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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연구배경 

 ㅇ 최근 근거에 기반한 정책관리 및 GDP 한계 인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표 체계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ㅇ 하지만 새로운 지표체계가 개발·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지표체계와 중첩이 발생하고 

지표체계 간 이론적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연구내용

 ㅇ 국내외적으로 지표체계 확산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청 주요 지표체계들을 중심으로 

구조틀, 작성목적, 영역 및 개별 지표 수준에서 지표체계 간 중첩성을 분석하였다.

 ㅇ 또한 유사한 지표체계 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 결론 

 ㅇ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한 조정은 이론적 조정과 통계적 조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이론적 조정은 불가피하게 잔여범주를 발생시키므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반면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지표체계 간 개별 지표 수준에서 발생하는 비일관성에 

대한 통계적 조정은 통계청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지표체계, 조정,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질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2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제1절 서 론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혹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표를 찾곤 한다. 최근 국내에서 지표의 개발과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 및 자료 목록 중 지표와 연관된 7,852건 중 86.5%(6,793건)가 2006년 

이후에 집중되었다.1)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지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PRISM)에 등재된 연구용역 보고서 중 제목에 ‘지표’가 포함된 

487건 중 대부분(85.4%, 416건)이 이 시기(2006~2015년)에 몰려 있다.2) 

2000년대 중반 이후 지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근거에 기반

하여 정책을 관리(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하는 풍토의 확산과 관계가 깊다. 

지표는 정책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둘째,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ion, GDP)이 사회 

혹은 환경을 위협하는 징후들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GDP를 

넘어 행복,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등 다양한 주제영역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결합하면서 지표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지표가 공존할까? 하나의 지표로 전체 사회의 모습을 

일거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항상 지표보다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특정 

측면을 강조한 여러 지표가 동시에 개발되고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의 지표 

구축 사례를 살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도 중요시하지만, 회원

국의 구체적 사회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에 입각한 여러 지표체계들을 제공해오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이다. 통계청은 한국사회의 모습과 상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추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국가주요지표, 국민삶의질지표(이하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한국의 

사회지표(이하 사회지표)를 발전시켜왔다. 

1) 제목에 ‘지표’가 포함된 것(28,035건) 중 결과 내 검색을 통해 통계와 연관된 것(7,852건)으로 한정하였다

(2017년 4월 10일 기준). 
2) 프리즘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등재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지표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제시된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프리즘 

홈페이지는 2006년에 구축되었는데, 모든 시점에 수행된 모든 연구보고서가 등재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등재된 보고서도 비공개인 경우가 있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등재된 연구보고서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단순히 기초연구 수준에서 지표 
연구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며,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평가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 하에 분석한 결과, 2006~2010년에 179건(36.8%), 2011~2015년에 215건(44.1%)이 지표 관련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4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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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지표 개발 현상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지표들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진단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지표 간 차별적인 특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존 지표체계의 검토 과정은 지표체계 간 중첩의 원인 행위이다. 

기존 지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이슈를 포함하게 되면서 동시대의 다른 지표와의 

이론적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지표가 필요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한 조직 혹은 한 국가에서 유사한 지표를 굳이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표 상호간에 중첩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표의 개념적, 구조적,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중첩성은 현실을 하나의 틀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공표되는 지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지표와 시산

방법을 적용해 발표된 지표는 다른 정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10여 년 전 이미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은 

글로벌 혹은 지역적 차원의 지표개발 과정에서 ‘혼돈(chaos)’을 경험하고 조정을 하고자 

고민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표 개발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지표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2016년 말에 

다양한 국가지표 간 체계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통계청에서 개발한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등과의 관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작성 및 서비스 중인 통계청 지표를 중심으로 이들 간 

중첩성을 개념틀, 영역 및 개별 지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조정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개발 예정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국가지표 개발 방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3) 

제2절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지표 확산 과정

1. 주요 개념 

지표는 기준 혹은 대표라는 뜻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Vries, 2001; Eurostat, 2014b). 본 연구에서는 통계지표에 한정해서 

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SDGs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는 SDG 지표로 번역하였다. 
단, SDG 지표는 맥락에 따라 SDG 글로벌지표, SDG 국가지표로 기술하였다.



4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논의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통계지표의 속성은 경제, 사회 

혹은 환경적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양적인 측정도구이며, 시간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change)를 보여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GAO, 2011; Eurostat, 2014b). 여기에는 

개념(concept),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measures),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물인 구체적인 통계(statistics)를 포함한다(남궁근, 2001). 개념, 측정도구, 통계는 

과학적인 논쟁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다. 개념틀에 기반하여 지표가 선정되며, 선정된 

지표는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의 통계적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ebastian, Bauler, 

and Markku, 2014).4) 

복잡한 사회현상은 단일 지표로 설명 가능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현실을 구성하는 

사회와 개인과 관련된 삶의 하위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방식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을 개념틀에 따라서 하나의 체계로 모으기도 한다. 

이를 일컬어 지표체계(indicator system)라고 한다(GAO, 2011; Eurostat, 2014a). 때로는 

지표와 지표체계라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나, 지표체계는 지표들을 모아놓은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지표체계는 특정 경계 내의 현상과 이행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지표 그룹을 모으고 공표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뜻한다. 

지표체계는 주제지표체계(topical indicator system)와 종합적인 주요지표체계(comprehensive 

key indicator systems)로 구분될 수도 있다(GAO, 2011). 전자는 건강, 환경, 교육 혹은 

교통수단 등 특정의 이슈와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표체계는 

미디어, 전문가, 연구자, 시민 혹은 정책수립자들을 위한 주요한 정보원이다. 사실 경제

지표의 대안으로 1960년대의 사회지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경이나 문화, 

정보 통신 등 특정 영역별로 지표가 더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반대로 종합지표체계는 

최근 지표체계 흐름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영역인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지표들을 단일의 

체계로 종합한 것을 의미한다. 종합지표체계는 특정 구역 내 현황과 진전에 대한 좀 더 

완전하고 일반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표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들을 하나의 틀 안에 조직화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하나의 지표체계를 처음 구축할 때 연구자는 대개 하향식

(top-down)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지표 항목들을 연역해 내는 방식을 취한다. 즉 지표의 

목적을 견고히 하고, 논리적이고 위계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개념지도를 그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위계적인 개념지도는 통상 영역, 하위 영역, 지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통계 정보를 모아놓은 의미 없는 관찰의 나열이 아니라 지표

체계가 지향하는 제 측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4) 지표의 기능이 의사소통이나 모니터링, 성과평가, 애드보커시 등일 경우에는 통계적 검증에 좀 더 유연한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Sebastian, Bauler and Markk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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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조직화하는 유형은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 보통 개념적 접근법과 

정책적 접근법으로 구분한다(UN, 2009). 개념에 기반한 경우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지표를 조직화하는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이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지표는 유인지표(driving force indicator), 압력지표(pressure indicator), 

상태지표(state indicator), 효과지표(impact indicator), 반응지표(response indicator)로 구분된다

(Euorstat, 2014b). 정책에 기반한 경우 목표(goal)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조직화(goal based framework)하거나, 주요한 이슈나 문제점 위주로 지표를 조직화(issue 

based framework)하기도 하고, 정부조직과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표를 조직화(sectoral 

based framework)하기도 한다(Statistics NewZealand, 2009).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명쾌하지는 

않다. 사실,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 지표를 유형화하는 방법은 정책에 근거하나, 선형적인 

인과 관계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는 정책이 계획, 추적, 평가의 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이 주기에 대응하는 지표를 투입지표(input), 결과지표(output), 성과지표

(outcome), 효과지표(impact)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입지표는 주어진 정책에 활용되는 재정적·

인적·물질적 자원을 측정하는 것이며, 결과지표는 정책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서비스 등을 

측정한다. 결과에 따른 행동변화의 양상에 따라서 성과지표와 효과지표로 나누는데 

전자는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변화를, 후자는 좀 더 장기적인 효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Eurostat, 2014b). 

국제통계사회(international statistical community)에서 통계지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다. 지표에 관한 초기의 문헌, 권고안, 가이드라인 대부분은 

통계학자나 과학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지표의 ‘과학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지표에 관한 논의는 정책 지향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지표가 정책

목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상을 지향(advocacy)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Vries, 2001). Duncan MacRae Jr.(1986)는 미국 내 부흥했던 사회지표 운동을 보고 

 출처: Eurostat, 2014b

 [그림 1-1] 정책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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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의 분석과 측정에서 과학적 접근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지표 선정 및 평가에서 가치판단과 정책관련성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책

지표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남궁근, 2001, 재인용).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도출된 지표의 과학적 특성을 간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유럽통계청(Eurostat)은 정치, 과학 그리고 통계라는 세 영역의 상호작용과 이들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즉, 정치적으로 연관될 경우에도 현재의 이론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대상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목적과 대상을 채택하고, 통계인은 

만족할 만한 품질수준에서 가용 가능한 통계는 무엇인지를 토의해야 하며, 과학자는 

과학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들 중 어느 한 지점이 더 

강조된다면, 지표체계의 완성도는 떨어지게 된다. 예컨대 지표작성과정에서 과학이 

주도적일 경우에는 공공의 연관성(public relevance)이 무시될 수 있고, 통계가 주도적일 

경우에는 데이터의 가용성이 극도로 강조됨으로써 지표 간 사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주도적일 경우에는 지표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 결과 특수한 주제 지표가 발전하고 거시적 수준에서 전반적인 전략이 과연 진전했는가에 

대한 평가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Eurostat, 2014b; p.16). 

2. UN과 EU의 지표 개발 경험  

통계지표가 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글로벌 수준에서 확산되는 과정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초,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GDP 대안지표 개발 노력은 다국적 기관들과 정부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9년 프랑스의 경제성과 사회진보 측정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주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형평성, 삶의 질,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인 계정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2011년 UN은 

회원국들이 행복과 지속가능성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계정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하였다.

그러나, 지표가 제도화되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1990년대경 UN차원에서 진행된 

지표관련 컨퍼런스, 컨벤션, 선언(declaration) 등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①분야별 핵심지표 세트 권고안, ②새로운 공표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지표의 재포장, ③새로운 데이터 수집 활동이 그것이다. 당시 지표 개발 활동은 파노라마

처럼 나열식으로 진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였다(UN, 1999). 첫째, 지표가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사한 지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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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정책입안자나 통계청에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지표체계가 개발되고 확산되면서 국가통계청의 

보고부담이 증가하였다. 셋째, 개발된 지표체계의 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정기적인 국가통계 프로그램 업무를 방해(예산 및 인력 등의 제한)

하였다. 넷째, 동일하게 보이는 지표에서도 정의와 개념, 자료원천, 방법론의 차이로 다른 

수치를 보여주어 이용자 간에 혼란이 증가하였다.  

Vries(2001)는 이처럼 무질서하게 지표가 확산된 것을 조정 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해당 지표체계의 실질적인 목적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까지 외부에서 조정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지표가 채택되는 과정에 통계인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국제통계문제에 관해서도 정부부처와 통계청 사이의 

조정, 다양한 기관이 관여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정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 ECOSOC 내 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에서 중재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EU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SDI) 체계의 정교화 

작업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SDI는 1992년 UN 환경과 발전컨퍼런스(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리우회의)에서 출발하였다. 위 컨퍼런스에서 

창설된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는 

100개가량의 지표를 정의하고 각국이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Eurostat는 유럽지역에서 SDI의 사용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2년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표 개발과 사용에 대한 국가 간 경험을 수집하고 2005년 

유럽지역의 SDI 1차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EU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2년 주기로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Eurostat, 2014a). 

이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다차원적인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여러 지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용이치 않았다. 이러한 의사소통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표체계를 종합(synthesize)하는 다양한 접근법이 개발되었는데 이 과정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용어사용에서 혼란이 가중

되었다. 게다가 국가통계청이나 부처, 공공기관에서 적용한 방법론이 공표 혹은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 간에 의문이 생겼으며, 지식 전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Eurostat, 2014a). 

조정은 개념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 간 조정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불거졌다. 프랑스는 2015년 4월에 웰빙과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당시 EU 차원의 SDI를 

고려하지 않았다(Demailly et al., 2015). EU 차원의 전략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개별 국가로부터 동 전략을 수행하도록 하는 합의와 이행을 끌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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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다. 사실 지표가 지역 수준에서 조정되면 그 지표가 적용되는 국가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지역 수준과 통합된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 합의된 지표체계라고 할지라도 개별 국가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지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UN ECOSOC은 지표체계의 확산 과정에서 조정기제의 부재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표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결의하였다(UN, 2000). 

첫째, UN은 모든 국가의 완벽한 참여와 관계된 국제기구의 승인을 얻은 후 지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국가공통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 CCA)5) 지표세트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셋째 국가의 데이터 제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통지표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제기구 간의 조정문제와 함께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조정문제가 부각되는데, UN ECOSOC의 지표개발 권고안은 이 둘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3. SDG 글로벌지표 사례  

2015년 9월 UN에서 채택된 SDGs를 점검하는 지표 또한 향후 수년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 단위에서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SDGs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 만큼 지표체계의 전파력은 더욱 강할 것이다. 또한 

MDGs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이행 진전도를 평가한 지표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만큼(Sachs, 2016),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 SDGs에 대해 거는 기대도 크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그간 해당 개념을 구체화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들은 SDGs 지표체계의 확산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SDG 지표는 지표개발 관련 UN ECOSOC 결의안에서 언급한 원칙들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지표는 IAEG-SDGs(Inter Agency Experts Group on SDG Indicators)라는 전문가 

그룹이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데, 이 그룹은 개별 국가 출신의 통계청 대표가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국제 및 지역기구, 지역위원회 대표가 참관인으로 되어 있다. 연 2회 

봄과 가을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온라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5) UN은 개발원조프레임워크(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의 일환으로 국가공통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개별 국가 차원의 주요 이슈를 식별하고 개발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 내에는 공통지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지표 내용은 국제컨퍼런스나 
국제협약에 기반한다. 이와 함께 국가 특수성을 반영한 주제지표를 별도의 섹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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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확정 및 통계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는 

연관된 국제기구의 합의과정을 

거쳤고, 국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수를 제한하였다. 이 그룹

에서 개발한 230여 개의 지표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비교 및 평가를 

위한 공통의 핵심지표를 의미하며, 

국가는 사회경제적·통계적 발전

정도 그리고 정책적 우선성 등에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표와 

통계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공통지표는 [그림 1-2]에서 국가 및 지역, 주제 지표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UN, 2017). SDG 글로벌지표는 2016년 UN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 UNSC) 

위원국 간에 일부의 기술적 개선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데 합의하였으며, 

그 후 1년간 지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지표 개정안과 함께 지표검토계획을 

마련, 2017년 UNSC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되었으며 

UN ECOSOC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6) 

그러나, 개별 국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지표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표 및 

세부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 

마련된 지표는 각 분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심층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 주제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지표 

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IAEG-SDGs에서는 230여 개 지표 각각에 대해 관리

기관(custodian agency)과 협력기관(partner agency)을 두고 있는데,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제 지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SDGs 재난 지표는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

전략기구(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의 센다이프레임

워크에서 도출된 것인데, 이 프레임워크는 7개의 목표와 3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23개의 지표가 SDG 글로벌지표 5개로 구현되어 있는 식이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SDG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회원국의 

SDGs 우선순위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체계는 13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SDG 지표는 102개이며, OECD 회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대리지표가 29개이다(OECD, 2017). 

