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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인사말

21세기는 소위 데이터 혁명의 시대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할 만큼의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데이

터에 기초한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습니다. 영국과 미국

은 이 관심을 국정에 이미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관심에 따라 다양한 사회 보건 경제 환경 영역에서 서

로 다른 목적으로 많은 정책 지표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흔히 접

하는 “국내 총생산GDP”이라는 ‘경제 지표’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라는 ‘지

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수치”라는 ‘지표 통계’로 보여 주는 것입니

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표가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성하는지, 

작성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설계 없이 지표 작성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왔습

니다. 안타깝게도 지표 작성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의 작성 및 활용 

과정에 대한 이론서나 가이드라인 또한 없는 것이 국내의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는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생산·수집하는 과정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었고, 데이터 활용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구

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통계 중

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를 찾아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

표화할 것인가? 통계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이 지표들을 어떻게 과

학적으로 꿰어 낼 것인가? 최종 지표를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보여 줄 것인가? 이러한 지표 개발의 과정과 분석 방법에 대한 

해답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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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요에 따라 유럽 통계청Eurostat과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사무국

Bureau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에서는 지표 작성과 관련한 방법론 

및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안내서를 

국내 지표 작성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구 등

의 안내서를 활용하고, 국내 지표 작성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강화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국가 발전지표’ 등 국내 정책 지표 개발의 사

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지표 작성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하여 다양한 관심 영역에서 지표 설계와 활용

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큰 흐름인 ‘데이터 기반 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한국의 사회 보건 경제 환

경 교육 과학 등 정책 지표의 프레임워크 설계와 지표 개발과 실용에서 이 

책이 자주 들춰 보는 “보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 9

                                                       SRI 통계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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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발원SRI에서는 지표(체계)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지표(체계)를 수

정·보완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지표 작성 및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표 작성에서 정형화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 과정에서 공통적

인 요소들을 추려 내고, 다양한 지표 활용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작성 과

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① 지수, 지표 등 지표 관련 개념 소개, ② 지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및 지표 선정 방법 안내, ③ 정책 지표 활용 사례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지표 작성 및 활용 과정에는 본 책자의 일부 과정만 필요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해당하는 부문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표 작성

의 기초 설계도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작성 부문은 가급적 참고하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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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

지표Indicator

프레임워크Framework 

지표 체계Indicator System

지표의 개념 및 예시

지표(측정 도구)
GDP

지표 개념
국가 경제 규모

지표 통계치
국가 내 

시장 가치 총합

		지표란 측정 대상(주로 사회 경제적 현상)의 상태나 수준 등을 나타내는 개념

이자 측정 도구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지표는 측정 대상(지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태, 수준, 변화

를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수치로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지표 체계란 측정 대상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된 복수의 지표들로 만들어진 구성 체계 또는 그 체계를 나타내는 표를 지칭함

	지표 체계 작성의 핵심은 지표 체계의 구성 원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는 작업 

	프레임워크란 측정의 목적, 방향, 가치를 담은 일종의 이론적인 틀로서, 측정

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작업의 핵심은 이론적 배경을 찾고 그

에 따라 측정 대상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개념 지도’를 작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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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는 지표 체계 상 복수의 지표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를 도출하는 합성 측정Composite Measurement 방식 중 하나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복수의 지표들을 요약하고 서열을 매겨, 개별 지표들이 나

타내지 못하는 측정 대상의 일반적인 차원을 대표하고자 할 때 사용함

		주로 개별 지표에 할당된 지표 점수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합산하여 하나의 수

치를 도출함

	지수의 장단점

장점 단점

복잡다단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요약 작성과정의 자의성/정해진 규칙 없음

복수의 지표보다 이해/해석하기 쉬움 중요한 하위 차원/지표들이 묻힐 가능성

시계열 변화 관찰 및 평가가 용이함 단순한 결론/정책에 이를 위험성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도 용이 편의에 따라 오용될 가능성

	정책 지표란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지표들 중에서 특별히 정책 지향성을 가

지는 지표로서, “정책적 가치 및 소망성에 비추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지표”를 의미함

	각 영역의 지표 중 정책 과정과 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특히 목표와 가치에 비

추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정의할 수 있음

	따라서 정책 지표의 설계자는 어떤 변수가 정책 지표로서 가치가 있는지 평가

해야 하며, 특히 정책 선택 과정의 각 단계(문제 정의-정책 선택-정책 결과의 

점검-문제의 재정의)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표의 작성 과정은 ① 목표 설정 단계, ②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단계, ③ 

지표 선정 및 검토 단계, ④ 결과 종합 단계, ⑤ 보고서 작성 및 활용 단계, ⑥ 

관리 및 보완 단계 등 총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단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함

 2단계: 측정 대상의 본질과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태를 잘 반영할 수 있도

록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관심 영역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이 구조

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정함. 이후 이슈와 취약 집단을 고려하여 관심 

영역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킴(프레임워크 구축 과정 흐름도 참고) 

	3단계: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하위 영역별로 지표를 작성하여 지표 체계

지수Index

정책 지표Policy Indicator

지표의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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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고 선정된 지표들을 검증함

	4단계: 지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종합(종합 지수 또는 대시보드 방식 등) 하여 

보여 줄 것인지를 논의·결정함 

	5단계: 지표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및 자료 제공 방식을 결정함 

	6단계: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

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보완함

영역 이해 및 구조화

통계 작성 현황 분석

•행정 자료

•조사 자료 중 승인 통계

판단

프레임워크 확정

지표 작성 목적, 작성 영역의 범위, 

정책 대상을 개념적으로 명료화함

• 사회문제 확인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향 제시 여부

•취약 인구 집단 식별 가능 여부

•해당 영역의 정책 목표 기여 분석 가능 여부

•학문적 연구성과 반영

•국제기구 권장 사항 참조

•사회문제(정책 이슈) 고려

•개념 정의/측정 범위 적정성

•핵심 개념 잘 반영

•논리적 관계

No

Yes

비교/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 흐름도

개념적 정의

프레임워크 초안 작성

•국내외 관련 사례 참조

•관련 방법론 접목

의견 수렴

•관련 부처/연구 기관

•관련 통계 작성 기관

•전문가/관련 학회

지표 작성 6 단계

측정 목표 
설정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지표 선정 
및 검증

결과 종합
보고서 작성 

및 활용
관리 및 
보완



PART

0 1 지표 소개

02 지표, 지표 체계, 지수의 관계

03 정책 지표 소개 

지표와 정책 지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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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잡다단한 사회 경제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표, 지표 체계, 지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정책 문제의 객관화 및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정책 수립과 평가 강화의 흐

름 속에서 지표, 지수 등과 같은 객관적인 통계 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용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충

분하지 않아 오해와 오용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장에서는 지표, 지표 체계, 지수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명확히 내리

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책 과정에서의 활

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표指標, Indicator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

지”이나, 사회 과학 용어로서의 지표는 측정 대상(주로 사회 경제적 현상)의 

상태나 수준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자 측정 도구를 의미 

	대부분의 사회 경제적 현상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예: 경제 발전, 지속가능

성 등),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관찰 가

능한 수치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즉, 지표라는 일종의 측정 도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추상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의 구체적인 

수치로 바꾸어 줌

	이러한 측면에서 지표는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 개념Indicator 

concept, 그러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Indicator measure, 그리고 지표 

개념을 측정 도구로 측정한 결과인 지표 통계Indicator statistics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볼 수 있음(남궁근, 2001). 예컨대,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ion이

01

가. 지표의 개념 및 정의

지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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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경제 지표(측정 도구)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지표 개념)를 측정하기 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

한 수치(지표 통계)로 이해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지표는 측정 대상(지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것의 상태, 수

준, 변화를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수치로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지표화 이전에는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던 개념이 지표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명확해지고, 명확히 규정된 개념을 바탕으로 관찰 가능한 형태, 특히 통계 수

치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측정 대상의 상태와 변화 수준을 객관

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됨

	지표 작성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지표를 통해 분석 단위별(예: 지역 및 국

가) 시계열 비교time-series analysis와 횡단 비교cross-sectional analysis를 수행할 수 있

다는 것임

	측정 대상의 상태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과거와의 비교, 또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에 근거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지표를 작성하여 동일한 대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

정하거나(시계열 비교), 같은 시점에서 서로 다른 대상을 측정하는 방식(횡단 

비교)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나. 지표 작성의 주요 목적

지표의 개념 및 예시

지표(측정 도구)
GDP

지표 개념
국가 경제 규모

지표 통계치
국가 내 

시장 가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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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표 작성 및 활용 시
유의점

	마지막으로 정책 개발 관점에서 보면, 지표는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과

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책은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 정책 대안의 분석과 선택, 정책 집행과 모니터

링, 결과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수행되는데, 각 단계별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통계로 측정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정책의 수립과 평가가 가능해짐

	지표는 일반적으로 측정 대상의 설정, 개념화/조작화, 신뢰도/타당도 확보 등

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성됨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즉 지표 개념을 설정함. 다음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 

작업이 이루어짐. 개념화 후에는 실제 세계에서 그 개념을 어떻게 관찰하고 자

료를 수집할 것인지, 어떠한 통계와 산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조

작화operationalization 작업을 수행함. 지표에 대한 개념화와 조작화 이후에는 이

러한 작업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신뢰도reliability), 그리

고 정확한 것인지(타당도validity)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요구됨 

	요컨대,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은 대부분 실제가 아니고 관찰할 수 

없으나 실제이고 관찰 가능한 현상들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표 작성

은 이처럼 관찰 가능한 것과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지표를 작성하고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수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표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임. 예컨대, 지표의 대표적인 장점은 추

상적인 측정 대상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바꾸어 그 상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 추이를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표 작성 및 활용 과정은 본질적으로 측정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해석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 지표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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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표 작성 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 개념은 무엇인지, 해

당 지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 도구(방법, 지표) 중에서 어떤 것

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통계치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복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선정 원칙과 평가 기준

은 다음 표 참조

 지표 선정 원칙과 평가 기준: 기관 및 지수별 분류

구분 지표 선정 원칙 및 평가 기준

기관

OECD

해석의 용이성,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 반영 가능성, 기술
적·과학적 관점에서 생성, 합리적인 비용, 자료 가용성, 
조건 변화 민감성

World Bank

측정 가능성(Measurable), 관리 유용성(Useful to 
management), 실용성(Practical), 신뢰성(Reliable), 적
절성(Relevant), 직접성(Direct), 민감성(Sensitive), 반응
성(Responsive), 객관성(Objective)

WHO

구체성(Specif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자료 가용
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의성(Time-
bound)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공식 통계, 포괄 범위, 시계열, 액면 타당도, 산출 지표, 이
해 용이성, 정책 반응성, 국내 상황 적합성, 정치적 중립성

한국개발연구원
측정 가능성, 개선 가능성, 통제 가능성, 상대적 중요도, 
충분성, 비교 가능성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적합성, 측정 가능성, 측정 비용, 적용 가능성, 비교 가능
성, 이해 관계자와 최종 사용자 지향성

지수

일가정 양립 지수
(송다영 외, 2008)

대표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 및 지속 생산 가능성, 정책적 
지향성 및 변화 가능성

녹색 생활 지표
(명수정·강민수, 2010)

이해성, 대표성, 유용성, 명확성, 측정 가능성, 비교 가능성

출처 김정석 외(2013)에서 재인용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표 
작성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은 지
표 작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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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통계에서 참고해야 할 지표 선정 기준

1. 제도적 환경, 통계 작성 과정

	전문적 독립성(Professional Independence) 다른 정부 기관, 정책 입안자 등
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개발‧생산되어야 하고, 이는 공식 통계의 신뢰성 보장을 위

해 필요함

	공정성과 객관성(Impartiality and Objectivity) 통계적 고려 사항들에 따라 
객관적 기준으로 생산

	방법론적 타당성(Methodological Validity) 타당한 통계 방법들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나 지침 및 모범 사례에 따라 생산

2. 통계 산출물

	관련성(Relevance) 통계가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정도를 반영

	정확성과 신뢰성(Accuracy and Reliability) 측정하도록 설계된 현상을 정확하
게 기술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현실을 측정해서 작성 

	일관성과 비교성(Coherence and Comparability) 시간 흐름에 따라 일관적이
며, 분야별 지역별로 비교 가능하여야 함(통계의 범위, 정의, 분류 및 단위가 공통의 

표준에 따라 생산되어야 함)

	접근성과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통계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
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적합하고 편리한 포맷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 가능

하도록 작성(통계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사용을 위한 문서와 보완 설명 자료를 공

개하여야 함)

	시의성과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시의성은 데이터가 기준 시점 
이후 얼마나 빠르게 배포되는지와 관련, 정시성은 미리 계획된 날짜에 배포되는지

와 관련됨

출처 CES, Guidelines on producing leading, composite and sentiment 

indicators,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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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체계indicator system란 측정 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복수의 지표들로 만들어진 구성 체계 또는 그 체계를 나타

내는 표를 지칭함 

	지표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현상의 상태를 반영하는 측정 도구이자 관

찰의 결과로 본다면, 지표 체계는 복수의 지표들을 특정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

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로 볼 수 있음(Martin & Sauvageot, 2011; 

Zeller & Carmines, 1980)

	사회 현상과 같은 측정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측면을 가

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지표, 혹은 하나의 통계 수치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음. 

물론 성별처럼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 대상도 존재하나, 경제 성

장이나 지속가능성과 같은 개념은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이 지나치게 큼

	이 경우 측정 대상을 하나의 지표로만 측정할 것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복수의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복수의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론적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한 체

계에 따라 지표들을 정렬해 놓은 것을 지표 체계라고 볼 수 있음

(1) 프레임워크란?

