸지수

구분 범례 지수

소멸고위험

소멸고위험 0.2 미만

소멸위험진입 0.2~0.5

주의단계 1.0~1.5

소멸위험보통 1.5~2.0

소멸위험 매우 낮음 2.0 이상

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 출산 관련 지표

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

- 사망 관련 지표

20-39세 여성 인구 수

65세 이상 인구 수

지방

소멸지수
=

※ 지방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8)2)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

지방소멸지수 단계

1) 윤정미, 2021,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행정리소멸지수 개발, 충남연구원

2)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p.9

3) 윤정미 외, 2023 충남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 청양군을 대상으로, 충남연구원

4) 윤정미, 2024, 지방소멸지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마을소멸지수의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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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농촌마을에 ‘마을소멸지수’ 적용 결과 ‘소멸위기마을’ 32.0%(1,408개, 총 행정리 수 4,394개) 도출

- 마을소멸 고위기 7.67%(337개), 마을소멸 위기 24.37%(1,071개)

◎  ‘지방소멸지수’ 보다 ‘마을소멸지수’ 적용 시 변별력 있는 농촌마을소멸 실태 진단 가능

-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에 적용한 결과 ‘소멸위험지역’ 90.5%(소멸고위험 3,124개, 71.1% & 소멸위험진입 851개, 19.4%)로 거의 모든 마을이 

‘소멸위험지역’이기에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변별력이 없음

◎ 서천군과 부여군 농촌마을 소멸위기마을(마을소멸 고위기 & 마을소멸 위기) 비중 높음

- ‘소멸위기마을’ 서천군 63.5%, 부여군 56.4%, 홍성군 45.7% 순으로 도출

- ‘마을소멸 고위기’ 서천군 24.1%, 부여군 18.3%, 홍성군 10.3%, 보령시와 예산군 9.8% 

- ‘마을소멸 위기’ 서천군 39.4%, 부여군 38.1%, 홍성군 35.4%, 청양군 32.8%, 서산시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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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멸 고위기 

마을소멸 보통

마을소멸 위기 

마을소멸 낮음

마을소멸 진입

마을소멸 매우 낮음

구분

행정리 수

단위 : 개

337(7.7%)

1,071(24.4%)

1,320(30.0%)

542(12.3%)

267(6.1%)

857(19.5%)

 

03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충남 농촌마을 소멸 실태

당진시당진시

서산시서산시

태안군태안군

홍성군홍성군

보령시보령시

서천군서천군

부여군부여군

아산시아산시

천안시천안시

예산군예산군

공주시공주시

청양군청양군

계룡시계룡시

논산시논산시

금산군금산군

당진시 18.2% (0ㅣ18.2)
0ㅣ41ㅣ225

아산시 12.7% (2.4ㅣ10.3)
10ㅣ43ㅣ419

공주시 24.4% (4.8ㅣ19.6)
12ㅣ49ㅣ250

청양군 37.7% (4.9ㅣ32.8)
9ㅣ60ㅣ183

논산시 29.4% (4.2ㅣ25.2)
18ㅣ107ㅣ425

금산군 22.2% (4.7ㅣ17.5)
12ㅣ45ㅣ257

계룡시 2.8% (1.4ㅣ1.4)
1ㅣ1ㅣ70

예산군 38.9% (9.8ㅣ29.1)
31ㅣ92ㅣ316

천안시 11.8% (2.4ㅣ9.4)
11ㅣ43ㅣ456

서산시 37.8% (5.6ㅣ32.2)
15ㅣ87ㅣ270

홍성군 45.7% (10.3ㅣ35.4)
36ㅣ124ㅣ350

부여군 56.4% (18.3ㅣ38.1)
80ㅣ166ㅣ436

서천군 63.5% (24.1ㅣ39.4)
76ㅣ124ㅣ315

보령시 36.2% (9.8ㅣ26.4)
23ㅣ62ㅣ235

태안군 16.0% (1.6ㅣ14.4)
3ㅣ27ㅣ187

● 시군명 소멸위기마을 비중 (마을소멸 고위기 비중 ㅣ 마을소멸 위기 비중)

 마을소멸 고위기         마을소멸 위기         마을소멸 진입         마을소멸 보통         마을소멸 낮음         마을소멸 매우 낮음        ※  동지역(행정리 마을이 없기에 분석 제외)

마을소멸 고위기 행정리 수 ㅣ 마을소멸 위기 행정리 수 ㅣ 총 행정리 수

11

10

13

13

 총 4,394개



· 영유아동을 책임지고 키우는 철학에 근거한 돌봄 정책

· 고령자의 보살핌 받을 권리 보장 돌봄 정책

· 고령자 사망요인 낮추기 위한 응급상황 대비 정책

· 활력있는 마을 공동체 조성

사람 중심의 정책

· 마을 자치 강화(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단계별 마을 사업 지속적 추진

주민자치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 

· 주말농장, 한달살이 체험 등으로 생활인구 확보

· 출향민의 관계인구1) 형성,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성 기부금 전환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 정책 

·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인 작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한달살기, 

워케이션하우스 등 모델 발굴

· 유휴시설 리모델링으로 주민 생활 및 문화교류공간 조성

농촌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정책

·  작은거점(거점마을)2) 발굴 및 기능 강화, 과소고령마을의 재편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정책

·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 활용

· 외부인 워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 조성
우수한 농촌 자연경관 활용 정책

· 농촌마을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 알리기(교류 및 유입 유도)

·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 소통

· 초등학교 교육 차별화, 농촌유학, 도시유학 추진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

· 마을 소멸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회적 기업 조직 운영, 민간주체 활동 활성화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정책 

· 일자리 + 주거단지 + 생활여건 개선 + 공동체 강화

· 고령자 배려 스마트 기술 적용 마을 조성, 고령자 공동홈 조성

· 6차 산업 촉진,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산업(사회적 경제)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혁신가,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농촌마을 소멸에 대응한 정책 과제

1)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 마을단위(1개 또는 복수의 행정리)에서 특정한 서비스 기능이 집적되어 있어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