OECD 보고서에는 SDG 글로벌지표 대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회원국의 

6) 이 개정안을 향후 국가차원에서 개발될 지표와 구분하기 위해 SDG 글로벌지표로 부르고자 한다. 

   출처: SDSN, 2015

  [그림 1-2] 글로벌, 국가, 지역, 주제지표와의 관계  



10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입장에서는 UN과 OECD 그리고 개별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무수히 많은 SDG 지표 

간에 길을 헤맬 수 있다. 향후 여러 국제기구에서 유사한 동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지역 혹은 국가 수준에서 지표 간 조정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국내 지표 작성 현황 

한국은 e-나라지표를 구축한 이래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부처,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에서 

앞 다투어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은 2011년 녹색성장지표 

구축, 2012년 사회지표 개편, 국가주요지표의 2014년 구축과 2016년 개편, 2014년 삶의

질지표 구축, 2016년 SDG 글로벌지표 검토에 이르고 있다.7)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및 지표 제공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7년 4월 

기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32개 기관이며, 이중 별도의 통계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0개 기관이다

(부록의 <부표 1-1> 참조).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비롯하여, 고용노동

통계(고용노동부), 통계누리(국토교통부), 산업통계포털(산업통상자원부),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등이다.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32개 기관 중 지표통계를 제공

하고 있는 기관은 절반정도인 18개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주로 해당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식의약주요지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경제지표(고용노동부), 식품산업주요지표(농림축산식품부), 문화지표통계(문화체육

관광부), 주요산업동향지표(산업통상자원부), 주요환경지표(환경부), 임가경제지표(산림청), 

중소기업경영지표(중소기업청) 등이다. 이러한 지표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지만, e-나라지표라고 해서 부처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중인 

지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e-나라지표는 2005년 8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정점검 및 국정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통계지표 발굴, 자료작성 및 

통계체계도 작성, 전산검색시스템구축 등을 거쳐서 2006년 6월 행정부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 9월에 일반 국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8) 2017년 4월 기준으로 총 41개 

7) 삶의질지표의 경우는 통계청 이외에도 방정환재단(2009,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만족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하위집단을 달리하여 동일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 2007년 3월에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되었다. 통계청은 시스템 

운영의 주관기관으로 이 시스템의 총괄 및 개선, 지표의 추가 삭제 및 분류체계의 관리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교육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부처의 장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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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740개의 개별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62개이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42개, 기획재정부 41개이다. 통계청은 현재 

33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표 1-1>).

지표통계정보를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해당 기관과 관련된 지표보고서 

및 관련 기사가 홈페이지에 다수 게재되어 있다(31개 기관).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지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안전지표(국민안전처), 고용성장지수(고용노동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국토교통부), 국민의 문화여가수준지표(문화체육관광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법무부), 노후준비지표(보건복지부), 국가성평등지표(여성가족부), 

물환경건전성지표(해양수산부), 지역문화지표(행정자치부), 도시설계를 위한 환경지표

(환경부), 한국사회의 안전지표(경찰청), 관람행복지수(문화재청), 과학기술환경지표

(중소기업청) 등이다. 이러한 지표체계 이외에 개별 지표에 대한 작성도 활발히 진행 

지표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담당자 1인과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기관 지표의 작성 및 

관리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이만호 외, 2012). 

기관분류 담당기관 빈도 기관분류 담당기관 빈도

대통령직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4 부17개 기관 여성가족부 27

국무총리직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  7 외교부 14

　 국가보훈처 17 통일부  7

　 국민권익위원회  5 해양수산부 23

국민안전처 16 행정자치부 31

　 금융위원회 30 　 환경부 24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청13개 기관 검찰청 19

　 인사혁신처  7 　 경찰청 13

부17개 기관 고용노동부 33 　 관세청  7

　 교육부 36 　 국세청 21

　 국방부 14 　 기상청  9

　 국토교통부 62 　 문화재청  8

기획재정부 41 　 방위사업청  3

　 농림축산식품부 14 병무청  5

　 문화체육관광부 28 　 산림청 12

　 미래창조과학부 30 　 조달청  8

　 법무부 27 　 중소기업청 12

　 보건복지부 42 　 통계청 33

산업통상자원부 35 　 특허청  6

<표 1-1> e-나라지표 제공 중인 기관 및 지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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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데, 이는 2007년 도입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지표를 구비하고 개발 노력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 목적이다(이민호 외, 2012). 이 제도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는 정책수립 및 집행, 평가와 관련하여 지표를 작성하여 활용 중이다.  

제4절 통계청 주요 지표체계 비교분석 

1. 분석대상 지표체계의 선정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 국정통계모니터링시스템을 근간으로 전 분야를 아우르

는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등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표들은 국가통계포털

(kosis.kr) 및 지표포털(index.go.kr)에서 서비스 중이다. 지표체계구축 순서대로 보면 사회

지표(1979), e-나라지표(2006), 녹색성장지표(2011), 삶의질지표(2014), 국가주요지표(2014)

이다.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 그리고 녹색성장지표와 삶의질지표는 지표포털에, 

사회지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온라인간행물로 제공 중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부에서 구축하였으나, 통계청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이며 SDG 지표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그림 1-3]에 함께 제시하였다. 

SDG 지표는 글로벌 수준에서 확정된 것으로, 아직 국가특수성이 반영된 국가지표

체계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조만간 SDG 국가지표가 개발될 예정인데, 이 지표는 범부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국가 단위의 지표체계 개발 및 자료수집, 품질관리, 자료제출의 주체로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9)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산물이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Agenda21)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지표체계를 작성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UNCSD(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

가능발전지표를 마련(1993)하고 개정(2001, 2006)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회·환경·경제 3개 분야의 77개 지표를 선정

하였으며,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의 84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운영 중이다. SDGs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통합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청이 SDGs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OEC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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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지표와의 통합가능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지표가 현재 통계청 내 사이트에서 

함께 서비스 중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지표체계는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UN SDG 글로벌지표이다. 

가. 국가주요지표

국가주요지표는 2013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개편하였다.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집약된 통계이다. 2006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e-나라지표가 정부

부처 중심의 성과지표인 반면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전체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림 1-4]는 국가주요지표의 

개념틀을 보여주는데, 국가주요

지표가 국가발전·국민 삶의 질·지속

가능성에 입각하여 경제·사회·환경 

부문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교차모델임을 알 

수 있다(이재열 외, 2016). 경제·

사회·환경 부문 각각의 고유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성 

그리고 환경적 책임성으로 구성

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통합성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극대화하되 동시에 

사회의 응집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로 평가한다. 환경적 책임성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얼마나 잘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 부문은 각각 고유영역과 다른 부문과의 교차영역으로 구성된다. <표 1-2>에서 보듯 

경제부문은 성장과 안정, 사회부문은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환경부문은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을 고유영역으로 한다. 경제와 사회 교차영역은 교육, 고용과 노동, 

[그림 1-4] 국가주요지표의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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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소비, 경제와 환경 교차영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회와 환경 교차영역은 생활

환경과 오염이다. 한편 경제·사회·환경의 3개 부문이 모두 교차하는 영역으로는 인구, 

가족, 건강, 주거와 교통의 4개 영역이다. 하위영역은 총 50개이며 이 영역은 103개의 주요

지표와 81개의 보조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지표 선정기준은 개념적 적실성, 결과(output)

지표, 비교가능성, 정책적 적합성, 민감성, 자료의 정확성과 접근성이다(석현호 외, 2013). 

나. 삶의질지표

삶의질지표는 2011년 개발하고,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삶의 질 지표정의

위원회를 두고 여러 차례 개편과 수정을 거쳐, 2017년에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국민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르고 있다. 삶의질지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지표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념적 갈등, 상대적 빈곤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인 관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개발되었다. 즉 삶의질지표는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삶의질지표에서 ‘삶의 질’이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부문 영역 하위영역수
　지표수

주요 보조 국제비교

경제 성장과 안정 6 12 19 14

사회

문화와 여가 3 6 3 4
범죄와 치안 2 6 2 3

사회통합 4 11 5 9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5 8 2 6

경제사회

교육 3 7 2 6
고용과 노동 4 10 13 11

소득과 소비 4 5 8 8

경제·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4 5 3 5

사회·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4 7 8 4

경제·사회·

환경

인구 2 2 5 5

가족 2 5 3 5
건강 3 9 3 9

주거와 교통 4 10 5 7

합계 50 103 81 96

<표 1-2> 국가주요지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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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한준 외, 2011). 

[그림 1-5]는 지표의 작성

목적과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삶의질지표의 개념틀을 

보여준다. 국민 삶의 질은 환경적 

조건, 사회적 관계, 개인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며, 삶의 

질의 최종적 결과는 주관적 

웰빙이다. 개인 수준에서는 

역량있는 개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 수준에서의 목표는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한준 외, 2011)(<표 1-3>). 

차원 목표 세부내용

개인 역량(capability)있는 개인

∙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사회적 관계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환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표 1-3> 삶의질지표의 목표와 세부내용  

[그림 1-5] 삶의질지표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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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삶의질지표는 12개 영역, 81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표 1-4>).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웰빙 등이며 각 영역은 3~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선정기준은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이다. 공식통계의 사용·전체인구의 포괄·시계열

확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자료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액면

타당도가 높아야 하며, 투입보다는 성과를 측정해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며, 국내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성은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준 외, 2011). 2011년 작성 당시 

83개의 지표체계로 출발하였으나, 2013년 외부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 삶의 질과 관련이 

높은 지표를 추가로 보완하고, 삶의 질과 관련성이 낮거나 투입지표, 의미없는 지표 등 

일부 지표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에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지표명 변경, 

산식변경 또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지표의 대체지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 기준으로 81개의 지표가 되었다. 한편, 12개 영역은 물질 부문과 비물질 부문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영역
　지표

객관지표 주관지표 합계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6  2  8

고용·임금  5  1  6

사회복지  3  -  3

주거  4  1  5

비물질

부문

건강  7  2  9

교육  7  2  9

문화·여가  4  2  6

가족·공동체  6  2  8

시민참여  2  5  7

안전  7  2  9

환경  6  2  8

주관적웰빙  -  3  3

합계 57 24 81

<표 1-4> 삶의질지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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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성장지표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녹색성장지표의 

개념틀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한다. 지표체계의 출발은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및 10대 정책방향이다. 정책연관성, 자료가용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시 30여 개 핵심지표로 구성되었으나(김호 외, 2010), 2015년에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5대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기존 지표체계를 개선하였다. 

녹색성장지표의 5대 정책방향은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이다. 

이 5대 정책방향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나 에너지소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으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지표는 이에 근거하여 22개의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최종희·김호, 2015).

라.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국정전반에 걸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시작한 지표체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성과측정을 위해 

설정한 지표로 공급자 중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유형에 따라서 지표를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현재 41개 기관에서 740개의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표체계의 

최종 단계인 각 개별 지표마다 지표를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기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한다. 국가주요지표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국가주요지표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서비스 중이다. 현재, 경제·사회·환경 3개 분야에 

걸쳐 14개 영역, 57개 하위영역, 740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5대 정책방향 주요지표 수 보조지표 수 합계

1.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5  4  9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구축  5  2  7

3.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5  5 10

4.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5  7 12

5.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2  1  3 

합계 22 19 41

<표 1-5> 녹색성장지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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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지표

사회지표는 사회변화의 양상을 다양한 영역에서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표체계이다. 이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를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작성하며,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개편(1995, 2004, 2012)이 실시되었는데, 가장 최근 개편을 통해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개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로 진화하였다. 2012년 

개편 당시 사회지표는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등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은 다시 

4-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석현호 외, 2012). 개편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2016년 

기준으로 11개 영역, 54개 하위영역, 277개 지표가 되었다. 지표는 해당영역 지표로서의 

타당성, 신뢰성 여부에 따라 선정되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수

경제 성장과 안정 건전성, 글로벌화, 기타, 생산성, 성장, 성장가능성, 소득불평등 226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문화여가활동, 미디어이용, 기타  38

범죄와 치안 범죄, 치안, 기타  86

사회통합 사회보장, 사회참여, 신뢰, 기타  84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농지,산림, 생물다양성, 수자원, 해양수산  25

경제·사회

고용과 노동 고용,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임금  49

교육 교육과정, 교육기회, 교육효과, 기타  36

소득과 소비 물가, 소득, 소비, 자산, 기타  17

사회·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수질, 폐기물과 유해물질,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23

경제·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자연재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과 소비  22

경제·사회·

환경

가족 가구형성, 가족관계  29

건강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20

인구 인구구조, 인구변화, 기타  23

주거와 교통 교통안전, 교통인프라, 주거비, 주거의 질  62

합계 14 57 740

<표 1-6> e-나라지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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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영역 지표수 영역 하위영역 지표수