	지표 체계 작성의 핵심은 지표 체계의 구성 원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는 작업

	지표 체계는 그 정의상 복수의 지표들을 특정한 연구 목적과 측정 목적에 부합

하도록 정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표의 선택이나 지표 체계의 개발 방식이 

연구 대상이나 측정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02

가. 지표 체계와 지표
1) 지표 체계의 개념 및 정의

지표, 지표 체계, 지수의 관계

  

그럼 복수의 지표들을 모아 놓은 것
과 지표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복수의 지표들을 모아 놓은 
것을 지표 세트(Sets of indicators 
or indicator sets)라 하고, 일정한 
이론 틀 아래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것을 지표 체계(Indicator 
system)라 할 수 있음. 지표 체계도 
복수의 지표들로 구성된 것이므로 
지표 세트가 지표 체계보다 더 넓
은 범위의 개념임

2)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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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표 선정 및 지표 체계 개발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음(김정석 외, 2013). 하지만 지표 체계 작성을 위한 지표 선정은 이론

적, 경험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Hagerty & Land, 2012; Nardo et al., 

2005; OECD, 2008), 그리고 지표 체계는 어느 정도 보편화가 가능한 내적 

논리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Martin & Sauvageot, 2011), 지표 

체계 개발은 일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 ‘일정한 기준과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론적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음. 즉, 프레임워크란 측정의 목적, 방향, 가치를 담은 일종의 이론적인 틀로

서, 측정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작업의 핵심은 이론적 배경을 찾고 그

에 따라 측정 대상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개념 지도’를 작성하는 것임. 

측정 대상이 되는 개념은 주로 복수의 하위 영역dimension으로 구성되는데, 예

컨대 지속 가능 발전의 경우 크게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세 영역에서의 발전을 

의미함. 각 하위 영역은 다시 해당 영역을 대표하는 복수의 지표들로 나타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표 체계는 상기의 방식으로 구성된 하위 영역과 하위 

지표들을 구성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프레임워크의 구축 목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뒤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연구 목적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표 체계 구축이 가능한 반면, 프레임워크가 부재하거나 혹은 명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하게 되면 지표 체계의 타당도 및 내적 일관성

이 떨어질 뿐 아니라, 측정의 결과가 단순하고 물리적인 지표들의 합 그 이상

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음

	따라서 지표 체계를 통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대

상(지표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그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지표 체계 작성에 선행하여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그 유연성에 있음. 지표 체계와 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시간의 흐름과 대상의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애초

에 구축한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목적이 견고하다면, 개별 지표와 지표 체계는 

그 이론적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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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지표 체계는 하나의 지표만 변경하더라도 전체의 틀

이 어그러질 뿐 아니라, 전반적인 타당도 자체도 떨어지는 문제가 쉬이 발생

함. 다시 말해, 자료, 지표, 지표 체계를 시공간적 조건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일종의 생물로 간주한다면, 해당 생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근간

이 되는 핵심적인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론적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음

(1) 지수란?

	지수는 (지표 체계상의) 복수의 지표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합산

하여 하나의 점수를 도출하는 합성 측정composite measurement 방식 중 하나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복수의 지표들을 요약하고 서열을 매겨, 개별 지표들이 나

타내지 못하는 측정 대상의 일반적인 차원을 대표하고자 할 때 사용함

	주로 개별 지표에 할당된 지표 점수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합산하여 하나의 수

치를 도출함

	이때 사용되는 개별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구축된 

지표 체계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지수 구축 이전에 지표 체계를 우선적으로 작

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표는 주요 이슈나 현상과 관련한 요약된 측정값으로 통계(데이터)로부터 도

출됨. 측정된 통계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지표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데

이터로 활용되며, 같은 통계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지표를 작성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경제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 데이터를 활용하여 

나. 지수와 지표 체계
1) 지수의 정의 및 의의

지수 구성 체계

지수

영역 2 영역 3영역 1

통계

지표 1 지표 2 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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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조정된 실질 GDP 성장률’ 지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연구 개발 분

야에서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 중 연구 

개발 분야 지출 비율’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음

	이렇게 작성된 지표들은 개별 영역에 포함되어 작성 목적에 따라 지표 체계로 

작성되거나 지수로 작성됨

(2) 개념 측정을 위해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

	첫째, 측정 대상을 적절하고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한 복수의 지표를 요약적으

로 보여 주고자 할 때. 많은 경우 명백한 하나의 지표로 대상을 측정할 수 있으

나(예: 성별, 나이 등)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복수의 차원, 

복수의 지표를 갖기 때문에(예: 경제 성장, 지속가능성 등) 이 정보들을 모두 

결합하여 복합적인 측정치를 만들 필요가 있음

	둘째,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혹은 개념을 명확한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때

	셋째,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넷째, 조사자가 특정 변수에 대해 충분한 변이를 지닌 서열 측정을 원할 때

			다섯째, 하나보다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할 때 보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징후를 

나타낼 수 있고, 모든 개별적 지표의 상세한 내용들을 거의 유지하면서 여러 

 

통계의 측정 목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지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통
계 그 자체로 지표가 될 수도 있으
며, 하나의 지표가 더 상위단의 지
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
용될 수도 있음. 또한 회계(계정) 
단계는 생략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통계 정보 구조 

Example 1

계절 조정된 
실질 GDP 성장률

경제가 
성장하였는가?

명목 GDP

Example 2

GDP 대비 
R&D 지출

혁신에 얼마나 
투자하였는가?

명목 GDP

구체적 목표
(SPECIFIC

PURPOSE) 지표
(INDICATORS)

계정
(ACCOUNTING

SYSTEMS)

자료
(DATA)

다용도 목적
(MULTI-

PURPOSE)

출처 Eurosta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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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지표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 주는 효율성을 가짐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 하위 영역별 하위 지수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 정책

적 활용도 높음

(1) 지수 작성 및 활용 시 장점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들을 하나의 척도에 요약할 수 있어, 종합 지수는 하위 

집단, 국가 및 지역들 간의 비교가 용이함

	일련의 많은 개별 지표들보다 해석하기에 용이함

	특히 개별 지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추세를 해석하기 쉽게 함

			근본이 되는 정보 기반을 감소시키지 않고 지표들의 가시적인 크기를 줄여, 기

존 공간 내에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이해 당사자들(정책 입안자, 언론인 및 일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

	통계에 지식이 없는 일반 이용자와 관련 전문가 모두 다양하게 활용 가능

	방법론적 관점에서 개별 지표들의 측정 오차가 상쇄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증가의 장점을 가짐

(2) 지수 작성 및 활용 시 단점

			지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 호도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지나치게 단순한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지수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불확실함 

			구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타당한 통계 및 개념 원칙들을 가지고 있지 않

을 경우 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처럼 오용될 수 있음 

			일부 차원의 중대한 결함을 가릴 수 있으며,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를 가진 차

원이 무시되는 경우 적합한 시정 조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증가시킴

			지표들의 선택과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작성 기관에 대한 비난과 정치적인 분

쟁을 초래할 수 있음

			지수는 특정 정책과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2) 지수의 장점과 단점
(C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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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장단점

장점 단점

복잡다단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요약 작성 과정의 자의성(정해진 규칙 없음)

복수의 지표보다 이해/해석하기 쉬움 중요한 하위 차원/지표들이 묻힐 가능성

시계열 변화 관찰 및 평가가 용이 단순한 결론/정책에 이를 위험성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도 용이 편의에 따라 오용될 가능성

출처  Eurostat, 2014; OECD, 2008

(3) 지수 장점과 단점의 균형

			다면적인 개념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한눈에 명확하게 보여 주는 지수

는 결과를 전달하기에 용이하고 집단들 사이에 비교를 간편하게 만드는 장점

이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지표들을 단순화함에 따라 개별 지표들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지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 지수와 개별 지표들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함

(1) �지수 측정의 목표 설정 및 ‘개념 지도’ 작성  

		여기서 개념 지도는 개념화, 조작화 등을 통해 개념의 구체적인 차원을 나누고 

지표를 목록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성 측정의 목적/목표를 설정했

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지도’를 우선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이론적 틀, 관점의 설정,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의 구분 등이 있음

(2) 개별 지표 선정 및 평가

		지표 선정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예: 타당성, 적절성, 대표성, 방향성, 자료 

가용성, 비교 가능성 등), 이 기준에 근거하여 지표를 선택하고 측정 방식(측정 

항목, 산식 등)을 결정함

		이 과정에서 지표들 간의 경험적 관계, 일관성 등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

3) 지수 작성 과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의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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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과 관계 접근 방식cause-effect chain framework’인지, ‘주제 접근 방식theme 

framework’인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3) 지수 구성 및 평가 

		지수는 개별 지표들을 미리 정한 방식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는 개별 지표의 표준화 방식, 영역별/단계별 합산 

방식 및 가중치 설정, 최종 지수의 범위 등이 있음

		지수를 생성한 후에는 다양한 방식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내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 및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 검사를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수와 같은 합성 측정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나, 이들 측정치들

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와 구성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명확히 나

타내지 않으면 합성 측정의 장점은 곧 맹점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

(1) 구체적 유의 사항

			언제나 연구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한 적절한 지표들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성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 유의

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지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및 개념 지도 작성이 선행되

어야 함

			전체 작성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서화할 것

			지표 선택과 구성의 자의성(특히 가중치와 합산 문제)을 인정하고, 유념할 것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지수 속에 개별 지표의 성격이 묻히지 않도록 할 것

			지수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자와 사용자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것

(2)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

			지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안들과 관련해 합의를 잘 이루지 못하면 

그 자체로 지수의 결점이 되거나 이의 제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개별 지표들의 선택: 어떤 기준에 따라 지표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명확한 이론 체계나 이론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호할 수 있음

			선택된 지표들의 합산: 다른 성격의 개별 지표들을 하나의 수치로 합산하는 

4) 지수 작성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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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지표와 소득 

관련 지표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

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지표와 영역의 가중치 부여: 지표들의 합산 시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개인마다 개별 지표들에 대한 중요도는 다를 수 있음

			결측치 처리: 지수에 포함되는 모든 지표들에 대해 동일한 시계열 자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음(작성 주기 또는 업데이트 시기 상이). 이러한 결측치들

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정 방식

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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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표policy indicator란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지표들 중에서 특별히 정책 

지향성을 가지는 지표로서, “정책적 가치 및 소망성에 비추어 정책 문제를 정

의하고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지표”를 의미함

(이민호 외, 2012)

				따라서 정책 지표는 다른 영역(경제, 사회, 환경 등)의 지표들과 개념적으로 구

분되는 독립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각 영역의 지표 중에서 정책 과정과 결정에 

유의미한, 특히 목표와 가치에 비추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대안을 선택

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정의할 수 있음(Eurostat, 2014; MacRac, 1985)

				다른 유형의 지표와는 달리 정책 지표는 공공 정책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즉 정책 지향이라는 목적성이 강조되는 만큼, 정책 지표의 선택에서도 

정책 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작용

함(이민호 외, 2012)

				따라서 정책 지표의 설계자는 공공 정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변

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정책 지표로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특히 

정책 선택 과정의 각 단계(문제 정의-정책 선택-정책 결과의 점검-문제의 재정

의)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남궁근, 2001) 

				정책 지표는 주로 경제 영역, 사회 영역, 환경 영역의 지표 중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지표를 선택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 지표의 정의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색을 가짐

				대부분의 지표 통계들이 그러하듯이, 정책 지표 역시 측정 대상의 상태, 수준, 

변화를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수치로 파악하는 것, 즉 대상의 상태나 조건의 

03

가. 정책 지표의 개념 및 
의의
1) 정책 지표란?

정책 지표 소개

2) 정책 지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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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정책 지표의 
의의 및 기능

시계열 변화 모니터링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시행 과정

과 결과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다양한 하위 인구 집단의 상태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함

				정책 지표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의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

한 국가 정책 지표의 의의와 기능은 다음과 같음(이민호 외, 2001)

				일반적인 통계 지표를 정책 목적에 비추어 정책 지표로 정의하고, 이를 별도의 

관리 체계를 통해서 관리

				국가 차원에서 정책 지표의 수요 분석과 개발을 기획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정책 담당자의 정책 선정 과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절

한 정책 문제 인식과 효과적인 정책 대상 선정에 유용

				온라인 포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지표 수요자로서의 국민의 관심과 필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정책 활동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지표와 정책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은 정책과 관련한 모든 가정이나 변수들이 가장 긴요한 정보
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은 비단 정책 개발 과정뿐 아니라 정책 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함

	통계, 특히 지표는 추상적인 정책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변환하여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정책 평가 흐름도

교육 기회 
확대

교육 예산
투입

대학 설립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
경제 성장

개념 실행 성과산출 영향

출처 Eurosta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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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정책 지표는 정책 지향성을 가지는 지표, 특히 정책 선택의 과정(정책 문

제의 정의-정책 선택-모니터링-정책 평가와 문제 재정의)에서 유의미한 지표

로 정의되었음

					따라서 정책 지표의 의의와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선택의 각 단계

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남궁근, 2001; 

MacRae, 1985)

				특정 ‘현상’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해당 현상이 정책 문제화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의 

상태나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임

				그러한 변화에 대한 감지는 정책 개발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존할 수도 있지

만, 많은 경우 해당 현상과 관련한 객관적인 통계의 변화에 근거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책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

				또한 해당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는 일정 기

간 동안 문제가 되는 통계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정 수준까지 통계를 조절하는 것을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음

				정책 문제가 정의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대안들을 고려하고 그중에서 최적 행동 대안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

어야 함

				일반적으로 이 작업은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한 지표를 결과 변수로 놓고 이 변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원인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

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와 수리적 분석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

				복수의 행동 대안들을 원인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이 결과 변수로 설정한 정책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

나. 정책 지표의 활용

1) 정책 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 과정에서의 활용

2) 정책 대안 분석과 
선택 과정에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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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표를 정책 집행의 모니터링 과정, 즉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여 적극적으로 환류feedback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

할 수 있음

				애초에 설정한 정책 목표와 정책 도구들이 높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

도,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많은 변수들로 인해 그

것이 원래의 목표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되는 지표 

통계 수준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개입

할 필요가 있음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그것이 원래 설정한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였으며, 제

기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함

				이러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 수행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정책 지표의 수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방식의 평가 연구evaluation research를 통해 정

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문제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해짐. 나아가 이를 바탕

으로 정책 문제를 재정의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음

3) 정책 집행의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활용

4) 정책 집행의 결과 평가와 
문제 재정의 과정에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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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작성 과정은 ① 목표 설정 단계, ②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단계, ③ 지

표 선정 및 검토 단계, ④ 결과 종합 단계, ⑤ 보고서 작성 및 활용 단계, ⑥ 관리 

및 보완 단계 등 총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단계: 측정 목표 설정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함