인구

총인구  1

환경

오염물질배출  7

인구구성  4 자연자원 이용  5

출생  1 생활환경  9

사망  2 생태환경  5

인구 분포와 이동  4 환경관리  5

건강

건강상태  6

안전

자연재해  2

건강결정요인  3 안전사고  8

보건의료시스템  7 안전의식과 평가  4

가구

와 

가족

가족및가구 구성  8 범죄  8

가족형성  9 형사사법 활동 10

가족생활  5
문화

와 

여가

문화와 여가생활의 기반  8

가족규범  4 문화예술활동  5

교육

교육기회 11 여가체육활동  8

교육의 조건과 과정  7 미디어 활용  4

교육효과  9

사회

통합

정치참여  7

노동

인적자원  6 사회참여  5

취약계층 취업현황  4 역능성  9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10 사회적 소통  2

노사관계  1 신뢰  3

소득

과소

비

소득 10 관용성  2

소득분배  3 사회보장  7

소비와 물가  7

국제

비교

지표

인구  6

저축 및 투자  2 건강  2

조세와 재정  2 교육  4

주거

와 

교통

주택공급·관리  5 노동  3

주택시장  5 소득과 소비  4

주거상황  4 주거와 교통  2

주거의 질  4 환경  2

교통시설  3 안전  3

교통체계  5 문화와 여가  2

교통비용  4 사회통합  6

교통복지  1

교통환경  3

<표 1-7> 사회지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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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속가능발전지표

2006년 10월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실정에 맞는 77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 제시하였다. [그림 1-6]은 지속

가능발전지표의 개념틀을 보여주는데, 이 지표체계는 경제적 목적으로 효율성과 성장을 

지향하고, 사회적 목적으로는 빈곤 타파와 공평이 추구된다. 그리고 생태적 목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과 자원의 보존이 중요시 된다. 그동안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지표가 개편되었는데, 가장 최근 개편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에 

따른 것이다. 이 기본계획은 UN SDGs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반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개편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표 1-8>과 같이 분야(3개), 영역(14개), 항목(33개), 

지표(84개)의 4계층으로 구성되었다(환경부, 2016).10)

지속가능발전지표는 SDG 글로벌 

지표와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기존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운영

하고 있던 국가들뿐 아니라 UN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 UNEP), 

OECD, Eurostat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글로벌 

지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현재 환경부와 통계청이 협업

하여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SDG 글로벌 

지표의 활용가능성을 분석 중에 있다

(환경부, 2016).

10)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야-영역-항목-지표라는 틀의 기준이 된 것은 2001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이다. 당시 지표체계는 4개 분야(사회, 환경, 경제, 제도), 15개 
주제(theme), 38개 세부주제(sub-theme), 57개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도 이를 

따라 영역, 항목, 지표로 구성하였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14개 영역은 UNCSD 
지표체계의 제도 분야를 제외한 13개 주제에 ‘정보화 등’ 영역만 추가한 것이다. 2000년 UN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s)가 채택되면서 UNCSD는 MDGs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14개 주제, 44개 세부주제, 96개 
지표(50개 핵심지표)로 갱신된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를 발표하였다. 이 지표체계에서는 사회, 환경, 
경제, 제도라는 이전의 분야 구분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환경부, 2016).  

 [그림 1-6]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목적과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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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영역 항목 지표 수

사회

형평성

빈곤  5

노동  4

남녀평등  3

건강

영양상태  1

사망률  2

수명  1

식수  1

건강관리  3

교육 교육수준  3

주택 생활환경  3

재해/안전 범죄, 재해  3

인구 인구변화  3

환경

대기

기후변화  3

오존층　  1

대기질  1

토지

농업  5

산림  3

도시화  2

해양/연안
연안지역  4

어업  2

담수
수량  3

수질  2

생물다양성 생태계  3

경제

경제구조

경제이행  6

무역  1

재정상태  2

대외원조  1

소비/생산

에너지사용  3

폐기물관리  4

교통  3

정보화 등

정보접근  1

정보인프라  1

과학기술  1

합계 14 33 84

<표 1-8>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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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UN SDG 글로벌지표

UN은 2015년 9월 제70차 총회에서 2001년부터 15년간 지속되어 온 MDGs 시대의 

종언과 동시에 새로운 15년을 목표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여기에서 채택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SDGs이다. 그리고 SDGs는 241개 글로벌지표로 평가된다.11) 새롭게 채택된 17개의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 부문에서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11) 2017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일부 지표의 수정보완이 있었으며 지표수도 244개(중복

제외 시 232개)로 변경되었으나, 본 연구 진행 당시에는 2016년 3월 기준 자료가 적용되었다. 

목표 세부목표 수 지표 수 

1. 빈곤종식   7  12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농업 증진   8  14

3. 보건 및 웰빙 증진  13  26

4. 교육보장, 평생교육기회 증진  10  11

5. 성평등 달성, 여성역량 강화   9  14

6.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리   8  11

7. 에너지접근 보장   5   6

8.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증진  12  17

9. 인프라 구축, 산업화와 혁신 증진   8  12

10. 불평등 감소  10  11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0  15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  11  13

13. 기후변화 대응   5   7

14. 해양 생태계 보호  10  10

15. 육상 생태계 보호  12  14

16.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  12  23

17.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9  25

합계 169 241

<표 1-9> SDG 글로벌지표체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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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의 17개 목표는 분석적 목적으로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조직화하기도 한다. 사회발전 영역은 목표 1부터 목표 6까지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경제성장 영역은 목표 8부터 목표 11까지로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7, 12, 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이다. 현재 극심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는 지구를 

보호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막아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목표 

1부터 15까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 목표 16과 17은 

앞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 

16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목표 17은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엄격한 것이 아니며 

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SDGs를 5P 개념으로 재구조화하기도 한다. 5P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영문 앞자를 

의미한다. 이 5P는 새로운 개발 의제의 기본 정신이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그림 1-7]). 

사람에는 목표1~5, 지구환경에는 목표6, 목표12~15, 번영에는 목표7~11, 평화에는 목표16, 

파트너십에는 목표17이 해당된다.

SDG 글로벌지표는 데이터 가용성과 국제적 표준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지표를 세 개의 

층위로 구분하고 있다. 티어1(Tier1)은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존재하며,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티어2는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존재하나, 데이터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티어3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과 

표준이 부재하는 경우이다. 2017년 6월 기준 IAEG-SDGs 티어 분류 결과를 보면, 티어1과 

2는 65%, 티어3은 35%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SDGs 작성목적과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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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체계 간 중첩성 분석 

가. 작성목적 및 개념틀 비교 

지표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동시대에 구축된 지표는 유사한 개념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표 1-10>은 각 지표체계의 작성목적과 구조, 개편 시기 등과 

함께 핵심개념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표체계들이 

지속가능성, 삶의 질, 발전 등과 같은 개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 전에 

만들어진 사회지표 또한 2012년에 개편되면서 삶의 질에 사회의 질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경제·사회·환경의 세 부문을 

통합하고 부문 내 하위영역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물론 경제·사회·

환경 중 강조하는 측면은 지표체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이 지표체계들은 과거의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공통점 하에 사회나 환경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사회지표의 경우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함을 밝히고 있으며, 삶의질지표 

또한 삶의질이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경제·사회·환경 세 부문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세 부문의 균형적인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주요지표는 사회적인 측면에,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적인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SDG 글로벌지표 역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번영, 사회통합, 환경

보존을 세 핵심 축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각각의 부문은 17개 목표 안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나 녹색성장이라는 

특정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한편, e-나라지표는 현재 국가주요지표와 동일한 개념틀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표체계가 구축될 당시에 개념틀에 따라 지표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집행과정에서 활용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체계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개념틀에 따르면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지표는 국가주요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그리고 SDG 글로벌지표이다. 

작성목적을 보더라도 국가주요지표의 포괄범위가 가장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지표는 국가발전, 국민의 삶의질,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복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를 비교해 본다면, 삶의질지표는 삶의 질이라는 

주요 부분을 특화하여 작성된 특수 주제지표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지속가능

발전지표 역시 경제, 사회, 환경의 세 분야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나,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녹색성장지표는 작성목적, 이론적 배경, 지표의 

구조 모두에서 중첩의 정도가 가장 약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이라는 일관된 지향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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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이점을 충분히 살려 지표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녹색성장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목적과 이론적 배경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 중심으로 경제 및 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요지표와 지표 구조의 중첩성이 발생하고 있었다. 글로벌 수준의 지표

체계인 SDGs는 지속가능성이나 삶의 질 이외에도 글로벌 협력을 주요한 개념으로 도입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SDGs가 일국 중심의 지표체계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개념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것은 다른 지표체계와 차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e-나라

지표는 그 출발이 정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의 근거이다 보니 개념틀이 있다기보다는 

각 부처의 정책을 반영하는 지표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과정에서 SDG 글로벌지표는 영역 및 하위영역 수준에서의 중첩성만을, e-나라지표는 

지표수준에서의 중첩성만을 비교하고자 한다.  

나. 영역 및 하위영역 수준

이제 지표체계들의 영역이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영역의 중첩성은 

일차적으로 개념 일치 여부를, 이차적으로 개별 지표 수준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다. 

두 지표체계 모두에서 교육을 측정한다고 하면 개별 지표 수준의 중첩여부와 무관하게 

영역이 중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외적으로 사회지표 ‘환경’ 영역의 경우, 국가

주요지표의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 개념과 

모두 일치하는 만큼, 어느 영역과 더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세 영역 모두와 일치

하는 것으로 보았다. 

영역 간 개념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다.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중첩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영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

지표의 ‘효과적 온실가스감축’ 영역의 2개 지표는 각각 국가주요지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과 ‘주거와 교통’ 영역 지표와 일치한다. 이 경우 ‘(하위)영역’의 개념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 ‘효과적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개념은 국가주요지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의 개념 및 측정목적과 더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효과적 온실

가스감축 영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주거와 교통 영역에 모두 속한다고 판단할 경우 

지표수준의 중첩성 판단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그림 1-8]). 

주의할 점은 이러한 방식으로 영역 및 하위영역의 중첩성을 검토할 경우 정확히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표체계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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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성은 매우 높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영역 및 하위

영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간 중첩성을 가지고 지표체계들이 

서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며, 목적이나 개별 지표 수준의 중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영역 중첩성은 개념적으로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국가주요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SDG 국가지표의 개발을 고려하여 SDG 글로벌지표를 기준으로 한 

영역 중첩성 분석을 추가하였다.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기준으로 공통성을 들여다 볼 수 있겠지만 삶의질지표 및 사회지표는 국가주요

지표체계와 영역 구성에서 매우 유사하고, 녹색성장지표는 정책목표의 수가 5개여서 

비교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표를 기준으로 모두 비교하는 것은 

지면낭비라고 판단하였다. 

<표 1-11>은 국가주요지표를 중심으로 한 영역 중첩성 결과이다. 예상 대로, 삶의질

지표와 사회지표 간에 영역 중첩성이 상당히 높음을 드러낸다. 용어상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대략적으로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주거와 교통,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이 중첩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 글로벌지표 중에서도 이들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있다. 

성장과 안정, 고용과 노동, 건강, 교육, 범죄와 치안,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

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이 그러하다.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생활환경과 오염, 

[그림 1-8] 영역 중첩성 판단 방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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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에너지라는 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녹색성장지표가 경제 및 

사회보다 환경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지표를 제외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나머지 지표체계 간에는 위와 같은 영역 중첩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성장과 안정 영역은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에서 비어 있는데, 이는 미시와 

거시를 통합하고 있는 국가주요지표를 미시적 수준의 삶의질지표와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지표를 구분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반면에 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 글로벌지표는 성장과 안정 영역이 채워져 있다. 특히 

SDG 글로벌지표체계의 세 목표가 성장과 안정 영역에 관계된다. 이는 두 지표체계 

모두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발전’의 관점에서 논의가 출발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거대담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를 공통영역으로 해서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사회지표는 소득과 소비를, 

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 글로벌지표는 소비와 생산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의 세 지표체계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뒤의 두 지표체계는 

환경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경우 그 하위영역이 에너지 사용, 

폐기물관리, 교통 영역으로 분화되면서 국가주요지표의 생활환경과 오염 및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과, SDG 글로벌지표의 경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이라는 영역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과 중첩된다. 

셋째, 문화와 여가, 가족 등은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사회지표에서 두드러진 

영역이다. 문화와 여가에 포함된 ‘인터넷이용률’ 지표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정보화 

영역과 SDGs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에서 발견되기는 하나, 단일의 지표 

중첩이 영역의 중첩으로 해석되기에는 영역 수준에서의 개념 간극이 너무 크다. 가족 

영역의 대표 지표인 가사노동분담시간은 SDGs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구축된 국가주요지표나 삶의질지표, 사회지표는 가사노동분담시간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하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수준의 SDGs에서는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성평등 

달성이라는 점에서 다루고 있어 양 지표체계 간 관점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넷째, 국가주요지표의 범죄와 치안은 다른 지표체계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에서는 안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안전 영역에는 범죄와 

함께 사고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는 재해안전으로 분류되어 범죄, 

자연재해, 산업재해를 포괄하고 있다. SDGs는 범죄를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으로 

명명된 목표16에서 다루고 있는데, 범죄, 사고, 재해라는 결과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구축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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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환경 영역에 대한 세분화 정도가 지표체계 간에 차이가 있다.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와 달리, 국가주요지표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SDGs 글로벌지표로 갈수록 

세부적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세 개 영역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대기, 토지, 해양/

연안, 담수, 생물다양성의 5개 영역으로, 그리고 SDGs 글로벌지표는 환경 영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는 없으나, 목표6, 7, 11~15의 7개 영역이 다른 지표체계의 환경 영역과 중첩

되어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SDG 글로벌지표가 다른 지표체계에 비해 ‘환경’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가주요지표의 잔여범주로 글로벌 협력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 영역은 

삶의질 및 사회지표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SDG 글로벌지표는 기본적으로 UN의 

프로그램에서 출발하고 있다 보니 글로벌 수준에서의 협력이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명시적으로는 글로벌 협력을 주요영역으로 발현시키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화 영역은 

SDGs에서 이행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매우 밀접하다. 녹색성장지표 

또한 글로벌 녹색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을 강조하는 SDG 

글로벌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녹색성장지표의 공통 특징은 해당 지표체계가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환경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경제 및 사회 영역은 국가라는 지리적인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에 환경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는 말처럼 환경오염이 미치는 효과는 국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에서의 공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SDG 글로벌지표를 기준으로 지표체계 간 영역 중첩성을 살펴보자. 

<표 1-12>에 따르면, SDGs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가장 많은 영역에서 중첩되며, 

다음으로 국가주요지표 및 사회지표와 중첩되었다.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국가주요지표와는 

환경 영역에 집중되어 중첩되었던 것과 달리, SDGs와는 좀 더 다양한 목표와 중첩되었다. 

녹색성장지표를 제외한 지표체계 간에 가장 많이 중첩된 영역으로는 빈곤종식(목표1), 

보건 및 웰빙증진(목표3), 교육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증진(목표4),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증진(목표8),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목표11),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

(목표16)이다. 

앞의 국가주요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UN은 MDGs를 SDGs로 개편하면서, 목표 달성의 수혜자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까지 미치는 방향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형 이슈라 

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공통성이 높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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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오히려 최근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삶의질지표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체계에 비해 중첩성이 높지 않다. SDGs에서는 보건 및 웰빙증진(목표3)을 단일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삶의질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함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주관적 웰빙은 SDGs를 기준으로 볼 때 잔여범주에 해당한다. 

둘째, SDGs의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강화(목표5)는 어느 지표체계 하에서도 고유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에서 가족 영역에 

포함된 가사노동시간,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에서의 사회통합(여성국회의원비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지표가 다루어지고 있다. SDGs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취약집단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여성’은 그 중에서도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별도의 목표로 구성된 것이다. 

셋째, 교육은 여러 지표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역이다. 그런데, 사회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교육 영역은 개념적으로는 SDGs와 일치하나 개별 지표 수준에서는 

중첩되는 지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DGs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표의 내용이 

기존에 주로 측정해오던 형식교육 위주의 양적인 측면(진학률 등)보다는 비공식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 등의 새로운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랫동안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교육영역의 경우 개별 지표수준에서의 중첩성이 낮은 것은 사회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 가장 세분화된 환경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SDGs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목표13),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리(목표6)는 아직까지 기존 국내의 지표체계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SDG 국가지표는 이러한 변화 등이 잘 

포착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개별 지표 수준

한 사회의 경제·사회·환경을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발전, 국가발전 등의 차원에서 

다루는 지표체계는 통상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이들은 공히 경제발전이나 사회진보, 

또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표의 구조(영역) 및 측정

(지표)에서 서로 유사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위에서 살펴본 7개 지표체계도 작성목적, 개념틀, 

영역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표체계의 가장 하위차원인 

측정, 즉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중첩성을 살펴보자. <표 1-13>은 그 결과를 요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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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인데 여기에는 SDG 글로벌지표와의 비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SDG 글로벌

지표 중 상당수가 아직 개념정의와 산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표 1-14>에 별도로 제시하였다.12) 

* 국가주요지표의 경우 국제비교지표는 주요 및 보조지표와 중복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는 49개(60.5%), 녹색성장지표는 13개(31.7%), e-나라지표

는 73개(9.9%), 사회지표는 104개(37.5%), 지속가능발전지표는 43개(51.2%) 중첩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삶의질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국가주요지

표와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삶의질지표와 녹색성장지표는 4개(9.8%), e-나라

지표는 23개(3.1%), 사회지표는 51개(18.4%),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0개(11.9%) 중첩되어 

삶의질지표는 다른 지표체계와 중첩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지표의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첩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

율만 비교해 본다면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중첩비율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두 

지표 모두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지표는 삶의질지표

(63.0%), 국가주요지표(56.5%)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표(39.3%) 순으로 중첩비율이 높았

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녹색성장지표와 국가주요지표 간에 중첩성이 높았다. 

12) 중첩되는 지표명은 부록의 <부표 1-3>에 제시하였다.

         
국가주요지표

(184개)

삶의질지표

(81개)

녹색성장지표

(41개)

e-나라지표

(740개)

사회지표

(277개)

지속가능발전

지표(84개)

국가주요지표 100.0 60.5(49/81) 31.7(13/41) 9.9(73/740) 37.5(104/277) 51.2(43/84)

삶의질지표 26.6(49/184) 100.0 9.8(4/41) 3.1(23/740) 18.4(51/277) 11.9(10/84) 

녹색성장지표 7.1(13/184) 4.9(4/81) 100.0 1.2(9/740) 3.6(10/277)  13.1(11/84) 

e-나라지표 39.7(73/184) 28.4(23/81) 22.0(9/41) 100.0 32.9(91/277) 67.9(57/84) 

사회지표 56.5(104/184) 63.0(51/81) 24.4(10/41) 12.3(91/740) 100.0  39.3(33/84) 

지속가능발전지표 23.4(43/184) 12.3(10/81) 26.8(11/41) 7.7(57/740) 11.9(33/277) 100.0 

<표 1-13> 개별지표 수준 중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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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개별지표 수준에서의 중첩은 크게 

두 개의 축이 세워지는데, 그 하나의 축에는 국가

주요지표, 사회지표, 삶의질지표가 다른 하나의 

축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녹색성장지표가 모이는 

양상을 띤다. 후자의 두 지표체계 모두 환경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전자는 삶의질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지표체계라는 공통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 다만 삶의질지표의 절반 이상이 

국가주요지표나 사회지표와 중첩된다는 점에서 

지표의 포함관계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량적인 중첩성과 함께 과연 이 

중첩되는 지표가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표

체계 간 상향식으로 판단한 영역 중첩성을 보면, 

고용과 노동, 건강, 생활환경과 오염은 거의 모든 지표체계에서 중첩되는 지표를 다루고 

있다. 국가주요지표를 기본축으로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는 가족,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주거와 교통을 중심으로 다른 지표체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성장과 안정, 고용과 노동,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에

서는 사회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 중첩되는 영역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한편, e-나라지표는 가장 많은 지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체계와의 

중첩 비교에서 중첩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것은 e-나라지표가 국정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공급자 중심의 지표체계로 광범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지표와의 

중첩성을 보면, 사회지표가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진 데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지표수는 증가하였으나, 원래 작성목적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조건(condition), 투입(input), 결과(output)라는 

논리와는 연결성이 떨어지는 지표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14>는 SDGs의 17개 목표를 기준으로 지표체계 간 중첩성을 개략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중첩 지표의 수를 헤아려 보면, SDGs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공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84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30개가 SDG 글로벌지표와 동일

하며, 이 결과는 위의 영역 비교 결과와 일관적이다. 그 다음으로 SDGs와 공통성 비중이 

높은 지표는 녹색성장지표(26.8%)와 삶의질지표(21.0%)이다. 국가주요지표의 경우에는 

184개의 지표 중 14.7%인 27개의 지표가 SDGs와 동일하다. 녹색성장지표가 영역 간 

비교나 위의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와의 비교에서 공통성이 항상 가장 낮았던 것을 

   [그림 1-9] 개별지표 수준의 중첩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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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하면, 녹색성장지표와 SDGs 글로벌지표 간 높은 공통성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표 1-3>에 제시된 것처럼 녹색성장지표와 SDGs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표는 모두 목표 11, 12, 14, 15에 포진해 있다. 목표 11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 목표 14는 ‘해양 생태계 

보호’, 목표 15는 ‘육상 생태계 보호’인데, 이 네 가지 목표는 모두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SDGs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미래 이슈이자 선진국형 이슈를 대거 지표 

선정에 반영하면서 녹색성장지표와의 높은 중첩성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표명 중첩지표 개수 (개) 중첩지표/전체지표 (%)

국가주요지표 27 27/184 (14.7%)

e-나라지표 11 11/740 (1.5%)

삶의질지표 17 17/81 (21.0%) 

사회지표 38 38/277 (13.7%)

녹색성장지표 11 11/41 (26.8%)

지속가능발전지표 30 30/84 (35.7%)

<표 1-14> SDG 글로벌지표 기준_개별 지표 중첩성 비교 

그런데 중첩성 분석 과정에서 사회지표와 e-나라지표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국가주요지표의 ‘자살률’이라는 지표는 사회지표에서 ‘주요 

사인별 사망률’이라는 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표 안에는 당뇨, 심장질환, 간질화, 

자살 등 다양한 사인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다. 국가주요지표의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는 e-나라지표의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와 출생사망추이라는 지표 두 곳에서 

중복적으로 발견된다. 출생사망추이 안에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남녀별 기대수명 및 

사망률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복이 발생한 이유는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는 보건복지부가 지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출생사망추이 지표는 통계청이 

지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표선정에 해당 부처의 

자율권이 부여된 상태이다 보니 선정된 지표 내부 중첩성이 발견된 것인데 이는 지표 간 

조정기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리고 만일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 하나만을 

e-나라지표에 남겨놓는다면 이 지표를 어디에서 관리해야 하는지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e-나라지표 업무편람에서 관리주체는 작성된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과거에는 통계생산의 기능을 

해왔다면 최근 정책에 활용되는 지표를 생산하는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그러한 기능이 

기존의 정책집행부처에서 해오던 역할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관리주체를 다시 고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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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지표나 e-나라지표의 경우 단일의 지표명 하에 다양한 

통계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사실 지표 그 자체보다는 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지표 간 비일관성 유형 

(하위)영역 및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지표 간에 다음과 같은 비일관적인 

경향이 발견되었다. 첫째 동일한 지표가 지표체계 간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배치된 경우, 

둘째 지표명(핵심용어)은 동일하나 수치가 다른 경우, 셋째 보고자 하는 현상은 동일한데 

서로 다른 지표명이 부여된 경우이다. 넷째, 지표는 서로 다르나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 동일한 지표가 지표체계 간 서로 다른 (하위)영역에 배치된 경우 

 ▪산업재해율: 국가주요지표에서는 고용과 노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삶의

질지표에서는 고용/임금 영역이 아닌 안전 영역에 포함

▣ 지표명(핵심용어)은 동일하나 지표산식이나 자료원천 차이에 의해 수치가 다른 

경우 (지표산식과 자료원천이 동일한데 업데이트 주기 차이로 인한 수치가 다른 

경우는 제외)

 ▪삶의 만족도: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사회조사의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삶의질지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10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삶의 만족도 측정

 ▪공적개발원조비율: 국가주요지표는 GDP 대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GNI 대비하여 

공적개발원조비율을 산출

 ▪경찰관수: 국가주요지표는 경찰통계연보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10만명당 경찰관수를, 

사회지표는 경찰통계연보의 경찰관수를 제공 

 ▪인구성장률: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인구성장률을 log(pt÷p0)÷t*100로 계산(p0는 해당기간 

시작 시점의 인구, pt는 해당기간 종료시점의 인구, t는 해당기간 연수), 사회지표는 

동일 지표명이 (pt—pt-1)÷pt-1*100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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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명은 다르나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상대적 빈곤율 vs 빈곤인구비율: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비율을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에서는 상대적 빈곤율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빈곤인구비율로 표현 

 ▪인구성장률 vs 인구증가율: 사회지표에서 산출된 인구성장률((pt—pt-1)÷pt-1*100)을 

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는 인구증가율로 명명  

 ▪연안습지면적 vs 갯벌면적: 동일한 자료원천으로 국가주요지표는 연안습지면적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갯벌면적으로 표현

▣ 지표 간 정의 및 산식은 다르나,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공적연금수급율 vs 공적연금가입률 : 국가주요지표는 (공적연금수급자수÷공적연금

가입자수)×100, 삶의질지표는 (공적연금가입자수÷만18~59세 추계인구)×100으로 

계산

 ▪기대수명 vs 기대여명: 통계청 생명표를 기반으로, 국가주요지표는 연령별 사망률 

통계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산출, 지속가능

발전지표는 동시 출생한 집단이 각 연령별로 현재의 사망률을 경험한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년수를 산출

 ▪고령화지수 vs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주요지표는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을 계산

 ▪월평균실질가구소득 vs 균등화중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주요지표는 월평균실질가구소득을, 삶의질지표는 균등화중위소득을 산출  

▣ 기타 비일관성 사례 

 ▪자료원천 표현방식

   — 1차 자료 제시 vs 2차 자료만 제시 

   — 산식계산에 활용된 모든 자료 제시 vs 핵심자료만 제시: 국가주요지표는 연구

개발투자비율의 원천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으로, 사회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전자만 제시 

 ▪지표명의 불일치: 국가주요지표는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사회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GDP 대비 R&D 지출비율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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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지표체계 안에 중복되는 지표: e-나라지표에는 출산율(합계출산율)과 출생 

사망 추이 지표가 있는데 후자에는 합계출산율 뿐만 아니라 출생아수, 남녀별 

기대수명 및 사망률 포함

3. FGI 방법 및 주요 결과 

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지표체계 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진행자(moderator) 주재 하에 통계청에서 

서비스 중인 지표체계 간 조정의 필요성, 지표체계 전반적인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가 주제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표체계 정보와 주요 질문을 사전에 전달

하였다. FGI는 2라운드에 걸쳐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하였다. 참석자는 지표 연구 경험이나 

지표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다양한 층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나. 주요 의견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 지표체계의 명칭을 통해 해당 

지표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여러 지표체계 간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게 중론이다. 모든 지표체계는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다. 설령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동시에 각 지표체계에만 해당하는 고유의 지표 

또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표체계로 조정하는 것은 반대급부의 수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그룹1 (1일차) _ 대전 그룹2 (2일차) _ 서울

◦참석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50대 남

◦참석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40대 남

◦참석자(바): 정부출연연구기관, 40대 남

◦참석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50대 남

◦참석자(다): 지자체 연구기관, 40대 남 ◦참석자(사): 지자체 연구원, 50대 여 

◦참석자(라): 시민단체, 40대 남 

◦참석자(마): 시민단체, 40대 여성 (불참)  

◦참석자(아): 민간기관, 40대 남 

◦참석자(자): 민간기관, 50대 여 

<표 1-15> FGI 참석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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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현재 지표체계 중에서 녹색성장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 SDG 글로벌

지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통합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지표와 e-나라지표는 

지표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 국가주요지표가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등을 포괄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조정의 필요성이 과연 이용자 

입장인지, 정부부처의 입장인지 또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서 

조정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의견들을 

나열한 것이다. 