	정책 지표 작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단계로 이 단계의 개념이 명확해야 이후의 

각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

2단계: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측정 대상의 본질과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하위 영역을 구성하여 측정 체계를 구축함 

	이 단계에서는 관련 전문가들 간 논의를 통한 체계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 

3단계: 지표 선정 및 검토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하위 영역별 지표를 선정함. 활용 가능한 많은 지표

들을 검토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필요에 따라 측정 지표에 대한 조작적 정의 과정이 추가될 수 있음

지표 작성 및 활용 단계

지표 작성 6 단계

측정 목표 설정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지표 선정 및 
검증관리 및 보완

보고서 작성 및 
활용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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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과 종합

	지표 통계 작성 방식은 작성 목적과 지표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크게 지표 전체를 보여 주는 방식과 종합 지수로 구성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있음

	내용과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자료 제공 방식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선택

하되 가능한 명료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5단계: 보고서 작성 및 활용

	정책 지표는 정책 문제 정의, 분석 및 대안 선택 과정, 정책 집행 모니터링 과정, 

집행 결과 평가 과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정책적 활용 방안은 측정 목표 설정 단계에서도 일차적 고려 필요

6단계: 관리 및 보완

	지표는 사회의 변화 양태를 반영해서 정책 효과를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시민

과 전문 연구자 등의 참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보완 필요



035PART 2 지표 작성 과정 알아보기 

	정책 지표는 공공 정책의 방향 설정, 성과 평가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지표보다 그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책 지표는 정책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하여 정책 실행에 따른 효과 분석에 보

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표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측정 목표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측정 목표에는 다소간의 추상적인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를 개념화

conceptualization 등을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측정 목표로 함. 여기에서 삶의 질

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 조건

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인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로 개념화 

	또한 ‘삶의 질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

어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 개념이다.’라든지, ‘사회 구

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목표 설정 단계에서 정책 지표의 집행 및 적용 대상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 지표는 정책 실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 집행 대상(중

앙 정부, 지방 정부 등)과 관련 정책 수혜 대상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정책 지표 

목표 설정이나 향후 자료 수집 등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음

01
측정 목표 설정

가. 명확한 목적

나. 측정 목표의 구체화

다. 집행 및 대상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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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레임워크란?
1) 정의

나.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

	프레임워크란 측정 대상 또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이론 체계를 의

미함. 즉, 측정 대상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지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이

론적 개념 지도를 뜻함

		정책 지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측정 목표(개념), 관심 영역(이슈), 정

책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측정 목표(개념)는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함. 예

를 들어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삶의 질’이 측정 목표가 됨

	관심 영역(주제, 이슈)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부문을 의미함. 예를 

들어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소득·소비·자산 영역, 교육영역 등 주제에 따른 11

개 영역이나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이슈임

	정책 대상은 정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책 집행의 수혜를 받는 대상을 

의미함. 국가 정책의 경우는 국민 전체, 지역 사회 정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의 시민이 될 수 있음 

	정책 이슈는 측정 영역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

제를 의미함. 예를 들어 가구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을 들 수 있음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슈 영역에서 통합 영역 쟁점을 다루거나 정책 

대상 영역에서 관련 취약 인구 집단을 제시할 수 있음 

프레임워크 작성 과정은 목표를 잘 측정할 수 있도록 관심 영역에 대하여 이론적 

개념 지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02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2) 정책 지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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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심 영역이 작동하는 구조와 동학을 파악함. 영역에 따라 측정 목표와 

관련한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해당 영역의 전문

가 자문 등을 통하여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당 영역의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함. 영역의 구

조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아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레임워

크를 구축할 수 있음. 물론 기존의 방법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기존의 

방법론을 수정하여 응용하거나 전혀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음

	셋째, 영역의 실행 구조를 파악하고, 방법론을 결정했다면 이 둘을 적절히 조

합하여 측정 목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마지막으로, 구축된 프레임워크에서 정책 이슈와 취약 집단 등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변경하거나 확장해 최종 프레임워크를 완성함

개념적 정의

영역이해 및 구조화

프레임워크 초안 작성

•국내외 관련 사례 참조

•관련 방법론 접목

통계 작성 현황 분석

•행정 자료

•조사 자료 중 승인 통계

판단

의견 수렴

•관련 부처/연구 기관

•관련 통계 작성 기관

•전문가/관련 학회

프레임워크 확정

지표 작성 목적, 작성 영역의 범위, 

정책 대상을 개념적으로 명료화함

• 사회문제 확인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향 제시 여부

• 취약 인구 집단 식별 가능 여부

• 해당 영역의 정책 목표 기여 분석 가능 여부

• 학문적 연구성과 반영

• 국제기구 권장 사항 참조

• 사회문제(정책 이슈) 고려

• 개념 정의/측정 범위 적정성

• 핵심 개념 잘 반영

• 논리적 관계

No

Yes

비교/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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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에서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살펴보고 각 방법론에 

따른 예시를 소개하고자 함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방법은 크게 인과 관계 접근 방식cause-effect framework

과 주제 접근 방식theme framework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김정석 외, 2013)

	인과 관계 접근 방식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

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표를 도출. 관련 사례로는 프로

젝트 프레임워크, 환경 보전 프레임워크 등이 있음

	주제 접근 방식은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을 분야별로 구분한 후 분야별로 정

책 목표에 따라 하위 분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지표를 선정. 관련 사례로

는 국가 발전지표 프레임워크, 국민 삶의 질 프레임워크 등을 들 수 있음

인과 관계적 방법론과 주제 접근 방법론의 장단점

장점 단점

인과 관계적 
방법론

• 효율적 정책 효과(사건) 측정
• 인과 관계가 비교적 명확함

• 	특정 사안의 일면만 부각될 우려

주제 접근 
방법론

• 	특정 영역(주제)을 포괄적 측정 및 
묘사

•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

• 	인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지표 수가 너무 많아질 우려

	먼저 프로젝트 진행 흐름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프레임워

크를 살펴보고자 함. 이 프레임워크는 투입Input, 산출Output, 성과(결과) 

Outcome, 영향Impact의 네 단계를 거치는 논리적 분석 틀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지표 내용 예시

투입 지표
주어진 정책에 대하여 투입된 물적 자본, 인
적 자본, 자연 자원을 측정하는 지표

교육에 투입된 예산 비율

산출 지표
주어진 정책으로 만들어진 생산물, 자본, 서
비스를 측정하는 지표

건립된 학교 수, 
훈련된 교사의 수

성과 지표
중단기적으로 목표 그룹에 나타나는 행동
변화 등 산출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학교 등록률, 자퇴율

영향 지표
정책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일차적/이차
적, 직접적/간접적,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문맹률

다.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Eurostat, 2014)

 

위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포괄할 수 있거나 엄격히 구분되
는 것은 아님. 즉, 주제 접근 방식
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고, 주요 영
역에 대해서는 인과적 방법에 따
라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등 혼
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후술
하는 경기 변동 프레임워크의 경
우 둘 중 어디에도 포함하기 어려
울 수도 있음

1)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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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론은 특정 프로젝트나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자본 등의 초기 투입 물

량 투입 이후 이에 따른 산출물, 목표 그룹에 대한 성과(결과), 프로젝트 외부 또

는 장기 영향 등과 같이 인과 관계에 기반한 일련의 연쇄 과정 논리 구조를 가짐

	정책적으로 인과 관계가 명확한 관계를 가지는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인과 관

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1) 교육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예시

교육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에서는 교육 모형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에 따라 교육 

자원과 기회, 과정과 활동, 결과, 성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음

 

외부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 투입, 산
출, 결과의 3단계로 방법을 사용
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측정 목표에 따라서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라는 2단계의 
논리 구조를 가질 수도 있음

교육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환경 및 배경

주체
교육•훈련

욕구•열망

영향 요인
사회, 경제
문화, 심리

   시간적•

지리적 차원

  

결과와 성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 결과와 성과는 유사한 
의미로 쓰지만, 위 교육 프레임워
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
에 따라서는 성과를 본문의 영향
(Impact)의 의미로 사용하여 둘을 
구분하기도 함

투입 단계 과정 단계 산출 단계

교육 훈련

직접 성과

교육 훈련

파급 성과

교육•학습 활동

훈련•도제 활동

학습자와 비학습자

참여자와 비참여자

교육•훈련 공급자

재정적•인적•물리적 

자원

보편적 기회, 

공정한 기회,

배려적 기회,

공정 책무성

교육 이수, 

교육 성취 이행

신체·심리, 

사회 성과

인적 자본/경제 성과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여건 및 환경,

교육 훈련 제공자 

복지 및 지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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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지표 프레임워크(김정석 외, 2013) 예시

	본 지표 체계는 인과 관계적 방법과 주제 접근형 방법을 혼용하여 작성한 경우

라 할 수 있음. 즉, 이 방법은 출산의 원인 변수에 주목하였으며, 원인 변수를 인

구, 경제 등 하위 주제 영역으로 나누어 지표 체계를 작성함

	이 지표 체계는 출산력의 결과 지표가 아니라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에 주목함. 즉, 개인의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출산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작성하고자 함

	여기에서는 출산 환경과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변수

들을 보다 큰 범위의 하위 영역(인구, 경제, 양육, 지원 제도/정책, 인프라/지역 

사회)과 부문(주관/객관)으로 나누고, 이 체계에 따라 관련 변수들을 정렬하고 

있음

영역 부문 번호 지표 지표 측정 목표

인구

객관

1
해당 지역 가임기 유배우 여성 비율 / 여성 인구 중 가

임기 여성 비율
여성의 임신 능력

2 초혼 여성의 평균 연령 / 평균 초혼 연령 임신 노출 및 가능 기간

3 해당 지역 초산 여성의 평균 연령 / 평균 초산 연령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임신 노출 및 가임 능력

4 해당 지역 초혼(발생)률 해당 지역의 초혼 발생률

5 해당 지역 여성의 이혼율 결혼 안정성에 대한 기대

6 가임기 유배우 여성 중 2자녀 이상 비율 기존 자녀 수

주관

7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8 해당 지역 여성 중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9 계획/기대/이상 자녀 수 계획, 기대, 혹은 이상적인 자녀 수

10 해당 지역 이상 자녀 수가 둘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

경제
객관

11 가구 소득 수준(저소득 가구 비율) (가구) 소득 수준

12 해당 지역 1인당 평균 지역 생산액 (가구) 소득 수준

13 유배우 남성의 소득 감소분 가구 소득의 안정성

14 자가 혹은 전세 비율 주거 상황

15 해당 지역 주택 평균 매매 가격 안정적 주거 확보의 용이성

16 유배우 남성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 고용 지위의 안정성

17 해당 지역 청년 남성 취업률 청년 남성의 취업률

주관 18
육아 휴직 이용 여성의 직장 복귀율 혹은 육아 휴직 이

용 여성의 직장 복귀 가능성에 대한 평가
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가능성에 대한 평가

출산 환경 및 행태 지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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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부문 번호 지표 지표 측정 목표

양육

객관

19 6세 이하 아동 월평균 양육비/교육비 양육/교육 부담

20 해당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양육/교육 부담

21 남편 가사 분담 정도 남편의 가사/양육 분담 정도

22 부부 이외 친지의 양육 도움이 가용한 비율 가족 및 친지의 양육 도움

주관
23

해당 지역 남성 중 가사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

는 비율
남성의 양육(및 양성 평등) 인식

24 가구 내 양육비 부담 인식 비율 양육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원

제도
•

정책

객관

25 직장에서의 교육/ 보육비 지원 수혜 비율 직장 교육비 및 보육비 지원

26 유배우 취업 여성 출산 휴가 제도 이용 가능 비율/이용률 출산 휴가 제도 가용성

27 유배우 취업 여성 출산 휴가 제도 이용 가능 비율/이용률 직장 보육 시설 가용성

주관

28 유배우 취업 여성 출산 휴가 제도 이용 가능 비율/이용률 유연 근로제 가용성

29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용자 비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용 가능성

30 해당 지역 가임기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관련 예산액 지역 출산 양육 비용 예산액 규모

31 해당 지역 출산 관련 예산 비중 지역의 정책적 의지1

32 해당 지역 하위 지자체 출산조례 제정 비율 지역의 정책적 의지2

인프라
•

지역

사회

객관

33 해당 지역 가임기 여성 10만 명당 산부인과 수 출산 의료 서비스 접근성

34 해당 지역 6세 이하 아동 천 명당 보육 시설 수 보육 인프라 가용성

35 보육인프라의 질 보육 인프라 질

주관
36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지역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37 해당 지역의 출산 분위기 이웃/거주 지역의 출산 장려 분위기

	환경 분야는 일반 정책 분야와 달리 정책 시행에 따른 과정이 복잡하고 효과 

발생까지의 시간이 길어 기존의 프로젝트 프레임워크에 비하여 세분화된 과

정을 가지고 있음

	이 방법은 환경 영역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상호 관련된 지표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됨. 이 방법론은 OECD 등에서 개발한 압력, 

상태, 반응 분석 틀과 관련되어 있음

	유럽환경청The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은 이를 더 발전시켜 추진력, 압력, 

상태, 영향, 반응driving forces, pressures, states, impacts and responses, DPSIR 분석 틀을 

제안

2) 환경 보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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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론은 기존의 정책 시행 및 효과라는 단순한 구조를 넘어 정책 효과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인

과 관계를 더 엄밀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함

환경 보전 관련 프레임워크

지표 내용 예시

추진력

(Driving 
force)

•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변화를 묘사

•     소비와 생산 패턴에서 전체 수준 변화 

또는 생활 방식과 관련한 변화를 묘사

인구 변화 또는 GDP

압력

(Pressure)
•    물리적, 생물학적 물질 배출, 자원의 사

용, 토지 사용 변화를 묘사
CO2 배출, 천연 자원 사용량

상태

(State)
•    특정 지역에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

적 변수들의 질적, 양적 변화를 묘사

지구 평균 온도, 종 다양성,

대기 CO2 집중도

영향

 (Impact)