▣ 통계청 지표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 용이성 평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통계위주로 수집을 하거나 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 

 ▪지표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 집중적으로 찾게 됨

 ▪대부분의 정보는 KOSIS를 통하여 해결함.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간자료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읍면동 단위의 세부적인 자료는 각 지자체를 통하여 얻고 

있음

 ▪지표체계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다 보니 국가 단위 지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음.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청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별도의 창구를 통하여 자료를 얻고 있음

 ▪일반이용자 입장에서 연구과제를 위해 사회지표를 활용한 경험이 있지만 그 외 

지표체계는 처음 접해봄. 연구자들은 시의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시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합적인 지표체계보다는 개별지표들을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 통계청에서 서비스 중인 지표체계 간 중첩성에 대한 의견

 ▪각 지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이 있음

 ▪지표체계 명칭만 봤을 때에는 이 지표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제1장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 연구   41
제1장

 ▪처음 지표를 만들 때는 지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각자 고유의 특성을 갖춘 

지표로 시작하지만, 각 지표를 만들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그룹들의 이해가 

달라 온갖 지표들을 추가하다 보니 본연의 지표 역할을 초월하면서 지표

결과물들이 서로 비슷해지는 결과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임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표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지표체계들을 정리하여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함. 각 

정권마다 중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들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표들을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표들을 계속 새롭게 개발하는 경향이 있음. 

새롭게 개발된 지표의 경우, 기존 지표를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보다 발전된 

지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그 안에서 

지표 간 중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문제도 발생함

 ▪현재 사회지표나 e-나라지표는 통계DB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표 본연의 

역할인 정책방향과 같은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지표를 줄이거나 

지수화하거나 지향점이 명확한 지표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지표들은 통계DB 

역할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통계청에서는 국가 전반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고, 녹색성장지표 같이 

특정 부처가 연상되거나 지표성격이 명확한 경우는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주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지표체계 간 조정의 필요성 

 ▪한 영역 안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을 위해 간결하게 하면 또 다른 

집단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지표들을 축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통계청에서 지표들 간의 연계·추이를 밝혀 줄 수 있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 같음

 ▪지표체계에 대한 것과 사용자 입장은 별개로 생각해야 함. 지표체계는 독자적 

목적이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표체계 전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활용할 개별지표를 어떻게 찾을지가 관심임

 ▪지표체계들은 각각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고 봄. 

각 지표체계들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지표체계 구조의 문제인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못한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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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체계 안의 지표들은 모두 의미가 있고 필요함. 일반인들은 지표체계로 

접근하기보다는 필요한 개별 지표들만 선택하여 활용할 뿐 지표체계에 대한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 지표체계 간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일반인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수월할 것임

 ▪각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 있음. 000의 사례로 설명을 하자면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행복지표 간 관계 정립을 처음에는 위계관계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보완적 순환관계로 결론지어지고 있음. 녹색성장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SDG 글로벌지표는 성격상 체계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 지표들에 대해서도 

관계정립을 통해서 지표체계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제시되어 있는 지표체계들은 존재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 있음.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녹색성장지표 이 네 가지는 병렬관계로 보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상위의 국가지표 체계가 필요함

 ▪영역별로 차이가 없는 이유는 지표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임. 지표체계의 조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통합’이라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체계화할 것이 없음. 중첩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얼핏 보면 지표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통계청은 개별 지표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릴 필요가 있음

▣ 유사 지표체계 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부 소관이므로 논외로 생각되어지고 녹색성장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하위영역으로 흡수되어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중심으로 관계정립이 필요함. 

국가주요지표는 전체적인 중심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질지표는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국가주요지표 안에서 선택하고 주관지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립하고, 사회지표는 통계DB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표체계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중복이란 표현보다는 공통이라는 단어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 공통부문에 

대하여 상위 개념을 만들어볼 수 있고 공통이면서 차별화된 부분과 각자 

독자적으로 있는 영역들을 나누어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관계에 대한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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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요지표를 최상위로하여 나머지 지표들을 영역별로 하위에 놓는 방안도 

있음. 중첩의 문제는 국가주요지표 포괄성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보이며 이름 설정의 문제라고 봄

 ▪현 정부에서도 지표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표체계를 간

소화하기 위해 지표체계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성과 기준을 활용성에 두고 잘 활용되지 않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간

소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국가주요지표를 통계청 주요지표로 놓고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지표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국가 주요 100대 지표 같은 것을 제시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음

 ▪비슷한 성격의 녹색성장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SDG 글로벌지표를 하나의 

체계로 조정하고 삶의질지표, 사회지표의 주요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에 포함

시켜 국가주요지표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음. 6개의 지표를 한번에 체계화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지표체계를 줄여나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주요지표의 국제비교지표와 SDG 글로벌지표를 하나로 묶어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와 그 외 국내지표 두 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음

 ▪SDG 글로벌지표는 별도로 진행되는 지표라 현실적으로는 통합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삶의질지표는 궁극적으로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지표이고, 사회지표는 해석이 

필요없는 통계DB 성격이 강하며, 국가주요지표는 그 중간에 있다고 봄. 통계청이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역할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해오던 지표에 

대한 저변을 탄탄하게 구축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함

 ▪국가주요지표가 현재 경제, 사회, 환경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회커뮤니티를 반영할 수 있는 인적자본 영역을 추가하여 모든 지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단순화된 하나의 지표체계를 생각해볼 수도 있음 

▣ 지표체계 관련 전반적인 발전방안 

 ▪통계청은 전체적인 지표 주관기관으로서 관계정립이 필요한 지표들을 하나의 

사이트에 서비스하고 그 안에서 지표체계에 대한 의견공유 창구를 만들어 각 

부처들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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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지표들 중 지표로 보기에는 부족한 지표들에 대해 통계청의 

품질진단을 적용하면 지표 품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지표체계로 만들고 관리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추었을 때 옳다고 봄. 

1,000명당 의료시설 수가 늘어나면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의료시설 공급없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경우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여지가 있어 여러 지표들을 

같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지표체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계청만이 이 역할이 가능하다고 봄

 ▪현재 통계청에서 4개 지표를 같은 공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형식상으로 

봤을 때 녹색성장지표와 e-나라지표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표서비스 운영이 생각보다 잘되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지표들을 활용해야 할 정책수립 관계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지표체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단순히 지표 하나를 찾고 싶은데 상위영역부터 

클릭하여 들어가야 하는 하향식 형식이 불편함. 영역들에 대한 지수화 없이 별개의 

지표로만 발표하면 지표 간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움. 지표체계 홈페이지의 즐겨찾기에 각 지표들을 비교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이 기능을 좀 더 발전시켜 비교지표들 간에 합을 보여준다든지 하여 좀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지표자체가 핵심을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봄. 여기에 제시된 지표체계에 포함

되지 못한 다른 부처에서 중요시 하는 핵심지표들이 많다고 생각함. 이 누락된 

지표들을 파악하여 추가하면 정책 활용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또한 통계청에서는 이 핵심지표들이 정책 등에 잘 반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이용자는 일반국민을 포함한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크게 두 부류가 있음. 이용자들의 

지표체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집단 간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인지해야 하고, 지표체계 형태보다는 교육, 경제, 가족, 사회 등 주제별 

형태로 구성하여 웹상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관계부처에는 

아직까지는 별도의 책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통계청 지표의 활용도에 따라 

통계청 위상 등 모든 게 관련된다고 봄. 중요 핵심지표를 포함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청과 관계부처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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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사 지표체계 개선방안 제언 

1. 유사 지표체계에 대한 조정 입장 

유사한 지표체계가 산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지표체계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유사한 지표체계는 서로 조정해야 하는가? 조정을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지표체계의 조정은 단순히 두 지표체계 간에 중첩성이 높다고 해서 

칼로 무를 자르듯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지표체계의 조정은 중첩정도 뿐만 

아니라 각 지표체계의 작성목적 및 개념틀, 활용도, 작성기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상해보기 위해 먼저, 통계청 지표체계를 

대상으로 분석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향후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지표

체계 간 조정문제에 대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한 다양한 흐름을 두고 

조정기제의 부재로 인한 혼란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정자의 역할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의 

 ▪이용자 입장에서 꼭 있어야 할 지표가 보이지 않으면 지표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지표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

 ▪통계청이 관리할 것과 부처가 관리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지표체계 중에 영역별로 지표 수가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지표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추가지표 등) 같은 별도의 설명이라도 첨부한다든지 하여 

영역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지수화는 중장기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몇 개의 영역에 대하여 지수화 작업을 시도해보면 일반인 접근성 및 통계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지수화는 일반인에게 이해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발표하는 부처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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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다.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한 절대적 조정은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반생산적

(counter-productive)이라는 점은 과학적 영역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절대적 조정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수립된 개별 지표에 잠재되어 있는 관점 간의 차이를 

지워버리고 동시에 새로운 잔여범주(residual category)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Demailly 

et al., 2015; Star, 2010; Sebastian, Bauler and Lehtonen, 2014).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지표체계 간에 개념틀 및 주요 영역, 

개별 지표 수준에서 유사한 특성들이 발견된다. 지표체계들 모두 비슷한 시점에 개발

되었으며, 이보다 오래 전에 개발된 지표체계 또한 사회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표체계 간에 점차 수렴되어지는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회지표 또한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개편이 진행되면서 점차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개념은 최근에 개발된 국가주요지표나 

삶의질지표, SDGs 등에서 핵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지표선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비교가능성’이나 ‘측정 및 가용가능성’이 고려되므로 특정 지표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개념의 측정은 처음부터 지표를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수고보다는 이미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이 확보된 기존 지표의 검토를 통해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여러 지표체계 간 개별 지표수준에서의 중첩성이 발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성만을 두고 지표체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유의 작성

목적을 갖고 출발한 만큼 내용상 중첩되는 부분과 함께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예컨대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나, 국가주요지표는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삶의질지표는 개인 삶의 질 증진의 

총합으로서의 사회발전에 치중하고 있는 식이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 출발하였어도 

개념틀에 따라서 지표체계의 구조도 다를 수 있다. 산업재해율이 국가주요지표에서는 

고용영역에 포함되는 반면에 삶의질지표에서 안전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표체계에 

따라 공적연금가입률을 선정할 수도, 공적연금수급률을 선정할 수도 있다. 중첩에 따른 

어느 한 지표체계의 소멸(termination)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차단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표체계의 통합(consolidation)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표체계 간 포괄범위,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Sebastian and 

Bauler(2013)는 어떠한 지표를 사용할지는 지표의 과학적인 품질보다는 지표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치적 맥락과 함께 사용자 프레임워크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중첩성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지표 간 비일관성 유형이나 e-나라지표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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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체계 내에 중복적인 지표가 발견되는 점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앞서, 몇 가지의 비일관성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지표명은 동일하나 지표산식이나 

자료원천에 따라서 수치가 다른 경우, 동일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나 지표명이 다른 경우, 

지표명·자료원천 등의 서로 다른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일관된 지표명, 자료원천, 산식, 수치를 제공해야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적개발원조비율을 어느 지표체계

에서는 GDP 대비로, 또 다른 지표체계에서는 GNI 대비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연 어느 지표를 

사용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지표체계의 조정은 이론적 측면과 통계적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론적 조정은 잔여범주의 발생뿐만 아니라 지표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간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단, 단일의 기관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각각의 지표체계를 유지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이라는 장점이, 중첩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을 상쇄하고도 남는 일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반면, 지표체계 간 통계적 조정은 필수적이며, 그 역할은 통계청에서 수행해야 한다. 

개별 지표 수준에서 발생하는 비일관성을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일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국가통계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다.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것은 지표는 반드시 국가통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2. SDG 국가지표 개발 방향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현재의 분위기 하에서 지표 개발 및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지표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미리 정해진 목표의 

달성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간단한 척도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지표

체계의 부재는 때로는 진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Birch and Lynch, 

2012). 현재 글로벌 차원의 최대 목표인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SDG 

글로벌지표는 모든 국가,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보편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체계의 길잡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UN은 향후 개별 국가들은 글로벌지표를 

근간으로 하되, 국가적 맥락을 반영한 지표체계를 개발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SDG 국가지표와 기존 지표체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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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DGs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법률상의 관련을 갖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정부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세계지속

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SDGs는 리우+20회의에서 발전된 

지속가능발전과 MDGs의 후속작업 논의가 통합되어 채택된 것이니 만큼 지속가능

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관된다.

이와 함께 SDG 글로벌지표와 다른 지표체계 간의 중첩성을 분석해 본 결과, 지속가능

발전지표> 녹색성장지표> 삶의질지표 순으로 중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DG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관계를 가늠케 해준다. 특히 녹색성장지표가 다른 지표체계와 

중첩성이 낮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SDGs와의 중첩성이 높은 것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녹색성장지표의 상당수가 SDG11, 12, 14, 15의 환경과 관련된 이슈이다. 

이외에 주요하게 한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까지 고려한다면, 이들 지표체계 간에서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SDG 

국가지표의 풀(pool)이 될 수 있다. 중첩성이라는 용어는 자칫 부정적인 뉘앙스를 

표출할 수도 있으나 이는 동시에 공통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핵심지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지표수가 적고 녹색성장이라는 한정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녹색성장지표를 제외한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e-나라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4개 이상의 지표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니계수, 고용률과 

실업률, 기대수명, 비만율, 자살률, 미세먼지농도, 온실가스배출량 등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SDG 국가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종합적인 지표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적인 지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에는 통계청 지표체계 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생산 중인 지표체계에 대한 유사한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와 같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표체계가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지표들은 SDG 국가지표 체계의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SDG 국가지표는 다음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지표체계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지표체계 안에 다양한 유형의 지표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SDG 글로벌지표는 결과 

혹은 성과 중심의 지표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이 사회적인 현상을 모니터링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과모형이 필요한데, 인과모형은 대안적인 정책이 초래할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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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향후 통계시스템은 결과와 

정책 개입 간의 인과관계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Fellegi, 1999; 

남궁근, 2001). 