•    환경 상태와 관련한 변화를 묘사

•    환경 시스템, 경제, 웰빙, 건강과 관련

한 변화를 묘사

표준 수질 이하의 물을 마시거

나 특정 소음 기준치 이상에 노

출된 비율

반응

(Response)
•    환경 변화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려는 

정책 입안자 또는 사회의 반응을 묘사
환경 비용 및 재사용 비율

	경제 분석 영역에서, 지표 선택은 경제적 이론에 기반하거나 경제학적 모델로

부터 추론됨

경기 변동 프레임워크

지표 내용 예시

선행 지표
이 지표는 전체 경제 변화 이전의 변화를 측정

함. 경(經)기후 변동을 예측할 수 있음

주식 시장, 

소비자 기대 지수

동행 지표
전체 경제와 동시적 변화를 측정함. 현 경제 상

태를 반영하여 측정하게 됨

산업 생산 지수, 

소매 판매액 지수

후행 지표

거시 경제 변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 측정함. 후

행 지표는 선행 지표에 의해 예측되거나 동행 지

수에 의해 살펴본 경제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

는 데 사용됨

취업자 수, 

회사채 유통 수익률

 
S-RESS(Stress Response Environ-
ment Statistics System) 프레임워
크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1970년
대와 1980년대에 걸쳐서 개발하
였으며, 이후 유엔의 FDES 1984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채택
했음. 압력-상태-반응(Pressure-
State-Response: PSR)이나 추진
력-압력-상태-영향-반응(Driving 
force-Pressure-State Impact-
Response: DPSIR)은 S-RESS 프레
임워크를 본뜬 것으로 유엔환경계
획(UNEP )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유럽환경청(EEA)에서 활
용하고 있음

3) 경기 변동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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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경기 변동 이론에서 경기는 경기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연속으로 

정의된다고 상정하며, 지표는 전체 경제 변화 이전에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변화(선행), 전체 경제와 동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변화(동행), 경제 변화 

이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후행)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선정함

	이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각 경기 변동과 관련한 선행, 동행, 후행 지표들을 선

택할 수 있음

	주제 접근 방식에 따른 국가 발전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3개 부문으로 대

분류하고 이후 인구, 소득·소비·자산 등 16개의 중분류 영역으로 분류함

	국가의 발전 상황과 국민의 웰빙을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자 함

	영역별, 가치 지향별, 수준별, 3가지 기준으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

고 있으며, 영역 간, 지향 가치 간 중첩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중첩 모형이라고

도 함

(1) 부문과 영역별 프레임워크

경제, 사회, 환경 부분에서 세부 주제별로 하위 영역 구분

4) 국가 발전지표 
프레임워크

국가 발전지표 프레임워크(1) - 부문과 영역

사회

경제 환경

여가, 사회 통합,
범죄와 사법 정의

생태 환경과 
자연 자원성장, 안정 기후변화와

에너지

소득·소비·자산,
고용과 노동,

교육 인구, 가족,
건강, 주관적 웰빙,

주거와 교통

생활 환경과
오염

경제 부문
고유 영역: 성장, 안정
교차 영역: (사회와 교차) 교육,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환경과 교차)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공통 교차 영역: 인구, 가족, 건강, 주관적 웰빙, 주거와 교통

사회 부문
	고유 영역: 여가, 범죄와 사법 정의, 사회 통합
	교차 영역: (경제와 교차) 교육,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환경과 교차) 생활 환경과 오염
�공통 교차 영역: 인구, 가족, 건강, 주관적 웰빙, 주거와 교통

환경 부문
고유 영역: 생태 환경과 자연 자원
	교차 영역: (경제와 교차)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회와 교차) 생활 환경과 오염
�공통 교차 영역: 인구, 가족, 건강, 주관적 웰빙, 주거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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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지향 프레임워크

각 부문 및 중첩되는 부문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구분

(3) 수준별 프레임워크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와 거시 사회로 구분

미시/개인micro/individual: 삶의 질

	개인이나 가족은 기본적 의식주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나?

중범위/공동체meso/community: 사회의 질

	개인이나 가족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누리나?

	개인이나 가족은 얼마나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었나?

	개인이나 가족은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살아가나?

	개인이나 가족은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나?

거시/구조macro/structure: 국가 발전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가?

	사회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가?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보존되고 있는가?

국가 발전지표 프레임워크(2) - 가치 지향

사회

경제 환경

통합성

책임성효율성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역량

기본적 욕구

안전과 
쾌적성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경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사회: 통합성(social cohesion)
사회는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 있는가?

환경: 책임성(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사회·경제: 역량(capability)
개인은 충분한 역량 배양의 기회를 얻고 있나?

경제·환경: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sustainability)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회·환경: 안전과 쾌적성(safety and comfortability)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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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라 모형 또는 동심원 모형으로 불리는 국민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는 주

관적 웰빙을 중심에 두고 개인,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으로 그 범위를 확장

하면서 11개 영역으로 구분

	이 방법론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

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임

	2011년부터 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지표 체계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2014년

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있음

국민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개개인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득 소비, 건강 등 11개 영역을 구분하여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11개 영역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되며,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 바깥쪽에는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음

5) 국민 삶의 질 프레임워크

국가 발전지표 프레임워크(3) - 수준별 구분

사회

경제
환경

통합성
(cohesion)

기본적
욕구

역량 배양 안전과 
쾌적성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효율성
(efficiency)

책임성
(responsibility)

사회/거시 수준
국가 발전

공동체/중범위 수준
사회의 질

개인/미시 수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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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연합경제위원회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

sion for Europe, Eurostat and OECD의 공동 태스크 포스 팀은 2013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 기반한 지속 가능 발전 관련 분석 틀을 제안

	이 프레임워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3가지 차원으로 분리함

	세 가지 차원은 각국의 현재 세대의 웰빙(‘여기 그리고 지금’과 관련한 지표), 

미래 세대의 웰빙(‘미래’와 관련한 지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웰빙(‘다른 곳’과 

관련한 지표)으로 구성

국민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 

가능한 삶의 보장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사회 통합과 결속을 이루고 

시민 참여가 활발하며 여가 

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역량 있는 개인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환경적 조건

사회적 관계

개인

주관적 웰빙

사회
복지

시민 참여

환경 안전

가족·공동체

여가
소득·소비·

자산

건강

교육

주거

고용·임금

6) 지속 가능 발전 
프레임워크

지속 가능 발전 프레임워크

Time

Now Later

CapitalCapital

Consumption

Human well-bing

Consumption

Human well-bing

Space

Here and Now Elsewhere

CapitalCapital

Consumption

Human well-bing

Consumption

Human well-bing

Global Capital

Imports

Exports

Financial
Tranfers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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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석 틀에서는 경제, 자연, 인류, 사회라는 네 가지 차원의 자본량을 측정할 

뿐 아니라 한 국가의 발전이 다른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

고 현 세대의 발전이 미래 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관

심을 가짐

	프레임워크는 순전히 개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연계 속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EU에서 제안하는 지속 가능 발전 프레임워크는 주제 접근형이면서 정책 유도

형 프레임워크로 볼 수 있음

	EU에서는 1인당 실질 GDP등 10가지 주제에 대하여 표제 지표, 기능적 지표, 

설명적 지표의 3 수준의 지표를 이용함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주제 상황의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며, 상황에 따라 각 주제가 서로 다른 설명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인

과 관계 파악이나 향후 정책 대안 선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용이함

EU의 지속 가능 발전 지표 분석 틀

지표 내용 예시

1 수준
표제 지표

(Headline)

•   널리 사용되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지표
•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함
•   최소 5년간 이용 가능해야 함

1인당 실질 GDP

2 수준
기능적 지표

(operational)

•   지속 가능 발전의 기능적 목적과 관련한 지표
•   최소 3년간 이용 가능해야 함

고용, 
노동 생산성, 

투자

3 수준
설명적 지표

(explanatory)

•   실제 지속 가능 발전 행동과 관련한 지표
•    지속 가능 대상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것과 관

련한 지표
•   성별, 소득 그룹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음

GDP의 지역적 격차, 
여성 고용

맥락 지표
(Contextual 
indicator)

•    이 지표는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대상을 직접적
으로 모니터링하지는 않음

•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나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배경 정보를 제공

경제활동인구

7) 정책 유도형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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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표의 선정
1) 지표의 종류

03
지표 선정 및 검토

본 항에서는 다양한 지표의 종류를 살펴봄으로써 각 지표별 특성을 확인해 지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음(Eurostat, 2014)

(1) 직접 지표 vs 간접 지표

	정책 지표를 작성할 때 정책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정책 민감도는 매우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직접 지표가 많이 쓰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에 직접 지표를 작성하기는 어렵거나 비용이 많

이 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간접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직접 지표와 간접 지표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음

직접 지표 vs 간접 지표

정책 지표 내용 예시

직접 지표
사회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

지난 20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의 
평균 체중 변화

간접(프록시) 지표
직접 측정할 수 없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문제에 대
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

양성 평등의 지표로서 여성 국회 
의원 수를 측정하는 지표

	그런데 지표 그 자체로는 직접 지표도 간접 지표도 아닐 수 있음. 즉, 질문하

는 형태에 따라서 직접 지표도 될 수 있고 간접 지표도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가의 평균적인 신체 변화 구성 영역 지표에서 ‘지난 5년간 한 국가의 평균 

몸무게는 증가하였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직접 지표로 볼 수 있으며, ‘5년 전

에 비하여 신체 활동이 더 증가하였는가?’라고 묻는다면 간접 지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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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 지표 vs 주관 지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정보의 형태는 객관적일 수도 주관적일 수도 있음. 객

관적 정보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외부 관찰 요인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반면, 주관적 정보는 사람들의 의식, 감정, 의견 등에 따라 다양한 개인적 요인

과 관련해 있음 

	두 지표의 차이점은 첫째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즉 지표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수는 

객관적 대상임. 반면,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주관적 대상이 됨. 두 지

표 모두 범죄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다루지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

는 감정(두려움)은 실제 범죄 사건의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의 차이점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

해 달라질 수도 있음. 다시 범죄 사건의 예로 돌아가면, 범죄 수준을 측정할 때 

범죄 사건의 공식 기록(객관적 측정)을 검토함으로써 접근할 수도 있고, 사람

들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범죄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주관적 측정)를 질문함

으로써 범죄 수준을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임(표 참조) 

	결국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대상, 즉 ‘무엇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그리

고 ‘어떻게 측정하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객관 지표 vs 주관 지표 작성 예시

대상(what)
방법(how)

주관적 측정 방법 객관적 측정 방법

주관적 대상 범죄 두려움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 정도

호신용품 구입 건수

객관적 대상 범죄 발생
1년 전과 비교한 

범죄 발생 증가 정도
범죄 건수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의 장단점 비교

	객관 지표: 측정 대상과 측정 방법이 명확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

지만,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예(객관 지표의 단점):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움은 느끼는 범죄 발생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

에 대한 두려움’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주관 지표보다 객관 지표가 더 우
월한 것 아닌가요?
객관 지표가 누구나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폐, 수량 등을 측
정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 장
점을 가짐. 그러나 개인의 취향, 선
호 등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한계
점도 존재함. 우리 사회의 경제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인들의 다
양성, 선호 등이 의사 결정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
기 때문에 객관 지표 못지않게 주
관 지표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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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지표: 사람들의 체감과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체

감하는 정도와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서 객관적이지 않고 조사 시기, 조사 방

법, 특정 사건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음

	예(주관 지표의 단점):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제 

범죄 발생이 감소하였더라도, 특정 시기의 사건이나 언론의 영향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3) 양적 지표 vs 질적 지표

	특정 지표가 수량적 지표인가 아니면 질적인 지표인가(데이터를 수집하고 결

과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로 지표를 구분할 수 있음

	대체로 객관적 측정치들은 수량적 지표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때때로 

‘예’, ‘아니오’ 같은 질적 지표로 나타나기도 함

	반대로 주관적 조사를 통한 주관적 지표일지라도 그 조사가 점수를 매기는 형

태로 진행된다면 양적 지표로 나타날 수도 있음

양적 지표 vs 질적 지표

정책 지표 내용 예시

양적 지표 
숫자, 비율 등과 같이 수량을 
헤아리는 접근법으로부터 나

오는 지표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질적 지표
‘예/아니오’, ‘성별’, ‘국적’과 
같이 질적인 접근법으로부터 

나오는 지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는 기술 형태나 수준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정책 지표를 선정하는 것.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은 목적 적합성, 방법상의 강건

성, 측정 가능성, 지표 간 관계라는 네 가지 기준을 들 수 있음

(1) 목적 적합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정책 지표는 정책의 목적 달성 정도와 명확히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함

	상황 변화, 특히 정책 개입에 의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일 것

2) 지표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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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는 시간 흐름상의 트렌드, 즉 시계열 변화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서로 다른 지역 간, 국제 간 비교도 가능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표는 정책 입안자, 일반 시민,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쉬워

야 함

(2) 방법상의 강건성 기준 

	통계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지표의 신뢰도가 높아야 함

	정책 지표는 가급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념, 표준, 분류 체계를 그 근간으로 

하여야 함

	지표의 지표 작성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즉시 사용 가능해야 함

(3) 측정 가능성 기준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행 가능해야 함

	신뢰할 수 있는 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함

	의미 있는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측정이 가능해야 함

(4) 지표 간 관계 기준

	서로 다른 지표들 간에 일관성이 있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

	정책 효과 측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의 숫자는 적을수

록 바람직함

(5) 주의 사항

	정책 활용 단계에 따른 기준은 정책 문제의 정의, 정책 선택, 모니터링, 정책 

평가와 문제 재정의 과정 중 어떤 단계에 대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

	지표 체계 개발 과정에서의 지표 선택은 사회 현상을 잘 측정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한 선택뿐 아니라 어떠한 지표가 어떤 단계의 정책 선택의 사

이클에서 유용한지에 대한 기준 하나를 더 추가하여야 함

	정책 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정책 효과 측정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문제이기 때

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

책 지표 작성뿐 아니라 관련 영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는 것이 필수 절차임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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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즉,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지표 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정책 시행 기관, 지표 작성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

을 집행하거나 지표를 작성하게 될 기관 혹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때 더 효

율적인 자료 수집 등이 가능함

지표 선정 과정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하향식, 상향

식, 이 둘을 혼합한 혼합식으로 나뉨

(1) 하향식Top-down

	전문가들이 정의한 지표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즉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 각층

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이 방법은 이론적인 틀 안에서 동질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지표를 선정하

여, 효율적으로 지표 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

부 혹은 국제 단위 지표 선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임

	반면 시민 사회의 의견이나 각 국가나 지자체 고유의 특성이나 우선순위를 반

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2) 상향식Bottom-up

시민이나 시민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는 것임

	측정 대상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지표 체계를 구축 가능함

	지역 사회나 특정 계층 고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예를 들

어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 지수와 같은 주관적 지표를 지역별로 선정하는 등 지

역별로, 계층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각 집단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음

	반면 각 집단 고유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지속 가능 발전이나 객관적

인 지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이론적 틀에 맞추지 않을 경우, 

유사 지표의 중복, 필요 지표의 부재 등 최종 지표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음

3) 지표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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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의 조작적 정의

(3) 혼합식Hybrid approach

위에서 언급한 하향식을 근간으로 하여 상향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임

	이 방법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하향식의 장점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는 상향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반면 지표 작성에 들어가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

문가들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최근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프레임워크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 선택 과정에

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침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추상적 개념이나 변수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나 개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실제 통계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을 의미.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측정하거나 실험 변수를 조작할 때 연구

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이라 할 수 있음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와 실험을 위한 조작적 정의로 구분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는 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기술함. 예를 들어 

‘대입 수험생의 성적은 수학 능력 시험 점수와 내신 등급의 합으로 측정한다’

고 정의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실험을 위한 조작적 정의는 실험 설계에서 연구자가 실험 변수를 조작하는 세

부 내용을 기술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정책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보통 실험

보다는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개념화conceptualization 또는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는 용어의 추상적 개

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는 이러한 개념을 누가 측정하더라도 현실

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즉, 조작적 정의는 개념에 대한 측정

의 문제와 관련한 것임. 개념적 정의는 측정 대상이 갖는 속성에 대한 개념적·

추상적 표현임에 반해, 조작적 정의는 그 속성에 대한 경험적·구체적 표현임. 

다시 말해,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것임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함. 이하에서는 ‘의

회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 관계 검증 연구’를 통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남궁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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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적 정의

	‘의회 신뢰’는 기능적 신뢰와 규범적 신뢰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의회에 대한 기능적 신뢰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구체적 정책 산출에 대한 경

험을 토대로 나타난 의회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지지 또는 만족’이며, 규범적 

신뢰는 ‘의회의 존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이나 의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으로 나타나는 상징적·규범적 차원의 지지 또는 수용’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의회 신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

로는 정치적 효능감 이외에도 국회 의원과의 접촉 정도, 정당 선호의 성향, 국

회 의원의 자질에 대한 인식, 지역구 의원의 성과, 생활 만족도와 국회의 기여

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여기에서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 즉 개인의 정치적 자신감 내지 정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2) 조작적 정의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의회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

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 이 경우 자료는 시민의 태

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조작적 정의는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인 시민의 태도를 묻는 문항을 

통하여 설계되며,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묻는 아래와 같은 문항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함

의회에 대한 기능적 신뢰

① 역대 국회의 활동을 회고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② 현 국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에 대한 규범적 신뢰

①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② 우리나라에 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③ 	국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지나치게 따지고 문제 삼는 것은 국민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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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자료의 지표화

정치적 효능감

① 내가 투표를 하건 안 하건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②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누가 국회 의원이 되건 어느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건 국회 활동이 다 마찬가지다.

④ 국회 의원들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⑤ 국회의 활동은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다.

⑥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 없다.

	지표 체계에 맞는 지표를 선정한 이후에는 관련 지표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이

에 적합한 통계 자료를 지표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

	통계 자료를 그대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에는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가공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출산율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단순히 출생아 수로 비

교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을 통해 파악.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지표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

	예컨대 시계열 비교, 지역 간 비교 시 연도별, 지역별로 인구 구성비 등이 달라

지므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함. 또한 임금 등과 같이 화폐로 표시되는 지표

의 경우 물가 상승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질 금액으로 표시하거나 기준 재화

의 상대 가격으로 표현하여야 함

통계 자료에서 지표로 변경 사례

통계 자료 지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3~5세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자살자 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연령 표준화 필요)

가구 소득 균등화된 가구 소득(가구원 수로 균등화, 실질 금액)

공원 면적 1인당 공원 면적

도시별 미세 먼지 농도 인구 가중 평균 미세 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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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작성이 끝나면 평가를 통하여 지표를 검토하여야 함. 지표 검토 기준은 지

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실과 잘 부합하는가를 검토하는 타당도와 일관성을 가

진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정책 연구에서 측정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

게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냄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

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결국 측정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

의의 타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타당성은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또는 논리적 타당성logical validity, 기

준 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또는 경험적 타당성empirical validity, 구성 개념 타

당성construct validity으로 구분

(1) 내용 타당성

	내용 타당성(논리적 타당성)은 측정 도구에 포함된 내용, 즉 측정 도구를 구성

하는 측정 지표(문항)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가를 의미함. 

다시 말해 측정 도구에 포함된 지표(또는 문항)가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도구의 대표성 또는 표본 문항 추출의 적절성을 의미함

	내용 타당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함. 정책 지표 작성자

가 스스로 대표성을 검토했다면 자기 타당성 평가self-validated 과정을 거친 것

으로 볼 수 있음.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내용 타당성을 점검할 수도 있음

	이 밖에도 측정 대상과 관련한 기존 지식이나 이론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

는 방법, 패널 토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

법이 있음. 이와 같이 측정 지표의 내용 타당성은 본질적으로 검증이 어렵고,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를 지님

(2) 기준 타당성

	기준 타당성은 하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다른 기준에 적용

하여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난 관련성 정도를 의미함. 이미 타당성이 있

다고 알려진 다른 기준과 비교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 

타당성은 이미 타당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기준과 관련해서 타당성을 검토

하기 때문에 경험적 타당성이라고 부르기도 함

1) 타당도 검토

 

<나. 지표 검토> 부분은 「행정조
사 방법론」(남궁근, 2017)의 제 
11장을 요약‧소개한 것임.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독자는 위
의 책에서 참조

나. 지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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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 시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채용 시험 합격자의 시

험 성적을 채용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무 성과와 비교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채

용 시험과 근무 성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채용 시험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앞의 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정 도구의 기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그 측정 도구를 적용하여 얻은 측정값과 기준 변수를 적용하여 얻은 측정

값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함. 상관 분석 결과 상관 계수가 크면 기준 타당도

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준 변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간략한 이론과는 달리 실제 기준 타당성을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

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그 이유는 첫째 측정 도구의 기준 타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둘째는 기

준으로 사용하는 속성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기준 타당성은 이론적으로는 간결하면서

도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 정책 연구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

이 존재함

(3) 구성 개념 타당성

	구성 개념 타당성이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

정 도구에 의하여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즉, 구성 개념 

타당성은 이론적 구성 개념과 측정 도구 또는 측정 수단들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구성 개념의 타당성은 측정 도구들의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차별적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판단할 수 있음

	수렴적 타당성은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

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즉,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측정 지표들 간의 상

관관계가 높으면 이러한 측정 지표는 타당성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타당

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수렴적 타당성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

더라도 그 측정값들은 하나의 차원으로 수렴하여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 예를 들어 수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주관식 시험이라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주제를 정하여 상호 토론하는 측정 도구를 사용했

다고 하면, 이때 지원자들이 주관식 시험에서 얻은 점수와 상호 토론에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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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두 측정 도구는 지원자의 수학 능력이라는 개념

을 측정하는 수렴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차별적 타당성이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임. 상이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들 간의 상관

관계가 낮을 경우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임. 

(1) 측정 신뢰도

	측정에서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

여 반복 측정할 경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측정을 반복할 때 동일한 측정 결과를 가져온다면 측정 결과를 예측할 수 있

고, 따라서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측정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됨 

�첫째,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관한 것인 안정

성 신뢰도stability reliability임. 안정성 신뢰도는 ‘그 측정 도구가 상이한 시점에 적

용해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가?’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둘째, 연구자가 복수의 측정 지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즉 설문 조사에서 하나

의 구성 개념을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과 같이 구성 개념의 조작화에서 

복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동등성 신뢰도equivalence reliability임. 동

등성 신뢰도는 ‘척도를 적용할 때 상이한 지표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의미함

셋째,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복수의 관찰자(평정자)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

는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임. 코더 간 신뢰도는 복수의 코더(평정자)

가 똑같은 대상을 측정한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여러 하위 모집단 또는 하위 집단들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집단 대표성 신뢰도representative reliability임. 이 경우의 질문은 ‘그 측정 지표를 

상이한 집단에 적용할 때 동일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임. 하나의 구

성 개념에 대한 측정 지표를 상이한 하위 모집단, 예컨대 상이한 인종, 성, 연령 

집단 등에 적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측정 지표는 대표성 신뢰

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신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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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추정 방법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신뢰도 추정 방법을 알아야 하

고, 신뢰도 추정 방법은 재검사법, 복수 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분석 등 크

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① 재검사법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은 신뢰도의 개념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으로 동일 측

정 도구를 동일 상황에서 동일 대상에게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한 결과를 비교

하는 것임

		재측정 기간으로는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음. 동

일 대상에 대하여 측정을 두 번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측정값이 얼마

나 상관도가 높은가를 평가하여 신뢰도를 계산함. 

		이때 자료 수집 방법이 면접·질문서·실험 등인 경우에는 두 번이면 충분하고 

직접 관찰이면 두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경우 

검사-재검사의 상관 계수가 신뢰도의 추정치가 됨

② 복수 양식법

	복수 양식법multiple forms techniques은 재검사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성숙 요인 

또는 역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으로 시

간적 간극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형태의 두 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

하여 동일한 표본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함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측정값을 서로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평가하여 신뢰도를 추정함. 그러나 이 방법은 둘 이상 측정 도

구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두 측정 지표의 차이가 측정 도구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해서인지, 신뢰도가 

낮기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재측정 방법은 재측정 시차로 인
한 효과를 통제해야 하지 않나요?
재측정에는 정의상 일정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관적 측정치의 경우 재측
정 시까지의 경과 시간이 짧더라
도 심리적 변화에 따라 측정 결과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
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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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분법

	반분법split-half method은 측정 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을 독립된 척

도로 보고 이들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것임 

		반분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첫째, 측정 도구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 둘째 양분된 측정 도구의 문항, 또는 항목의 

수는 그 자체가 각각 완전한 척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함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문항들을 짝수와 홀수 문항으

로 구분하여 그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계산함으로써 신뢰도를 추

정함 

		반분법이 가지는 단점은 항목들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신뢰도 계수의 추

정치가 달라진다는 것임. 짝수 문항과 홀수 문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구성 개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내적 일관성 분석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은 단일 신뢰도 계수를 계산할 수 없다

는 반분법의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모든 가능한 반분 신뢰도를 구한 다음 그 

평균값을 추정하는 방법임 

		이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인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항목, 즉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 배제함

		이 방법은 반분법에서 얻을 수 없었던 유일한 신뢰도 계수를 얻을 수 있으므

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

법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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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표 나열 방식

04
결과 종합

1) 표나 그래프 작성 예시

정책 지표를 작성한 이후의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은 지표의 작성 목적과 성격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지표 나열 방식Dashboard or Set of Indicators:  지표를 별도의 합산 과정 없이 표, 

그래프, 지표 상황판 등으로 개별 지표 값 자체를 나열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 

	종합 지수Composite Indicators:  개별 지표를 하나의 값으로 종합하여 보여 주는 

방식 

	지표 나열 방식은 말 그대로 작성한 모든 개별 지표들을 모두 나열하여 보여 

주는 방식임. 이 방식은 모든 결과 값 또는 변화 방향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종합 지수를 작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중치 배분 등에 따른 정보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그러나 개별 지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개별 지표 각

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집계된 하나의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 변화의 정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반인이 지표를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표가 가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하

기 위하여 인포그래픽, 표나 그래프를 이용한 요약, 지표의 추세(증가, 감소)를 

보여 주는 지표 상황판, 대표 지표headline indicators 등을 활용함

(1) 한국의 사회 지표

	「한국의 사회 지표」(통계청)의 경우는 영역별로 해당되는 모든 지표를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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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열해서 보여 줌 

	많은 지표들을 연도별 세부 항목별로 보여 주고 있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제시

하고 있지만, 개별 지표의 변화 방향이나 전체 지표 체계의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짐

	이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서 최종 결과물보다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지표의 특성이나 

성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는 개별 지표들의 수치를 보고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변화 방향, 증감의 원인을 이해하기는 어려움

(2) 국가 발전지표

	국가 발전지표(통계청)의 경우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고 있지만 지표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또한 각 영역별로 좀 더 핵심이 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지표에 대한 그래프 제시를 통해 지표의 변화 방향,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설

명, 관련한 다른 지표들(보조 지표, 국제 비교 지표),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 등 

각 지표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음

	이 경우 개별 지표에 대한 정의와 변화 추세, 변화가 가지는 의미 등이 포함되

어 있어서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이해하기가 용이 

	또한 관련 통계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 발전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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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 상황판이란

	지표 상황판은 지표 전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지표 체계가 의미하

는 것 또는 지표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예를 들면 변화 방향, 변화 정도 

등)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

	전체 지표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는 지표 나열식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 지표를 이용하거나, 전체 지표의 증감을 한눈에 보여 줌 

	지표의 변화 추세나 증감을 보여 주는 방식의 경우 전체 지표에 대한 요약된 정

2) 지표 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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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전체적인 지표의 변화 추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줌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개별 지표의 변화 추세를 한눈에 보여 줄 뿐 아니라 영

역별로 개선된 지표와 악화된 지표의 비율, 전체적으로는 악화와 개선의 비율 

분포 양상, 개선 지표가 많은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비교 등을 요약적으

로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임

(2) 지표 상황판 선택 방법

	지표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식의 지표 상황판을 선택하여 구성함. 간단

한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또는 영역별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간략하게 보여 주기도 함

	목적이 여러 개 중복될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른 지표를 같이 포함할 수도 있어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사례 1. 목표치가 있는 지표의 경우

최종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매년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평가 가능(매년 1% 증