또한, SDG 국가지표는 지방단위에서 작성되는 SDG 지방지표와 수직적인 정합성을 

띠어야 한다. 글로벌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개발한 것은 우리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서 UN은 국가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지표체계 간의 조정기제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에서 지표가 

필요한 것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 국가적 지침이 없다는 사실은 하위 단위에서 발생하는 

많은 노력들을 통일된 측정치로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각 지방의 노력들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비전의 달성을 

향한 진전 정도를 측정하는 효율적이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가 

기본적 난제이다(Birch and Lynch, 2012). 

3. 지표체계 개발과정에서 통계청의 새로운 역할 

우리나라는 2007년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민호 외, 2012). 이후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통계청의 역할 또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통계청의 핵심 역할이 국가의 기본통계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계

생산은 더 이상 통계청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13) 생산된 통계를 공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평가의 도구가 되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유사한 지표체계 간 조정의 역할에서 주제영역에 

대한 이론적 조정은 각 부처와의 영역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모든 지표체계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지표는 통계청이 표준을 정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13) 통계시스템은 연속체(continuum)로 볼 수 있다. 연속체의 한 끝에 집중형 통계시스템이, 다른 한 끝에 분산형

통계시스템이 있다. 전자는 공식통계의 대부분을 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 캐나다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단일 기관에서 국가의 모든 공식통계를 독점적으로 수집하는 
곳은 없다(UN, 2003). 한국은 조정기능을 보유한 분산형통계시스템(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을 채택

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405개의 통계작성기관에서 1,000개의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를 생산

하고 있다. 405개 통계작성기관 중 43개가 중앙정부, 260개가 지방정부 그리고 102개가 공공 및 민간 

통계작성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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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계청은 이해당사자 의견에 근거한 핵심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영역과 지표를 핵심적인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지표는 여타의 기관에서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기본통계를 생산하고 품질관리 등 조정의 역할을 하는데, 지표체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지표체계를 생산하고, 부처에서 

생산 중인 지표체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지표체계에서 활용되는 핵심지표에 대해 지표명, 지표산식, 자료원천 등을 통일시켜 

생산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통계청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생산되는 지표체계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지표체계들이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지표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작성된 지표에 대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FGI를 통해서 

일부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지표포털 서비스 방식은 연구자 접근방식으로 

정보접근경로가 매우 복잡하다. 핵심지표가 개발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지표체계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 

통계지표의 작성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무수히 많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은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Richard Layard)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측정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장하준, 2014).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측정이 난무하는 현실이다. 일단 지표가 생산

되면, 지표와 지표에서 묘사하고 있는 언어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므로(Gault, 2011),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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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친
환
경
 
투
자

지
표

(2
01

5)
, 

수
질
오
염
지
표

(2
01

5)
, 

환
경
지
표

(2
01

5)
, 

O
E

C
D

 
농
업
환
경
지
표

(2
01

5)
, 
환
경
성
과
지
수
 
지
표

(2
01

5)
, 
주
요
에
너
지
 
지
표

(2
01

5)
, 
온
실
가
스
배
출

관
련
 
주
요
지
표

(2
01

5)
, 

O
E

C
D

 환
경
통
계
지
표

(2
01

5)
, 
생
태
경
제
효
율
지
표

(2
01

5)
, 

도
시
설
계
를
 위

한
 환

경
지
표

(2
01

6)
, 
환
경
오
염
관
련
지
표

(2
01

6)

검
찰
청

▪
정
보
마
당
→
통
계
자
료
→
국
가
지
표
체
계

국
정
지
표

(2
00

5)
, 
법
질
서
지
수

(2
00

9)
, 
법
질
서
 
경
쟁
력
 
평
가
지
표

(2
00

9)
, 
인
권
관
련

 
주
요
지
표

(2
01

0)
, 

교
통
문
화
지
수

(2
01

1)
, 

대
구
고

·지
검
 

진
정
통
계
및
인
권
수
사
지
표

(2
01

2)
, 
부
패
인
식
지
수

(2
01

5)

경
찰
청

▪
소
통

·공
감
→
공
공
데
이
터
개
방

민
생
치
안
지
표

(2
00

6)
, 
치
안
정
책
 
평
가
지
표

(2
01

3)
, 

4대
 
사
회
악
 안

전
지
수

(2
01

4)
, 

5대
 

중
점
관
리
지
표

(2
01

4)
, 
주
요
 6
대
 지

표
 범

죄
(2

01
4)

, 
치
안
수
요
지
표

(2
01

4)
, 
중
요
교
통
지
표

(2
01

4)
, 
주
요
치
안
지
표

(2
01

5)
, 
성
폭
력
 객

관
지
표

(2
01

6)
, 
한
국
사
회
의
 안

전
지
표

(2
01

6)

관
세
청

▪
패
밀
리
사
이
트
→
수
출
입
무
역
통
계

(u
ni

pa
ss

.cu
sto

m
s. 

go
.kr

)
생
활
필
수
품
지
수

(2
00

8)
, 
청
렴
지
수

(2
01

5)
, 
부
패
인
식
지
수

(2
01

6)

국
세
청

▪
국
세
정
보
→
국
세
통
계

실
물
경
기
지
표

(2
00

1)
, 
부
동
산
임
대
가
격
지
수

(2
00

2)
, 
소
비
재
판
매
액
지
수

(2
00

7)
, 
주
택

매
매
가
격
 
종
합
지
수

(2
00

7)
, 
교
육
관
련
지
표

(2
00

7)
, 
소
비
관
련
지
표

(2
00

7)
, 
종
부
세
관
련
 

통
계
 지

표
(2

00
7)

, 
인
구
 및

 보
건
관
련
 지

표
(2

00
7)

, 
행
정
품
질
 평

가
지
표

(2
00

7)
, 

20
06
년

인
간
개
발
지
수

(2
00

8)
, 
소
비
자
물
가
지
수

(2
00

8)
, 
인
적
자
본
지
표

(2
01

1)
, 
국
내
외
 
과
학

기
술
혁
신
정
책
 
평
가
지
표

(2
01

1)
, 
주
요
사
회
개
발
지
표

(2
01

5)
, 
거
시
경
제
지
표

(2
01

6)
, 

경
제
지
표

(2
01

6)

기
상
청

▪
날
씨
→
생
활
과
산
업
→
기
상
재
해
통
계

대
기
오
염
기
상
지
수

(2
00

4)
, 

열
파
지
수

(2
00

6)
, 

파
머
가
뭄
지
수

(2
00

6)
, 

산
불
위
험
지
수

(2
00

6)
, 
생
활
보
건
기
상
지
수

(2
01

0)
, 
생
활
기
상
지
수

(2
01

0)
, 
천
식
가
능
지
수

(2
01

0)
, 
레
져

지
수

(2
01

0)
, 
황
사
영
향
지
수

(2
01

1)
, 
감
기
기
상
지
수

(2
01

1)
, 
기
상
변
화
의
 
지
표

(2
01

1)
, 

도
시
고
온
건
강
지
수

(2
01

1)
, 

북
극
진
동
지
수

(2
01

2)
, 

불
쾌
지
수

(2
01

3)
, 

감
기
가
능
지
수

(2
01

4)
, 
산
업
기
상
지
수

(2
01

5)
, 
총
자
외
선
지
수

(2
01

5)
, 
과
수
피
해
예
측
지
수

(2
01

6)
, 
해
양

생
태

(김
)지

수
(2

01
6)

, 
꽃
가
루
농
도
위
험
지
수

(2
01

7)
, 
식
중
독
지
수

(2
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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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기
관
 홈

페
이
지
 내

 통
계
 및

 지
표
 정

보
 경

로
 

기
관
 홈

페
이
지
 내

 지
표
 용

어
 검

색
 결

과
(주

요
 내

용
만
 수

록
)

문
화
재
청

▪
행
정
정
보
→
통
계
정
보

문
화
자
원
지
표

(2
00

6)
, 
지
식
행
정
지
수

(2
00

7)
, 
가
족
행
복
지
수

(2
00

9)
, 
문
화
감
성

지
수

(2
00

9)
, 
감
성
지
수

(2
01

2)
, 
문
화
재
 
재
난
위
험
 
지
수

(2
01

3)
, 
문
화
행
복
지
수

(2
01

3)
, 
건
강
지
수

(2
01

3)
, 
관
람
행
복
지
수

(2
01

4)
, 
사
회
의
 포

용
지
수

(2
01

5)

병
무
청

▪
정
보
공
개
→
사
전
정
보
공
표
→
병
무
행
정
통
계
정
보

20
10
년
도
 
성
과
지
표

(2
01

0)
, 

병
무
행
정
 

5대
지
표

(2
01

0)
, 

5대
국
정
지
표

(2
01

0)
, 

고
객
만
족
도
 B

SC
 성

과
지
표

(2
01

0)

산
림
청

▪
분
야
별
산
림
정
보
→
산
림
통
계
→
임
가
경
제
통
계
→
임
가
경
영

분
석
지
표

, 
임
가
경
제
지
표

산
과
 
산
림
에
 
대
한
 
주
요
지
표

(2
00

7)
, 
도
시
림
 
관
리
지
표

(2
00

7)
, 

20
07

 
녹
색
건
정
성

 
평
가
지
표

(2
00

8)
, 
연
구
개
발
지
표

(2
01

0)
, 
산
림
정
책
성
과
지
표

(2
01

0)
, 
임

업
총

생
산

액
지
표

(2
01

0)
, 
산
림
관
리
기
본
계
획
수
립
을
 
위
한
 
주
요
지
표

(2
01

1)
, 
산
지
특
성
평
가

지
표

(2
01

2)
, 
도
시
림
 지

속
지
수

(2
01

2)
, 
산
림
교
육
 종

합
계
획
 추

진
지
표

(2
01

3)
, 
스
트
레
스

지
표

(2
01

5)
, 
목
재
문
화
지
수

(2
01

7)

조
달
청

▪
정
보
공
개
→
통
계
정
보

소
비
효
율
등
급
부
여
지
표

(2
01

0)
, 

데
이
터
품
질
지
표

(2
01

0)
, 

계
약
이
행
능
력
평
가
지
표

(2
01

1)
, 
경
제
전
망
지
표

(2
01

1)
, 
미
국
경
제
지
표

(2
01

2)
, 
글
로
벌
 경

기
지
표

(2
01

2)
, 
경
제
관
련

통
계
지
표

(2
01

2)
, 

20
13
년
 정

부
물
품
 종

합
평
가
지
표

(2
01

3)
, 
보
행
교
통
실
태
조
사
 개

선
지
표

(2
01

5)
, 
고
용
지
표

(2
01

5)

중
소
기
업
청

▪
중
소
기
업
통
계
→
지
표
→
실
시
간
지
표
 

▪
중
소
기
업
통
계
→
경
영
지
표

, 
중
소
기
업
경
영
지
표
  

중
국
과
학
기
술
지
표

(2
00

2)
, 
지
식
기
반
화
지
수

(2
00

6)
, 
경
영
혁
신
형
 
중
소
기
업
 
평
가
지
표

(2
00

6)
, 
농
업
분
야
 
중
소
기
업
 
평
가
지
표

(2
00

6)
, 
이
노
비
즈
 평

가
지
표

(2
00

7)
, 
벤
처
경
기

지
표

(2
00

7)
, 
소
비
자
물
가
지
수
 
보
조
지
표

(2
00

8)
, 
기
술
사
업

화
 
지

표
(2

01
0)

, 
녹

색
경
영
평
가
지
표

(2
01

1)
, 
해
외
규
격
인
증
평
가
지
표

(2
01

2)
, 
중
소
기
업
 C

SR
 성

과
지
표

(2
01

2)
, 
환
경
규
제
물
질
분
야
 평

가
지
표

(2
01

2)
, 
중
소
기
업
제
품
 구

매
목
표
비
율
제
도
 평

가
지
표

(2
01

3)
, 
중
소
제
조
업
 
평
균
지
표

(2
01

3)
, 
중
소
기
업
 
녹
색
경
영
 
평
가
지
표

(2
01

3)
, 

과
학
기
술
환
경
지
표

(2
01

5)
, 
기
술
활
동
지
표

(2
01

5)
, 
중
견
기
업
수
 및

 경
제
지
표

(2
01

6)

통
계
청

▪
국
가
통
계
포
털

(k
os

is.
kr

)→
e-
지
방
지
표

, 
ko

si
s 

10
0대

 지
표

, 
국
가
지
표
체
계

, 
삶
의
질
지
표

▪
국
가
지
표
체
계

(in
de

x.
go

.k
r)
→
국
가
주
요
지
표

, 
e-
나
라

지
표

, 
국
민
 삶

의
 질

 지
표

, 
녹
색
성
장
지
표

10
0대

지
표

, 
노
동
저
활
용
지
표

(2
01

3)
, 
경
제
분
석
지
표

(2
01

5)
, 
소
득
분
배
지
표

(2
01

5)
, 
일
 가

정
양
립
지
표

(2
01

6)
, 
주
요
경
제
지
표

(2
01

6)
, 
안
전
 범

죄
지
표

(2
01

6)
, 

20
16

 북
한
의
 주

요
통
계

지
표

(2
01

6)
, 
주
요
고
용
지
표

(2
01

7)
, 

SD
G

 
글
로
벌
지
표

(2
01

7)
, 

20
16

 
사
회
지
표

(2
01

7)
, 

국
제
기
구
 I

C
T 
지
표

(2
0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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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2
01

7년
 하

반
기

 연
구

보
고

서
 제

Ⅵ
권

기
관
명

기
관
 홈

페
이
지
 내

 통
계
 및

 지
표
 정

보
 경

로
 

기
관
 홈

페
이
지
 내

 지
표
 용

어
 검

색
 결

과
(주

요
 내

용
만
 수

록
)

특
허
청

▪
책
자

/통
계

▪
지
식
재
산
통
계

(ip
sta

t.k
ip

i.o
r.k

r)

특
허
출
원
동
향
분
석
지
표

(2
00

0)
, 

O
EC

D
 
과
학
기
술
지
표

(2
00

2)
, 

R
&

D
 
및
 
혁
신
지
표

(2
00

3)
, 
지

식
재

산
지

표
(2

00
7)

, 
특

허
지

표
(2

00
7)

, 
심

사
품

질
지

수
(2

00
8)

, 
국
가

경
쟁
력
 
지
표

(2
01

0)
, 
공
통
상
태
지
표

(2
01

1)
, 
국
가

R
&

D
평
가
를
 
위
한
 
특
허
성
과
 
종
합

지
표

(2
01

1)
, 
심
사
품
질
 
표
준
화
 지

표
(2

01
2)

, 
포
트
폴
리
오
 특

성
분
석
지
표

(2
01

3)
, 
특
허

성
과
지
표

(2
01

3)
, 
시
장
성
지
표

(2
01

4)
, 
미
래
유
망
기
술
예
측
지
표

(2
01

5)
, 

O
E

C
D

 
특
허

품
질
지
표
 P

Q
I 

(2
01

5)
, 
국
제
지
식
재
산
지
수

(2
01

6)
, 
지
역
특
성
화
지
표

(2
01

7)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

▪
알
림
소
식
→
참
고
자
료
→
통
계
자
료
→

no

연
기
군

·공
주
시

·청
원
군
 행

정
지
표

(2
00

8)
, 
개
발
계
획
 주

요
지
표

(2
00

9)
, 
행
정
도
시
 예

정
·

주
변

·잔
여
지
역
 
행
정
지
표

(2
00

9)
, 
지
문
생
활
밀
착
형
 
정
책
지
표

(2
01

6)
,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정
책
지
표

(2
01

7)

용
역

발
주
기
관

지
표
명

사
업
연
도

지
표
체
계
 구

조
계
층

1내
용

연
구
수
행
기
관
 

계
층

1
계
층

2
계
층

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미
디
어
다
양
성
 지

표
20

15
(2

01
4)

항
목

(3
)

지
표

(2
0)

플
랫
폼
지
표

, 
채
널
지
표

, 
프
로
그
램
지
표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금
융
위
원
회

금
융
회
사
 자

금
세
탁
 판

단
지
표

20
10

지
표

(2
)

은
행
별
상
세
분
석
증
가
율

, 
상
세
분
석
율

(주
)데

이
타
메
이
션
컨
설
팅

지
역
발
전

위
원
회

생
활
권
 삶

의
 질

 지
표

20
16

(2
01

5)
영
역

(6
)

부
문

(1
4)

지
표

(2
5)

생
활
권
기
반

, 
지
역
경
제

·고
용
창
출

, 
교
육

, 
문
화

·생
태

, 
복
지

·의
료

, 
기
타

한
국
지
역
정
책
학
회

고
용
노
동
부

노
사
의
 사

회
적
 책

임
 지

표
20

16
대
분
류

(5
)

중
분
류

(1
4)

지
표

(6
8)

노
동
인
권
및
노
사
관
계

, 
고
용
및
노
동
관
행

,
공
정
운
영
및
지
배
구
조

, 
이
해
관
계
자
및
지
역

사
회

, 
건
강
한
직
장

한
국
고
용
노
사
관
계
학
회

근
로
복
지
지
표

20
14

(2
01

3)
영
역

(3
)

지
표

(2
5)

고
용
복
리

, 
고
용
친
화

, 
고
용
안
정

동
국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부
표

 1
-2

> 
정
부
(통
계
청
 제
외
)에
서
 수
행
한
 주
요
 지
표
체
계
 연
구
 현
황
과
 지
표
체
계
 구
조

 

60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용
역

발
주
기
관

지
표
명

사
업
연
도

지
표
체
계
 구

조
계
층

1내
용

연
구
수
행
기
관
 

계
층

1
계
층

2
계
층

3

O
EC

D
회
원
국
의
 노

동
시
장
 지

표
20

13
영
역

(8
)

지
표

(1
8)

고
용
의
 양

, 
고
용
안
정

, 
임
금

, 
노
동
시
간

, 
고
용
 
평
등

, 
노
사
관
계

, 
사
회
복
지
지
출

, 
주
요
 사

회
경
제
지
표

한
국
고
용
노
사
관
계
학
회

성
별
 고

용
평
등
지
표

20
11

영
역

(4
)

지
표

(1
1)

노
동
참
여
도

, 
노
동
보
상
도

, 
직
업
안
정
도

, 
노
동
위
상
도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공
공
부
문
 노

사
관
계
 지

표
20

10
영
역

(5
)

지
표

(7
0)

노
사
관
계
의
 공

익
성
 수

준
, 
노
사
관
계
의

 
활
동
성
 
수
준

, 
인
적
자
원
관
리
 
공
정
성
 

수
준

, 
노
사
관
계
의
 만

족
도
 수

준
, 
노
사

관
계
의
 효

율
성
 수

준

성
신
여
자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노
사
관
계
 영

역
 신

뢰
지
표

20
09

속
성

(6
)

지
표

(1
8)

전
반

, 
능
력

, 
호
의

, 
성
실

, 
일
관
성

, 
개
방
성

한
국
노
사
관
계
학
회

교
육
부

O
EC

D
 학

교
보
건
지
표

20
10

목
적

(5
)

지
표

(5
2)

건
강
상
태
파
악

, 
건
강
행
태
파
악

, 
교
육
성
과
 

및
 능

력
평
가

, 
보
건
서
비
스
의
 질

 파
악

, 
정
책
적
 의

사
결
정

, 
주
변
환
경

문
경
대
학

고
등
교
육
 국

제
화
 지

표
20

09
영
역

(6
)

항
목

(1
4)

지
표

(3
1)

목
표

, 
전
략
 및

 실
행
 계

획
, 
조
직

·예
산

, 
인
프
라

, 학
습
프
로
그
램

, 인
적
구
성
원
의
 활

동
단
국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학
벌
주
의
 지

표
20

05
지
표

(2
2)

학
벌
색
인
수
의
비
율

, 
학
벌
주
의
의
식

, 
학
벌

주
의
피
해
의
식

, 고
교
별
졸
업
생
비
율

, 대
학
별

취
업
률

, 
출
신
지
역
비
율

, 
대
학
별
등
록
률

,
기
관
별
이
직
률

, 자
격
증
소
지
비
율

, 어
학
능
력

,
대
학
별
고
시
합
격
률

, 
대
학
별
박
사
학
위

취
득
률

, 대
학
별
해
외
박
사
학
위
취
득
률

, 고
교

점
유
지
수

, 
대
학
점
유
지
수

, 
출
신
지
역
점
유

지
수

, 
고
교
별
입
사
유

, 
대
학
별
입
시
율

, 
고
교
별
승
진
율

, 대
학
별
승
진
율

, 전
공
일
치
도

동
국
대

대
학
특
성
화
 지

표
20

05
구
분

(3
)

항
목

(6
)

지
표

(9
8)

투
입

, 
과
정

, 
산
출
 및

 결
과
물

건
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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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6
  

 2
01

7년
 하

반
기

 연
구

보
고

서
 제

Ⅵ
권

용
역

발
주
기
관

지
표
명

사
업
연
도

지
표
체
계
 구

조
계
층

1내
용

연
구
수
행
기
관
 

계
층

1
계
층

2
계
층

3

국
방
부

군
 인

권
지
표

20
15

영
역

(8
)

하
위

영
역

(1
9)

지
표

(1
25

)
기
본
생
활
권

, 
인
간
존
엄
권

, 
자
유
권

, 평
등
권

, 
청
원
권

, 
건
강

·복
지
권

,인
권
의
식

·실
태

, 
인
권
인
프
라

국
방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국
토
교
통
부

교
통
문
화
 지

수
 지

표
20

13
영
역

(4
)

지
표

(1
4)

교
통
안
전

, 운
전
행
태

, 보
행
행
태

, 교
통
약
자

교
통
안
정
공
단

보
행
교
통
개
선
지
표

20
11

분
야

(3
)

지
표

(1
0)

이
동
성

, 
안
전
성

, 
쾌
적
성

한
국
교
통
연
구
원

물
류
성
과
지
표

20
08

프
로
세
스

(5
)

지
표

(9
9)

입
고

, 
보
관

, 
유
통
가
공
 및

 출
고

, 
수
배
송

, 
정
보
관
리

한
국
교
통
연
구
원

국
토
관
리
의
 지

속
가
능
성
 지

표
20

06
분
야

(3
)

목
표

(7
)

지
표

(4
5)

친
환
경
적
국
토
관
리

, 
형
평
적
국
토
관
리

, 
효
율
적
국
토
관
리

국
토
연
구
원

기
획
재
정
부

경
제
자
유
도
지
표

20
15

(2
01

4)
영
역

(4
)

하
위
영

역
(1

0)
지
표

(2
56

)
경
제

, 
사
회
통
합

, 
환
경

, 
인
프
라

(사
)산

업
정
책
연
구
원

국
가
위
험
도
 예

고
지
표
의
 실

시
간
 

보
조
지
표

20
03

부
문

(4
)

지
표

(3
5)

개
인

, 
기
업

, 
금
융

, 
외
화

국
제
금
융
센
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업
환
경
지
표

20
11

항
목

(7
)

지
표

(4
3)

토
지
이
용

, 
토
지
정
보

, 
물
관
리
및
수
질

, 
생
물
다
양
성

, 
농
장
관
리

, 
양
분
수
지

, 
대
기

및
기
후
변
화

, 
농
업
경
관
 및

 농
경
지
생
태
계

기
능

, 
농
약
사
용
및
 위

해
성

, 
농
업
에
너
지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
화
다
양
성
 지

표
20

14
(2

01
3)

영
역

(4
)

지
표

(2
8)

정
책

, 
여
건

, 
활
동

, 
인
식
 지

표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지
역
문
화
지
표

20
14

(2
01

2/
13

)
대
분
류

(4
)

중
분
류

(1
1)

지
표

(2
6)

문
화
정
책

, 
문
화
자
원

, 
문
화
활
동

, 
문
화
향
유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문
화
예
술
 대

표
지
표

20
11

정
책
목
표

(3
)

지
표

(3
4)

문
화
예
술
의
 창

조
적
역
량
강
화

, 
문
화
적
환

경
조
성
 문

화
적
삶
의
질
 제

고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양
성
평
등
 문

화
지
표

20
07

영
역

(4
)

하
위

영
역

(1
8)

지
표

(4
0)

문
화
생
산

, 
문
화
향
수
의
 유

형
, 
문
화
향
수
의
 

자
원

, 
문
화
정
책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지
속
가
능
한
 관

광
개
발
 지

표
20

01
분
야

(3
)

중
지
표

(3
8)

세
부
지
표

(4
6)

환
경
지
표

, 
사
회
문
화
지
표

, 
경
제
지
표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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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발
주
기
관

지
표
명

사
업
연
도

지
표
체
계
 구

조
계
층

1내
용

연
구
수
행
기
관
 

계
층

1
계
층

2
계
층

3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과
학
기
술
분
야
 일

자
리
창
출
 

실
적
점
검
지
표

20
07

지
표

(4
)

총
 참

여
인
원

, 
순
 참

여
인
원

, 
직
접
 신

규
일
자
리

, 
보
정
 후

 직
접
 신

규
일
자
리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법
무
부

재
한
 외

국
인
 사

회
통
합
지
표

20
12

(2
00

8/
20

11
)

영
역

(7
)

평
가
항
목

(1
48

)
노
동
시
장
 이

동
성

, 
가
족
재
결
합

, 
장
기
거
주

,
정
치
참
여

, 국
적
취
득
 접

근
성

, 반
 차

별
, 교

육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보
건
복
지
부

사
회
보
장
통
계
 지

표
20

16
(2

01
4/

15
)

영
역

(1
1)

세
부

영
역

(5
1)

지
표

(1
62

)
가
족

, 
아
동

·노
인

·장
애
인

, 
보
육
및
교
육

, 
근
로

, 소
득
보
장
과
빈
곤

, 건
강

, 주
거

, 에
너
지

,
환
경

, 
문
화

, 
사
회
재
정

사
회
보
장
위
원
회

보
건
의
료
 질

 지
표

20
16

(2
00

9-
20

15
)

영
역

(4
)

지
표

(2
2)

급
성
기
 진

료
, 
일
차
의
료

, 
정
신
보
건

, 
환
자

안
전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20
15

영
역

(1
0)

핵
심

지
표

(9
6)

총
지
표

(2
25

)

돌
봄

(아
동

), 
돌
봄

(성
인

), 
보
호
안
전

, 
건
강

, 
교
육

, 
고
용

, 
주
거

, 
문
화
여
가

, 
환
경

, 
총
괄

(삶
의
 질

 및
 지

역
인
프
라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노
후
준
비
 지

원
수
준
 평

가
지
표

20
12

영
역

(4
)

하
위

영
역

(1
2)

지
표

(3
8)

인
간
관
계

, 
건
강

, 
재
무

, 
여
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국
민
생
활
지
표

20
12

구
분

(5
)

지
표

(3
16

)
물
질
적
조
건

(소
득

,소
비

,주
거
 
등

), 
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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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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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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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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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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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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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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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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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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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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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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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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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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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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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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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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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범

죄
 

피
해
율

▲
　

　

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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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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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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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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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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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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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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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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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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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선
고
율

▲
　

　

선
거
투
표
율

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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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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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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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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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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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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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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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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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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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참

여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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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봉
사
참
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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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봉
사
활
동
 

참
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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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봉
사
 

참
여
율

(성
인

)
●

자
원
봉
사
활
동
 

참
여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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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뢰
도

대
인
신
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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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에
 대

한
 

신
뢰

●
　

　

기
관
신
뢰
도

기
관
신
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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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과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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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신

뢰
●
　

　

부
패
인
식
지
수

부
패
인
식
지
수

●
　

　
부
패
인
식
지
수

(C
PI

)
●
　

　
　

　

사
회
이
동
가
능
성
인
식

　
　
　

　
　

　
이
동
가
능
성
에
 

대
한
 태

도
●
　

　

사
회
적
 고

립
도

사
회
적
 관

계
망

●
　

　
　

　
사
회
적
 관

계
 

소
통

■
　

　

삶
의
 만

족
도

삶
에
 대

한
 만

족
도

●
　

　
　

　

삶
에
 대

한
 

만
족
감
과
 정

서
 

경
험

■
　

　