가 등). 예를 들어 OECD SDG 지표 작성(다음 그림 참조)은 각 지표별 목표치

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로 평가. 원 안의 회색 선이 목표치로, 각 지표별 바가 회

색 선에 가까울수록 목표치에 많이 도달했음을 의미함

 

사례 2. 지역 간 비교가 목적인 지표

지표별로 비교 지역 간 순위를 정해서 평가 가능

 

사례 3. 시계열 비교가 목적인 지표

연도별 변화량의 증가나 감소를 파악하여 이를 평가 기준으로 설정

(3) 판정 기준 

	지표 상황판에서 최근 추세 판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개선과 악화를 판정할지 판정 기준의 결정임

	개선과 악화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평가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고, 

작성되는 지표 작성 목적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평가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한 다양한 표시를 활용하고 있음. 다음 표는 이러한 평가 기준과 표시

의 사례를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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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SDGs 지표의 나라별 작성 사례

다양한 평가 결과 표시 사례

표시 특징 사례

얼굴 표정과 신호등 벨기에 통계청(국민 삶의 질 지표)

방향 표시와 신호등 네덜란드 통계청

기호와 신호등 호주 통계청(MAP), 영국 통계청, 
스위스 통계청, 아일랜드 통계청

날씨 Eurostat, 독일 통계청
오스트리아 통계청

++  +  –  –– 부호로 표시 지속 가능 발전 지표

화살표로 방향 표시 통계청(녹색 성장 지표)

출처 Eurosta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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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의 작성 목적과 주제에 따라 해당 지표 체계에 맞는 적절한 기준 설정이 

필요(Eurostat, 2014)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됨(사례 1 참고)

	그러나 평가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부분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

므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기존 사례 검토,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결과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사례 2 참고)

사례 1

다양한 지표의 평가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른 판정 결과 사례

Eurostat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지표별 판정 기준 사례를 보면, 각 사례별로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같은 지표를 평가했을 때 평가 결과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Eurostat(2014), Getting 

messages across using indicators 참고)

지표값(분석 기간)
계산 방식 평가 항목 평가 기준

기준년 최근 자료

벨기에 기준년 자료 최근 자료 연평균 증가율 Positive, Neutral, Negative 1%

Eurostat 기준년 자료 최근 자료 연평균 증가율
Positive, Moderately Positive

Moderately Negative, Negative
0~1%, 1%

독일 기준년 자료 최근 자료 연평균 증가율 Positive, Negative 0%

네델란드 분석 기간 내 모든 연도 지표값 활용 OLS 회귀분석 Positive, Neutral, Negative 95% 신뢰 수준

스위스 기준년 3개 연도 평균 최근 3개 연도 평균 변화율 Positive, Neutral, Negative 3%

영국 기준년 3개 연도 평균 최근 자료 변화율 Positive, Neutral, Negativ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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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 상황판 해외 사례: 스위스 지속 가능 발전 지표

	지표 상황판 방식으로 지표를 보여 주는 것은 국가 단위 통계청에서 많이 활용

하는 방식으로 현재 OECD BLI, 영국의 National Wellbeing, 뉴질랜드의 지

속 가능 발전 지표, 오스트리아의 삶의 질 지표, 스위스의 지속 가능 발전 지표 

등이 있음

	스위스 사례의 경우 영역별로 개선과 악화 지표를 합산하여 개선 지표가 많은 

영역, 악화 지표가 많은 영역을 한 번에 보여 주는 것이 가능함. 아래 그림은 영

역별로 개선과 악화 지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음

	그림에서 보면 10개 영역별로 개선 지표와 악화 지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

지를 보여 줌. 개선 지표는 +1(녹색), 보합일 경우 0, 악화 지표는 –1로 점수를 

주고, 영역별 지표 수에 따라서 합산함. 예를 들어 한 영역의 지표가 5개가 있

다면 최대 +5~-5까지 점수가 분포할 수 있고, 합산한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음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면 1, 2, 5, 10번 영역은 개선 추세의 지표가 많이 있는 

반면, 3, 9번 영역은 악화 추세의 지표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Eurostat, 

2014)

스위스의 aggregated dashboard 작성 사례

출처 Eurosta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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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 가

능 발전 지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음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에서는 개별 지

표의 분석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 추세(개선 추세, 악화 추세, 유보)와 단기(최

근 2년) 추세를 3%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개선(++)/악화(--)’로, 3% 미

만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개선(+)/악화(-)’, 변화가 없는 경우 ‘불변’으로 

표시하여 제시함

	「국민 삶의 질 지표」(통계청)의 경우는 영역별 지표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71개 지표 각각의 수치를 제시하는 것으로는 전체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 지표가 삶의 질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개선, 악화, 또는 

보합으로 판정하여 한눈에 보기 쉽도록 아이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음

	이는 개별 지표의 변화 추세도 한눈에 확인 가능할 뿐 아니라 개별 영역에서는 

몇 개의 지표가 개선이고 악화인지, 전체적으로 악화와 개선의 비율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개선 지표가 많은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차이는 어떠한지 등 

변화 추세를 요약적으로 보여 줌

사례 2

국민 삶의 질 지표 추세 기준 검토 과정 사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작성

	80개 지표는 비율 지표와 수치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다양한 단위의 지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표별로 작성 주기, 최초 생산 연도, 최근 생산 연도가 상이

	최근 추세를 판정하는 기준은 장기와 단기(최근 변화율)로 나눌 수 있으며, 증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이나 지표별 연평균 증감률을 고려해 정할 수 있음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최근 5년 치 이내의 값만 있는 지표가 많아 장기 추세는 불가능

1. 아래의 세 가지 방식으로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함

1) 모든 지표에 동일한 기준 적용(0%, 1%)

	개선/악화 전기 대비 지표의 증감률 ≥ ± 1% 

	보합 전기 대비 지표의 증감률 ＜ ± 1%

	0% 기준일 경우는 전년과 동일한 수치가 아니라면 모두 개선/악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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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기간의 평균 변화율을 고려한 판정 기준 

	개선/악화 최근 변화율 ＞ 1/2 |평균 변화율| (지표가 삶의 질에 미치는 방향에 따
라 개선/악화 판단)

	보합 최근 변화율* ≤ 1/2 |평균 변화율*| 

*최근 변화율: 전년 대비 변화율(2년 주기 이상일 경우 최근 자료)

*평균 변화율: 2000년(또는 이용 가능한 시점)~최근까지 연간 변화율의 평균

3) 연평균 증감률을 고려한 판정 기준

최근 측정값을 제외한 5년간의 연평균 증감률(기하 평균) 대비 최근 증감률로 판정 

2년 주기 자료의 경우 최근 자료를 제외한 4년간의 연평균 증감률로 판정

일부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는 있는 자료만으로 판정

    	 ① 	개선/악화 최근 측정값의 전기 대비 증감률 ≥ (최근 측정값 제외) 5년간 연평

균 증감률(지표가 삶의 질에 미치는 방향에 따라 개선/악화 판단)

    	 ② �보합 최근 측정값의 전기 대비 증감률 ＜ (최근 측정값 제외) 5년간 연평균 증감률

    	 ③ 	판정 불가 3년 이상 주기를 가지는 지표, 최근 5년간 자료가 3개 미만인 경우

2. 세 가지 판정 기준에 따른 결과 비교(2017년 8월 기준 자료)

추세

개선(▲) 보합(~) 악화(▼) 판정 불가 

1. 동일 기준
0% 42(52.5%) 4(5.0%) 34(42.5%) -

1% 32(40.0%) 18(22.5%) 30(37.5%) -

2. 평균 변화율 31(38.8%) 18(22.5%) 31(38.8%) -

3. 연평균 증감률 22(27.5%) 24(30.0%) 27(33.8%) 7(8.8%)

1) 모든 지표 간 동일 기준 적용 시 문제점

	지표 간 변화율 정도가 다 다른데 하나의 기준으로 판정함에 따라 다른 지표에 비
해 변화율이 작은 지표나 변화율이 큰 지표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함

	예) 매년 5% 이상 증가율을 보이는 지표인데 1%만 증가하여도 개선으로 판정, 
또는 평균 0.1%의 증가율을 보이는 지표이나 0.5%가 증가하여도 보합으로 판정

2) 연평균 증감률과 평균 변화율을 고려한 판정 기준의 문제점

	연평균 증감률과 평균 변화율을 고려하는 것은 개별 지표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반
영하고자 하는 의미이나, 역시 ‘보합’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음

	변화율이 적으나 증가나 감소 추세가 뚜렷한 지표의 경우도 보합으로 판정 
예) 기대 수명, 산업 재해율, 고등 교육 이수율 등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율이 낮아지

기는 했지만 꾸준히 개선되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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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지수는 전체 지표를 합산하여 하나의 수치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지표 체

계에 따라서 전체 종합 지수, 영역별 종합 지수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경제 분

야에서 주로 사용하며, 소비자 물가 지수, 경기 종합 지수 등이 대표적임

	종합 지수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지표 통계들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하여 보

여 준다는 점임

	반면 단점은 각각의 지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 많다는 점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자의성이 포함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작성 

결과에 대한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종합 지수보다는 각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총합 

측정값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함(Stigliz et 

al., 2009) 

	개별 지표가 같은 단위와 같은 성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단순 평균이나 각 지표

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 평균을 적용. 예를 들어 설문 조사로 작성한 여러 개의 

항목들을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는 경우 등

	실제 지표 작성 시에는 모든 지표가 이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행정 자료와 조사 자료를 혼용해 작성하기도 하고, 각 지표별 단위도 서

로 상이함

	이 경우 이들 지표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의 값을 표준화하는 과정이 

 

종합 지수를 만드는 방법은 가중
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시보드 
방식이라고 해서 가중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균등 가중치를 부여
하고 있다는 점임. 또한 대표 지
표(Headline)를 선정하는 방법
은 대표 지표에는 1, 나머지 지표
에는 0의 가중치를 주는 방법임

3.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개별 지표의 연평균 증감률을 고려하더라도 변화율과 단위가 다른 모든 지표를 동
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악화에 이미 지표의 값 변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수치가 아
닌 개별 지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여기에는 전문가의 주관적

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  현재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추세 판정 기준은 모든 지표에 동일한 기준(0%)을 적용

하여 수치의 증감만으로 추세를 판정하고 있음

나. 종합 지수
1) 종합 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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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합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합산 방식과 가중치 부여 방법에 대한 검

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함   

지표를 합산하기 위해서 자료 보정, 표준화 단계, 가중치 부여, 합산 방법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함

(1) 자료 보정

지표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자료 보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활용되는 지표들이 모두 같은 주기의 장기 시계열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적이

지만, 이를 충족하는 지표는 실제로 매우 한정되어 있음. 지표의 성격에 따라

서 작성 주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표의 작성 기간과 공표 시기도 다양함

	따라서 작성 주기가 서로 상이한 지표를 동일한 분석 기간에 합산하기 위해서

는 내삽이나 외삽을 통해 자료의 보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자료를 보정하지 

않고 작성할 경우는 연도별로 합산되는 지표의 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보정 예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년 주기 지표 실제 값 보정 실제 값 보정 실제 값 보정 실제 값 내삽

산출 시기에 
따른 보정

보정 실제 값 실제 값 실제 값 실제 값 실제 값 보정 외삽

(2) 지표 검토

	지표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계수, 군집 분석 

등) 등의 과정을 거쳐 지표와 차원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이론적 프레

임워크와 비교, 지표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임 

	다음에 나오는 종합 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단계 이후, 종합 지수 작성 결과

를 점검하기 위한 단계를 거쳐 개별 지표와 종합 지수 작성 결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감

2) 지수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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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

구축된 지표들의 서로 다른 측정 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방법에

는 순위화 방법, Z-스코어, 최대 최소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음(표 참조)

(4) 가중치 부여 및 합산

	지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도 합산하는 방법의 결정뿐 아니라 지표의 가중치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각각의 지표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동일 가중치로 합산할 것인지, 지표

의 중요도나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함 

	동일 가중치를 합산하여도 영역별로 지표의 개수가 다르다면 영역별 지수는 

지표의 개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보이게 됨. 예를 들어 지표 수가 2

개인 ‘A’ 영역과 지표 수가 4개인 ‘B’ 영역의 종합 지수의 경우, 실제 동일 가중

치로 합산하여도 ‘A’ 영역의 지표들은 1/2의 가중치를 가지게 되고, ‘B’ 영역 

지표는 1/4의 가중치를 가지게 됨

 

본 교재에서는 종합 지수 작성 과
정과 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문
제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
고 있음. 종합 지수 작성 방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OECD 핸드
북(OECD,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참고

자료 보정시 주의 사항

	두 기간 사이의 값을 보정하는 내삽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외삽의 경우 보정
된 값이 실제 값과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일정하게 증감하는 지표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으나 증감 폭이 크게 나타나는 지
표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실제 수치와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특히 과거 자료나 최근 자료를 1년이 아닌 3~4년 이상 외삽할 경우 이러한 증감 
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과거 5년 간의 증가률을 보정 시에도 똑같이 적용하

기 때문임

	사례: 투표율 지표
     ① 5년 주기 2007년과 2012년 값으로 2013~2015까지 외삽

     ②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투표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해 외삽할 경우 2013년 단년도의 자료 보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15년

에는 83.8%의 높은 값으로 보정됨

실제 값 보정된 값

200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표율 63.0 75.8 78.5 81.1 83.8

* 이 경우 실제값(2017년 77.2%)과의 괴리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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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종합 지수로 작성하고자 한다면 지표의 선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

요가 있음. 개별 지표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지수를 합산한다면 영역

별 지표의 개수를 동일하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표별

로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될 수 있도록 다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OECD SDGs 지표 보고서에서 검토된 표준화(normalisation) 절차의 장단점

 비율 척도 수정된 Z-스코어 시간 거리 방법

해석
•   국가 X는 현재 기본 점수(실제 성

과의 10번째 백분위 수)에서 세부 
목표까지의 Y%를 달성해야 함

•  국가 X는 세부 목표보다  짧은 Y 표
준 편차임

•    평소와 같은(BAU) 시나리오에서, 
국가 X는 세부 목표에 도달하기까
지 Y년이 필요

공식
•   공식은 BAU 진행 곡선의 추정 형

태에 따라 다름

측정 데이터 
조정

•   현재 성과의 최소값: 세부 목표 수준 •   국가 점수의 현재 분포(분산): 세부 
목표 수준

•   선형, 지수형 또는 기타  예상되는 
개선 속도, 세부 목표 수준

새로운 국가의 
포함에 대한 

민감성

•   점수가 기준선보다 낮은 국가는 추가
•   정규화 절차에 포함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
록 경계를 변경함

•   정규화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경
우, 세부 목표와의 전체 거리가 등
록되지 않도록 Null 점수를 지정함

•   새로운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표준 
편차 − 표준화된 측정 단위 −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정규화 과정
에 포함되어 있다면). 결국 이것은 
국가가 달성해야 할 세부 목표에 
표준화된 단위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추세가 국가마다 다르므로 새로운 
국가는 정규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

장점

•   광범위하게 사용됨
•  계산하기 쉬움

•   유사국 간의 최하위에 있는 국가는 
여전히 관련해서 평가될 수 있음

•   모든 국가가 세부 목표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모두 비슷하게 형편
없이 수행하고 있으면 점수를 낮춤

•  이해하기 쉬움
•   예상 달성 날짜를 2030년 마감일

과 쉽게 비교

단점

•   하한선 아래 점수를 가진 국가의 
경우 세부 목표와의 실제 거리는 
표시되지 않음. 극단 값은 정규 분
포를 왜곡할 수 있음

•   비율 적도 정규화는 작은 간격 내
에 있는 지표의 범위를 넓힐 수 있
음(영향은 Z-스코어 때보다 큼)

•   단위 크기는 기준 연도의 국가 점
수 표준 편차에 의존하므로, 표준
화는 국가들의 평균이 주변에 집중
되면 결과를 과도하게 왜곡할 수 
있음(영향은 그러나 비율 척도보다 
작음)

•   결과는 추세의 형태(선형, 지수형 
등)에 대한 가정에 크게 의존함

•   국가가 모든 지표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세부 목표
에 연도로 표시된 결과는 지표 사이
에서 평균화할 수 없음. 퇴보할 것
이 예상된다면, 그 세부 목표를 충
족하는 데 무한한 시간이 걸릴 것

출처 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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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자료의 합산 시 고려할 점

1. 산출 시점이 기준 연도보다 늦은 경우

지표의 산출 시점부터 기준 연도까지 외삽할 경우 보정할 지표가 많고, 보정해야 할 

연도가 많을 경우 전체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

1) 캐나다 CIW와 같이 동일한 값으로 보정(외삽)할 경우 

	과거 자료를 보정할 경우 모두 동일한 값이 들어감으로써 변화가 없는 것으로 측
정되는 결과 초래 

	최근 자료를 보정할 경우 영역 내에서 보정되는 지표의 수가 많으면 전체 추세(증
가 또는 감소)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예, 분석 기간이 2006~2015년인 자료에서 2013년에 신규로 작성되는 지표(전
체 7개 지표 중 4개)를 2006~2013년까지 모두 100으로 외삽하는 경우

    ① 7개 지표 중 2006년부터 작성되는 3개 지표만 합산(A)

    ② 	2013년부터 작성되는 4개 지표를 2006~2013년까지 100으로 외삽(B). 4개

의 지표가 2006~2013년이 모두 100이므로 이의 영향으로 종합 지수의 값이 

낮아짐

2) 외삽하지 않고, 산출되는 시점부터 합산할 경우 

	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되 외삽을 하지 않고, 산출되는 시점에서부터 기
준년 값(100)으로 포함할 경우 전체 지수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 분석 기간이 2006~2015년인 자료에서 2013년에 신규로 포함되는 지표가 
전체 7개 지표 중 4개가 있으면, 2013년의 종합 지수가 100으로 포함되는 4개 

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① 	7개 지표 중 2006년부터 작성되는 3개 지표만 합산(A)

    ② 	2013년부터 작성되는 4개 지표를 2013년에 100으로 합산(B)

    ③ 	2013년부터 작성되는 4개 지표를 2013년 평균 지수 값으로 합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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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나, 측정 단위가 다른 지표들을 합산하여 

종합 지수를 산출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준년 대비 변화율을 

통해서 변화 정도를 합산하고 이를 기준 연도와 비교하는 방식임

	대표적으로는 캐나다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Michalos et al., 2011), 과거 일본의 신국민 생활 지

수(PLI)People’s Life Indicators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하여 지수를 작성하였음

(일본 국민생활국, 1999)

(1) 캐나다의 CIW 종합 지수 작성 사례 

① 작성 방식

지표별로 기준년 대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계산한 후 동일 가중치

를 부여하여 영역별 및 전체 지수로 합산하여 제시

② 영역 및 지표

8개 영역별 8개 지표를 구축하여 전체 64개 지표로 구성(종합 지수를 염두에 두

고 영역별 지표 수를 동일하게 구성)

3) 작성 사례 

	아래 그림에서 보면 100으로 합산할 경우 2013년 영역 지수가 전년 대비 매우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개별 지표의 수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잘못 해석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위의 “C”와 같이 중간에 투입되는 지표는 100이 아닌 신규로 투
입되는 시점(2013년)의 평균 지수 값으로 변환하여 투입하면 기존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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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정

	내삽과 외삽을 통하여 보정된 자료를 활용하며, 내삽은 두 기간 사이의 선형 

보간법으로 작성하고, 외삽의 경우 과거와 최근 자료 모두 동일한 값으로 

보정 

	2016년 보고서의 분석 기간은 1994~2014년으로 기준 연도 이후에 자료가 

작성된 경우 작성 시점부터 기준년까지 모두 동일한 값이 포함되고, 2014년 

자료가 아직 산출되지 않은 경우는 가장 최근 자료와 동일한 값으로 보정

	예를 들어 1995~2012년까지 산출되는 지표의 경우, 1994년은 1995년

과 동일한 값으로 보정되고, 2013~2014년은 2012년과 동일한 값으로 보

정됨

④ �작성 결과

	전체 8개 영역을 단순 평균한 종합 지수와 함께 각 영역별 종합 지수를 시계열

로 제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영역별 지수 및 종합 지수의 변화 파악 가능 

	전체 종합 지수와 비교했을 때 증가 추세가 낮은 영역, 높은 영역과의 비교 가능

 

캐나다의 CIW 작성 결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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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점과 단점 

�장점: 지수의 변화를 %로 해석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며, 매년 

새로운 관측 값이 추가되더라도 이전 연도의 종합 지수가 변하지 않음

�단점: 개별 지표를 표준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표의 증감률이 급격히 변화

할 경우 종합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변화의 폭이 큰 한두 개의 지표에 

의해 영역별 종합 지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2) 일본의 신국민 생활 지표People’s Life Indicators의 종합 지수 작성 사례 *

① 작성 방식

지표별 증감 추세를 표준화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 년도의 지표 변화율의 절

대치 평균을 1로 표준화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표별로 기준 연도 대비 대칭 

변화율을 산출하고, 분석 기간 동안의 변화율을 누적한 표준화 변화율을 적용하

여 개별 지표의 지수를 산출

일본 PLI의 표준화 산출식

단계 산식

1단계
대칭 변화율 산출 

(D: 개별 지표, t: 시점)

실제 수치
      

구성 비율      

2단계
표준화 인자의 산출

(N: 표준화 기간의 시점 수)

3단계
표준화 변화율

4단계
표준화 지수의 산출

실제 수치
      

구성 비율      

* �일본의 신국민 생활 지수(PLI)는 과거에 작성되었던 지수로 현재는 작성되지 않고 있으나 
종합 지수 작성 방법 비교를 위해 사례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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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중치

영역 간, 영역 내 동일 가중치로 합산

③ �보정

	내삽과 외삽을 통하여 보정된 자료를 활용, 내삽의 경우 두 기간의 기하 평균

을 활용하여 산출하고, 외삽의 경우 과거 자료는 외삽하지 않고, 최근 자료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외삽

	예를 들어 1990~2000년 사이의 지수를 산출한다고 할 경우, 1995년부터 생

산된 지표의 경우 과거 수치는 외삽하지 않고 1995년 자료부터 사용하고, 

1999년까지 자료가 생산된 지표의 경우는 2000년 자료를 최근 3년간

(1997~1999년)의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외삽

④ �장점과 단점

	 	지표별 증감률의 추세를 동일하게 표준화해 특정 지표의 급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종합 지수의 변화폭을 안정화

	지표별 추세를 과도하게 표준화함으로써 지표별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각 지

표의 분석 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기준으로 표준화함에 따라 매년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종합 지수도 매년 달라져서 이용자들의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

(3) 캐나다의 CIW와 일본의 PLI의 종합 지수 작성 방식

	캐나다의 CIW와 일본의 PLI의 종합 지수 작성 방식은 모두 기준년 대비 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종합 지수 방법별 시산 결과

100.0

105.0

115.0

110.0

12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캐나다 방식

일본 방식

115.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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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일본 방식 비교

의 시계열 변화를 종합 지수화하여 보여 주는 방식임

	두 방식 모두 단위가 서로 다른 지표를 종합 지수화하는 방법으로, 두 방식의 

큰 차이점은 캐나다는 개별 지표의 변화를 표준화하지 않고 합산한 반면, 일본

은 개별 지표의 변화량을 표준화하여 합산한 것임

	두 가지 방식을 국민 삶의 질 지표에 적용하여 종합 지수를 산출하면 같은 자

료를 활용하여도 캐나다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캐나다 CIW 일본 PLI

합산 방식
•  지표별, 영역별 증감률을 동일 가중치 산술 평균으로 
계산

•  지표별 증감 추세를 표준화해서 작성
•  대칭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로 나눈 표준화 변화율을 구
해 개별 지표를 표준화 

자료 보정
•  내삽: 선형 보간법
•  외삽: 최근 값으로 동일하게 외삽
•  양방향 모두 동일 

•  내삽: 기하 평균 
•  외삽: 최근 3년 변화율 평균을 적용하여 외삽
•  과거 자료는 외삽하지 않음

표준화

•  표준화하지 않음
•  전년 대비 증감율로 지수 산출(기준 연도 100으로 투입)

•  (긍정 방향)  × 100

•  (부정 방향)  × 100

•  각 해 변화율의 절대치 평균을 1로 표준화하여, 지표별 
표준화 지수는 기준 연도(100) 기준 각 해의 변화율을 
누적 가공

•  대칭 변화율 산출(비율과 수치 지표를 분리하여 다른 
계산 방식 적용)

•  표준화 인자 산출
•  표준화 변화율 산출
•  표준화 지수 산출
•  (긍정 방향)  (개별 지수)
•  (부정 방향)  (개별 지수) 

종합 지수

•  영역: 개별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율의 평균을 동일 가
중치로 산술 평균

•  전체: 영역별 동일 가중치 산술 평균- 영역별 지표 수 
통일(8개)

•  영역: 개별 지표의 표준화 지수를 동일 가중치로 산술 
평균

•  전체) 영역별 동일 가중치 산술 평균

장점

•  매년 새로운 관측 값이 추가되더라도 이전 연도의 종
합 지수가 불변

•  지표별 증가율의 단순 평균으로 이해하기 쉽고, %로 
해석과 비교 가능

•  지표별 증감률의 추세를 동일하게 표준화(매년 ‘1’씩 증
가)해서특정 지표의 급증에 따른 영향력을 축소시켜 안
정화시킴

단점
•  별도의 표준화 과정이 없어 특정 지표의 증감률이 급
변함에 따라 종합 지수의 불안정성이 커짐

•  추세의 차이를 과도하게 표준화시킴
•  매년 새로운 값이 추가됨에 따라 과거의 종합 지수 전체
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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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BLI의 지수 작성 사례(정해식 외, 2018에서 재인용) 

	 OECD는 BLI 지표를 표준화하고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숫자로 요약
하는 지수화 과정을 개별 연구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각 BLI 홈페이지 이용자들

에게 부여하는 가중치에 대한 나라별 정보를 제공)

	그러나 지표별 상이한 단위로 인한 편의(bias)를 보정하기 위해 최대-최소 방식으
로 표준화 산식과 동일 가중치 부여 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지표의 특성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경우 순기능에 의한 산식을,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경우 역기능에 의한 산식을 활용함

순기능 역기능

Zij = {Xi - min(Xi)} / {max(Xi) - min(Xi)} Zij = {max(Xi) - Xi} / {max(Xi) - min(Xi)} 

* i=지표, j=국가, max(Xi)=해당 지표 중 최댓값, min(Xi)=해당 지표 중 최솟값

	각 영역과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가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동일 가중치
(Equal weight) 방식을 활용하고, 각 영역별 지표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이 경우, 각 지표의 최종 가중치는 영역 가중치와 지표 가중치의 곱임. 예를 들어 
11개 영역은 각각 1/11의 가중치를 가지며, 개별 지표는 해당 영역에 포함된 지

표 수에 따라 동일 가중치가 부여됨

    ① 노동 영역(4개 지표)의 고용률 지표의 가중치: 1/11 × 1/4 = 1/44

    ② 안전 영역(2개 지표)의 살인율 지표의 가중치: 1/11 × 1/2 = 1/22

	지표별 기능을 고려한 표준화 결과와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최종 삶의 질 
지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됨

    ① 	우선 연도(t)의 영역(j)별 지수(BLIjt)는 개별 지표(i)의 표준화 값(BLIijt)과 지표 

가중치(Wi)의 곱의 합으로 계산됨

         BLIjt = ∑(BLIijt × Wi)

    ② 	최종 연도(t)의 개별 국가별 삶의 질 지수(BLIt)는 개별 영역별 지수(BLIjt)와 영

역 가중치(Wj)의 곱의 합으로 계산됨

          BLIt = ∑(BLIjt × Wj)



081PART 2 지표 작성 과정 알아보기 

	지표 작성 이후의 최종 결과물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야 함

	결과물 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결과 보고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약

된 그래프 또는 인포그래픽으로 구분할 수 있음.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

하여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도 함. 책자 보고서에서 인터넷을 통한 시각화를 고려한 자료 제공으로, 더 나

아가 최근에는 이용자가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구성하여 작성자와 이용자

가 상호 작용하는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음

	결과물의 제공 방식은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지식

수준,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결과물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음