자
살
률

자
살
률

●
　

　
사
망
원
인
별
 사

망
률
 

추
이

■
주
요
 사

인
별
 

사
망
률

■
자
살
 사

망
률

●

공
공
사
회
지
출
비
율

(G
DP

 대
비

)
G

D
P 
대
비

 
사
회
복
지
지
출

  
비
율

●
　

　
　

　
사
회
복
지
예
산

▲
사
회
복
지
지
출

●

공
적
연
금
수
급
률

공
적
연
금
 가

입
률

▲
　

　
공
적
연
금
 수

급
률

●
　

　
　

　

주
택
매
매
가
격
변
동
률

　
　
　

　
주
택
매
매
가
격
 동

향
●

주
택
종
류
별
 주

택
 

매
매
가
격
지
수
와
 

전
세
가
격
지
수

■
　
　

　

주
택
전
세
가
격
변
동
률

　
　
　

　
주
택
전
세
가
격
 동

향
●

주
택
종
류
별
 주

택
 

매
매
가
격
지
수
와
 

전
세
가
격
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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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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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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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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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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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소
득
 대

비
 주

택
가
격
 

비
율

▲

주
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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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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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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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당

)
　

　
　

　
인
구
 천

명
당
 주

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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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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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환
경
만
족
도

주
거
환
경
만
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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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환
경
만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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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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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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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대
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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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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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담
률

●
수
송
량
 및

 
수
송
분
담
률

■
교
통
수
단
별
 

여
객
수
송
 분

담
률

■
대
중
교
통
 수

송
분
담
률

●

통
근
시
간

통
근

/통
학
 

소
요
시
간

■
　

　
　

　
통
근
⋅
통
학
 

소
요
시
간

■
　

　

통
학
시
간

통
근

/통
학
 

소
요
시
간

■
　

　
　

　
통
근
⋅
통
학
 

소
요
시
간

■
　

　

도
로
교
통
사
고
사
망
자
수
 

(인
구
 1

0만
 명

당
)

도
로
 사

망
률

●
　

　
교
통
사
고
 현

황
(사

망
, 

부
상

)
■

교
통
수
단
별
 

사
고
발
생
 건

수
와
 

사
상
자
수

(자
동
차

, 
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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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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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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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사
고
발
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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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발
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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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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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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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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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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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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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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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 
N

O
2, 

P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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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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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세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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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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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
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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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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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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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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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도

시
 

대
기
오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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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오
염
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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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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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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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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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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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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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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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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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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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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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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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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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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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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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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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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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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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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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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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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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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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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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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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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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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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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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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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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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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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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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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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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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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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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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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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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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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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

화
학
물
질
 배

출
량

화
학
물
질
 배

출
량
 및

 통
계
 조

사
■

원
자
력
 발

전
소
별
 방

사
성
폐
기
물
 발

생
량

방
사
성
 폐

기
물
 발

생
량

▲

용
도
별
 물

 이
용
량

상
수
도
 급

수
현
황

(보
급
 및

 급
수
량

)
■

최
종
에
너
지
 종

류
별
 소

비
량

에
너
지
 수

급
현
황

●

신
재
생
에
너
지
 종

류
별
 생

산
량

신
재
생
에
너
지
 보

급
현
황

●
신
재
생
에
너
지
 공

급
비
중

■

주
요
도
시
의
 대

기
오
염
도

주
요
 도

시
 대

기
오
염
도

●

지
역
별
 소

음
공
해
도

주
요
 대

도
시
 환

경
소
음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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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지
표

e-
나
라
지
표

중
첩

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중
첩

용
지
 종

류
별
 토

양
오
염
도

토
양
오
염
도
 현

황
●

보
호
지
역
 현

황

갯
벌
면
적

연
안
습
지

(갯
벌

) 
면
적
의
 변

동
 추

이
●

갯
벌
 면

적
 증

감
▲

산
림
면
적

산
림

/국
유
림
 면

적
 및

 임
목
축
적

■

멸
종
위
기
 야

생
 동

식
물
 현

황
멸
종
위
기
 야

생
생
물
 현

황
●

멸
종
위
기
종
 수

■

한
국
산
 생

물
종
 현

황
자
생
생
물
종
 현

황
●

국
가
생
물
종
 목

록
 수

■

상
수
도
 보

급
률

상
수
도
 급

수
현
황

(보
급
 및

 급
수
량

)
■

농
어
촌
 상

수
도
 보

급
률

▲

하
수
도
 보

급
률

하
수
도
 보

급
률
 변

화
추
이

■

환
경
보
호
지
출

태
풍

, 
호
우
 및

 대
설
 발

생
빈
도
와
 피

해
액

자
연
재
해
 피

해
■

황
사

, 
폭
염

, 
한
파
 발

생
일
수

황
사
발
생
 빈

도
■

화
재
 발

생
건
수

, 
건
당
 피

해
액
 및

 사
망
자
수

화
재
발
생
 현

황
■

소
방
관
수
 및

 소
방
자
동
차
수

소
방
인
력
 현

황
■

아
동
안
전
사
고
 사

망
률

출
생
 사

망
 추

이
■

집
단
 식

중
독
 환

자
수

집
단
 식

중
독
 신

고
건
수
 및

 환
자
수

●

형
법
범
 중

 주
요
범
죄
 발

생
건
수

 범
죄
발
생
률

■

경
찰
관
수
 및

 순
찰
차
량
수

경
찰
 인

력
 현

황
■

법
률
 구

조
, 
상
담
건
수
 및

 개
업
변
호
사
수

민
사
 및

 형
사
 법

률
구
조
 현

황
■

형
사
사
법
기
관
의
 성

과
총
범
죄
 발

생
 및

 검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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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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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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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지
표

e-
나
라
지
표

중
첩

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중
첩

교
정
시
설
 수

용
현
황

교
정
시
설
 수

용
현
황

(1
일
 평

균
 수

용
 인

원
)

●

공
공
기
관
 C

C
TV

 설
치

/운
영

공
공
기
관
 C

C
TV

 설
치
 및

 운
영
현
황

●

문
화
예
술
시
설
 수

공
공
도
서
관
 현

황
■

통
신
서
비
스
 종

류
별
 가

입
자
수

초
고
속
 인

터
넷
 가

입
자
 수

■

독
서
인
구
 비

율
(복

수
응
답

)
독
서
인
구

●

성
 및

 연
령
별
 국

내
관
광
여
행
 및

 해
외
여
행
 

횟
수
와
 비

율
(복

수
응
답

)
해
외
여
행
자
수

■

성
 및

 연
령
별
 생

활
체
육
 참

여
율

국
민
생
활
체
육
 참

여
현
황

●

성
 및

 연
령
별
 인

터
넷
 이

용
률
과
 

이
용
시
간

(주
평
균

)
인
터
넷
 이

용
률

■

성
 및

 연
령
별
 인

터
넷
 중

독
률

인
터
넷
 중

독
률

●

성
, 
연
령
 및

 교
육
수
준
별
 자

원
봉
사
활
동

자
원
봉
사
 참

여
율

(성
인

)
●

성
, 
연
령
 및

 교
육
수
준
별
 기

부
현
금
 기

부
 인

구
■

성
, 
연
령
별
 자

살
률

사
망
원
인
별
 사

망
률
 추

이
■

사
회
복
지
예
산

사
회
복
지
지
출

▲

공
적
연
금
 수

급
자
와
 수

급
자
 비

율
공
적
연
금
 수

급
률

■

지
역
별
 기

초
생
활
보
장
 대

상
자
와
 급

여
액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현

황
■

사
회
복
지
 생

활
시
설
 종

류
별
 시

설
수
와
 평

균
 

종
사
자
수
 및

 수
용
인
원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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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e-
나
라
지
표

중
첩

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e-
나
라
지
표

중
첩

빈
곤
인
구
비
율

기
준
 중

위
소
득
 및

 빈
곤
율
 추

이
■

화
학
비
료
 사

용
량

농
약
 및

 화
학
비
료
 사

용
량

■

소
득
불
평
등
에
 관

한
 

지
니
계
수

소
득
 분

배
(G

in
i계

수
)

●
농
약
 사

용
량

농
약
 및

 화
학
비
료
 사

용
량

■

사
회
복
지
지
출

사
회
복
지
 지

출
규
모

●
1인

당
 도

시
공
원
 면

적
도
시
공
원

, 
녹
지

, 
유
원
지

■

실
업
률

일
반
고
용
동
향

, 
취
업
자
 수

/실
업
률

 
추
이

◆
수
도
권
 인

구
 집

중
도

수
도
권
과
 지

방
현
황

■

고
용
률

일
반
고
용
동
향

■
연
안
오
염
도

(C
O

D
)

전
국
연
안
 수

질
(C

O
D

)현
황

●

근
로
시
간

월
평
균
 근

로
일
수

, 
근
로
시
간

, 
임
금
총
액

■
해
양
보
호
구
역
 면

적
해
양
보
호
구
역
 지

정
 현

황
●

정
규
직
 대

비
 비

정
규
직
 

임
금
비
율

정
규
직
과
 비

정
규
직
의
 시

간
당
 

임
금
총
액

●
갯
벌
 면

적
 증

감
연
안
습
지

(갯
벌

) 
면
적
의
 변

동
 추

이
●

남
성
 대

비
 여

성
 임

금
비
율

남
성
대
비
 여

성
 임

금
비
율

●
먼
허
권
 당

 양
식
어
업
량

어
업
생
산
량
 및

 양
식
량

▲

여
성
경
제
활
동
 참

가
율

일
반
고
용
동
향

■
취
수
율

지
하
수
 및

 지
표
수
의
 연

간
 취

수
량

■

관
리
직
 여

성
 비

율
여
성
 전

문
-관

리
직
 종

사
자
 구

성
비

●
4대

강
 수

질
오
염
도

(B
O

D
, 

T-
P)

수
질
현
황

■

유
소
년
 영

양
 상

태
국
민
영
양
 현

황
■

국
가
생
물
종
 목

록
 수

자
생
생
물
종
 현

황
●

영
아
 사

망
률

영
아

/모
성
 사

망
■

멸
종
위
기
종
 수

멸
종
위
기
 야

생
생
물
 현

황
●

자
살
 사

망
률

사
망
원
인
별
 사

망
률
 추

이
■

국
내
총
생
산

국
내
총
생
산
 및

 경
제
성
장
률

(G
D

P)
●

기
대
여
명

기
대
수
명

(0
세
 기

대
여
명

) 
및
 유

병
기
간
 

제
외
 대

수
명

(건
강
수
명

), 
출
생
 사

망
 

추
이

◆
경
제
성
장
률

국
내
총
생
산
 및

 경
제
성
장
률

(G
D

P)
■

농
어
촌
 상

수
도
 보

급
률

상
수
도
 급

수
현
황

(보
급
 및

 급
수
량

)
●

소
비
자
물
가
지
수

소
비
자
물
가
지
수

●

비
만
율

비
만
 유

병
률

●
무
역
수
지

경
상
수
지
 및

 무
역
수
지

■

<부
표

 1
-7

> 
주

요
 지

표
체

계
 간

 지
표

 중
첩

성
 분

석
_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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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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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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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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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e-
나
라
지
표
는
 각

 부
처
에
서
 지

표
를
 제

공
하
는
 공

급
자
중
심
의
 지

표
체
계
로
 그

 안
에
 동

일
 지

표
가
 중

복
적
으
로
 나

타
나
 e

-나
라
지
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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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으
로
하
는
 비

교
표
는
 생

략
함

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e-
나
라
지
표

중
첩

지
속
가
능
발
전
지
표

e-
나
라
지
표

중
첩

공
교
육
비
 지

출
학
생
 1
인
당
 공

교
육
비

●
조
세
부
담
률

조
세
부
담
률

●

범
죄
발
생
률

총
범
죄
 발

생
 및

 검
거

▲
G

D
P대

비
 국

가
채
무
 비

율
국
가
채
무
추
이

●

사
고
사
망
만
인
율

사
망
원
인
별
 사

망
률
 추

이
▲

G
N

I대
비
 O

D
A

 비
율

O
D

A
 원

조
규
모

●

인
구
 증

가
율

총
인
구

, 
인
구
성
장
률

■
신
재
생
에
너
지
 공

급
비
중

신
재
생
에
너
지
 보

급
현
황

●

인
구
 밀

도
지
역
별
 인

구
 및

 인
구
밀
도

■
생
활
 및

 일
반
폐
기
물
 발

생
량

생
활

, 
사
업
장

(일
반

, 
건
설

) 
폐
기
물

 
발
생
 및

 처
리
현
황

●

고
령
인
구
비
율

총
인
구

, 
인
구
성
장
률

■
지
정
폐
기
물
 발

생
량

지
정
폐
기
물
 발

생
 및

 처
리
현
황

●

온
실
가
스
 배

출
량

국
내
 온

실
가
스
 배

출
현
황

●
폐
기
물
 재

활
용
률

폐
기
물
 재

활
용
실
적
 및

 업
체
현
황

●

G
D

P당
 온

실
가
스
 배

출
량

국
내
 온

실
가
스
 배

출
현
황

●
대
중
교
통
 수

송
분
담
률

수
송
량
 및

 수
송
분
담
률

■

주
택
 수

인
구
 천

명
당
 주

택
수

●
자
전
거
 도

로
 총

 연
장

자
전
거
도
로
 현

황
●

광
역
도
시
권
별
 

대
기
오
염
도

(S
O

2, 
N

O
2, 

PM
-1

0,
 P

M
-2

.5
, 

O
3)

주
요
 도

시
 대

기
오
염
도

■
초
고
속
 인

터
넷
 가

입
자
 수

초
고
속
인
터
넷
 가

입
자

●

농
지
면
적
 비

율
경
지
면
적
 추

이
▲

온
라
인
 신

청
가
능
 민

원
종
류

정
부
민
원
포
털
 민

원
24

 서
비
스

 
이
용
현
황

▲

무
농
약
 이

상
 친

환
경
인
증
 

농
산
물
 생

산
비
율

친
환
경
 농

산
물
 생

산
 추

이
●

G
D

P 
대
비
 R

&
D

 지
출
 비

율
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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