① 전문가 대상: 요약된 결과가 아닌 세부적인 보고서, 메타데이터 등 필요

② 일반인 대상: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간략한 요약 보고서

	지표가 지속적으로 작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양하게 활

용되어야 함.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서

비스 방식을 고려하여 결과물을 작성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음

	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① 인터넷을 통한 관련 자료 제공 및 서비스, 

② 이해하기 쉬운 결과물 작성이 필요함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의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짐

	책자를 통한 지표 보고서의 경우 분량의 한계가 있어 시계열 정보나 하위 집단

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음

	인터넷에서의 정보 제공은 보고서의 다운로드뿐 아니라 개별 지표들에 대한 다

05
보고서 작성 및 활용

가. 자료 제공
1) 다양한 자료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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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지표의 정의와 의미, 지표 변화에 대한 해

석, 지표의 시계열 자료 및 하위 집단별 자료, 시각화된 그림이나 그래프 등

	이러한 자료 제공 방식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최근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양방향적인 정보 제공 

방식도 구현되고 있음. ‘flexible dashboard’ 또는 ‘interactive dashboard’

라고 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나 표를 구성할 수 있음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영역과 지표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용자

들이 자신의 관점과 중요도에 따라 11개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

고, 자신이 부여한 가중치로 종합 지수를 산출해 볼 수 있음

	OECD에서는 이렇게 개인들이 부여한 가중치 정보를 수집하여 각 나라별로 

영역별 중요도 차이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아래 그림에서 제시한 것처럼 BLI 홈페이지에서는 각 나라별 비교를 한눈에 

보여 주기 위해 꽃잎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음. 꽃잎의 위치(높고 낮음)

로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나라별 위치를 제시. 꽃잎의 색으로 영역을 구분하

고, 꽃잎의 크기를 통해 각 나라의 영역별 상태를 보여 줌

OECD BLI 사이트 화면

2) 대표적 사례:
 OECD BLIBetter Lif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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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 시 서비스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

에 작성하여야 함

	관련 주제에 대한 설명, 통계 지표에 대한 정의와 설명, 산식 등을 이해하기 쉽

게 작성해야 하고,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

여야 함

	통계표로만 구성된 보고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므로 시계열 변화, 인구 집단별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시각화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방식은 수치를 표가 아닌 그래프로 보여 주는 것임

	그래프는 수치의 변화 추세와 비교 등을 포함한 주요 결과를 쉽고 빠르게 전달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UN, 2009)

	지표를 시각화할 때 지표의 특징(핵심)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 그래픽을 포함

하여 작성하는 인포그래픽을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음 

나. 보고서 작성
1)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도 
고려

인포그래픽 사례(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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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루즈 지역 지표 작성 사례(Santa Cruz County Community Assessment Project)

	인포그래픽이나 요약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지표의 변화 정도나 특징을 이용

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보여 줄 수 있음. 그래프와 그림을 통해서 숫자

나 통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

이 있음

	주요 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시. 예를 

들어 산타크루즈 지역의 지역 지표 작성 결과물을 보면, 전체 지표의 수치와 

요약된 정보를 2페이지로 간략하게 제시함

통계 수치나 지표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수치와 특징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그래프를 선택하여야 함

3) 그래프 선택

2) 인포그래픽이나 
요약 결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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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그래프

각 항목의 비율을 원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로 합이 100%가 되는 세부 항목

의 분포를 보여 줄 때 적당하며 해당 부문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음

(2) 막대그래프

범주형 자료를 보여 주는 데 적당한 그래프로, 각 항목별 비율이나 수치를 표현

하는 방법으로 인구 집단별 특징이나 차이를 보여 줄 때 활용. 합이 100%가 되

는 자료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는 가로 막대그래프를 이용

보통 불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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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그래프

지표의 변화를 선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로 장기 시계열 자료를 보여 주는 데 적당

하며, 여러 항목을 한 그래프 안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함

(4) 산점도

2개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좌표의 평면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그래프

(5) 방사형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는 거미줄 모양으로 선을 그어서 각 변수들을 비교하는 그래프로, 

비슷한 속성을 가진 항목들을 비교할 경우 많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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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6 저임금 근로자 비율

소득과 삶의 만족도(http://happyplanetindex.org)

●  	국가 간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비교를 위해서 y축은 삶의 만족도를 x축은 소득을 놓
고 각 국가별 위치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 가능



087PART 2 지표 작성 과정 알아보기 

2016년 세부 항목별 시민 의식

1
2
3
4
5
6
7

투표 참여

사회,정치
단체 활동 

세금 납부위기 시 군 복무 

법, 규칙 준수 
윤리적/환경 친화적 

상품 선택  

정부 일에 대한 관심 타인의 의견 존중 

●  시민 참여에 해당하는 8개 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하고자 할 경우 그래프의 모양으
로 평균점에서 벗어나는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1990~2015

●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을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보여 주고자 할 때 왼쪽 축은 출
생아 수 단위로, 오른쪽 축은 합계 출산율로 구성하여 같이 비교 가능

(6) 양축 그래프

	Y축을 두 개의 다른 단위로 구성하여 두 개의 축으로 그리는 그래프로,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단위가 다른 두 지표의 변화를 보여 주고자 할 때

는 적정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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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지역별 비교를 위해 지도 위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 수치를 그림으로 보

여 주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됨. 예를 들면 인구 이동에 대한 자료나 지역별 통계 

수치의 비교 시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여 주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래프와 함께 지표의 중요한 부분을 간단

히 요약하는 짧은 설명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도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래프에서 정보 전달 사례

(인구 10 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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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감염병 발병률, 1960~2015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 동향 2016

지도로 표현한 사례

-3.4 ~ -1.5
-1.4 ~ -0.5
-0.4 ~ 0.0
0.1 ~ 1.0
1.1 ~ 3.0
3.1 ~ 14.0

순이동률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률, 2013 서울시 전입 인구 주요 전출지, 2013

 

인포그래픽, 표와 그래프 작성 등
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통계
교육원(http://sti.kostat.go.kr)
의 별도 교육 과정(오피스를 활용
한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정보
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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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의 작성 단계를 거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 절차가 필요함

	한 번 개발된 지표 체계를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지

표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므로 사회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최선의 지표를 선택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도 변

화해야 하고, 해당하는 지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측정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 체계로 단

기적으로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개별 지표는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기도 하고,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표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존에는 생산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표들

이 생산되거나, 기존 지표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작성 방법이 변경되기도 함

지표의 작성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검토와 보완하는 과정 필요

	지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정 정도의 주기(예를 들면 5~10년)

를 두고 지표 체계와 개별 통계 지표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 담당 부서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나 지표 이용자들의 의

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표의 선정 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보완하는 과정

에서도 지표 작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 검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06
관리 및 보완

가.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

나. 주기적인 검토와 보완

•한국의 사회 지표: 7~8년 주기 지표 개편(1979년 개발 이후 5차 개편)
•국민 삶의 질 지표: 2011년 지표 개발 이후, 2018년 지표 개편
•OECD BLI: 2011년 지표 개발 이후, 2019년 지표 개편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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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관리 절차 및 지표 검토위원회 운영 사례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영역별로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을 선정하여 개별 지표의 변경이 필요하

거나, 주기적인 지표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표 검토위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표의 변경 여부를 결정

		필요시 영역별 자문 위원을 통해 영역별로 기존 지표의 검토, 신규 지표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결과를 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

여 결정

삶의 질 지표 지표 관리 절차

•전문가(자문회의)
•일반국민(웹사이트)

지표에 포함하지 않음

지표 생산 추진

지표에 대한 의견

지표 검토위원회 검토 회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지표 통계 생산 실태 확인
(출처, 자료, 신뢰성 등)

2회 이상 자료 구축

삶의 질 지표 투입

미채택

미생산 지표

채택

기생산 지표

삶의 질 지표 지표 검토위원회

소비
•

소득
•

자산

고용
•

임금
주거 건강 교육 여가

가족
•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지표 검토위원회
위원장

지표 검토위원회 간사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 지표 검토위원 (영역별 1명 )

• 자문 위원 (영역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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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사례

 

해외 측정 사례
•   OECD, Better Life Index

•   UN, World Happiness Reports

•    UN SDSN, Global Happiness 
Policy Report

가. 국민 삶의 질 지표
1) 측정 목표 설정

2)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1) 지표 작성 배경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정책적 관심이 전환됨에 따

라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작성이 요구됨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에 대한 만

족도나 행복 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사

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는 1960~19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 중심의 GDP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국제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

임

(2) 지표 작성 목적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 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

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궁

극적인 목적이 있음

	또한 우리 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 

과제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1) ‘삶의 질’의 개념 및 측정 내용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됨

	측정 내용에 따라 삶의 질, 복지, 웰빙,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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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유사 개념이 사용되나, 삶의 질, 복지, 웰빙 개념은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

는 반면, 주관적 웰빙, 행복은 주관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삶의 질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 절

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임

(2)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3개의 차원과 11개의 영역으로 구성

	11개 영역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음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작성 과정에서 외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영역의 지표 체계를 작성함

① 개인 차원의 목표

‘역량 있는 개인’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 여유

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② 사회적 관계 차원의 목표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로, 사회 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 참여가 활발

하고 여가 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환경, 안전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시민 참여, 여가, 

가족·공동체

역량 있는 개인 

소득·소비·자산, 건강, 

교육, 주거, 고용·임금

환경적 조건

사회적 관계

개인

주관적 웰빙

삶의 질 개념적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작성 시 외부 연구자의 
의견 검토가 꼭 필요한가요?
프레임워크 구축은 지표 체계 작
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로 작
성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이론
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작성 
목적에 맞게 프레임워크를 구축하
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이 과정에
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
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프레
임워크를 구축한 후 이를 토대로 
지표 선정 필요. 프레임워크를 제
대로 구축하지 않고 지표를 선정
하게 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지
표 위주로 검토하게 되고, 결과적
으로 작성 목적에서 벗어나는 지
표를 선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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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적 조건 차원의 목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1) 지표 선정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됨

	지표는 크게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됨 

① 자료의 질

공식 통계: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 통계

포괄 범위: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시계열 확보: 동일 척도로 반복적인 측정 자료가 누적

② 적절성

액면 타당도: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산출에 초점: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을 맞춘 지표

이해 용이성: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 가능한 지표

국내 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하는 지표

③ 중립성

정치적 편견을 반영하지 않는 지표

(2) 국민 삶의 질 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1년 9개 영역의 84개 지표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신

규 지표의 개발, 지표 검토 및 변경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기준으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됨

	각 영역별 객관적 지표(42개)와 주관적 지표(2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 

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긍정 방향 

지표와 부정 방향 지표로 구분됨

3) 지표 선정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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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 체계

대분류(객관, 주관)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가족·공동체(3, 2)
독거 노인 비율(-), 

사회 단체 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가족 관계 만족도(+), 
지역 사회 소속감(+)

건강(5, 2)
기대 수명(+), 건강 수명(+), 

비만율(-), 신체 활동 실천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3, 3)
유아 교육 취원율(+), 
고등 교육 이수율(+), 

대학 졸업자 취업률(+)

교육비 부담도(-), 
학교 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고용·임금(5, 1)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 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5, 2)

1인당 국민 총소득(+), 
가구 중위 소득(+), 

가구 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가계 부채 비율(-)

소득 만족도(+), 
소비 생활 만족도(+)

여가(4, 2)
여가 시간(+), 1인당 여행 일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문화 여가 지출률(+)

여가 생활 만족도(+), 
여가 시간 충분도(+)

주거(5, 1)

통근 시간(-), 1인당 주거 면적(+),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 

택 임대료 비율(-), 
자가 점유 가구 비율(+)

주거 환경 만족도(+)

환경(3, 6)
미세 먼지 농도(PM2.5)(-),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 공원 면적(+)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소음 만족도(+), 

토양 환경 만족도(+), 
녹지 환경 만족도(+), 
기후 변화 불안도(-)

안전(7, 2)

가해에 의한 사망률(-), 
범죄 피해율(-), 산재 사망률(-), 

화재 사망자 수(-),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사회 안전 인식(+), 
야간 보행 안전도(+)

시민 참여(2, 5)
선거 투표율(+), 

자원 봉사 참여율(+)

정치적 역량감(+), 
부패 인식 지수(+), 
기관 신뢰도(+), 

시민 의식(+), 대인 신뢰도(+) 

주관적 웰빙(0, 3) -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삶의 질 기여 방향에 따른 추세 사례
• �고용률 지표 측정값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므로 최근 측정
값이 전년 대비 증가이면 ‘개선’, 
감소이면 ‘악화’, 동일하면 ‘동일’

• �실업률 지표 측정값의 증가가 삶
의 질의 개선이 아니므로, 최근 
측정값이 전년보다 증가이면 ‘악
화’, 감소이면 ‘개선’, 동일하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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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표 나열 방식으로 영역별 개별 지표에 대한 값을 제공 

	국민 삶의 질을 보여 주는 지표로 개별 지표들의 증가와 감소가 삶의 질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삶의 질과 관련한 방향성이 명확한 지표로 구성되나, 이

를 종합하여 점수화하거나 종합 지수화하지는 않음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71개의 지표가 삶의 질 개

선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최근 자료 추세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71개 지표별로 생산 주기와 지표의 개선 방향이 다르므로, 최근 측정값을 전

기 대비 측정값과 비교하여 각 지표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향에 따라 ‘개선’, 

‘악화’, ‘동일’ 세 개로 구분함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표별 자료를 제공하

고 있으며, 2017년 처음으로 지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1) 홈페이지 서비스

	국가 지표 체계 홈페이지(www.index.go.kr)에서 지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 지표별로 2000년 이후부터의 시계열 자료와 함께 지

표의 정의, 산출 방식, 의의 등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지표별 최근 추세를 같이 

작성하고 있음

	71개 지표별로 업데이트 시점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는 분기별로 지표를 

업데이트하여 제공

(2) 지표 보고서

2017년 보고서는 크게 개요와 영역별 측정 결과로 구성됨

	개요는 작성 배경과 목적,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 최근 추세 판정 결과에 대한 

요약 등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측정 결과는 영역별 개별 

지표에 대해 각 지표별 정의, 측정 방법, 의의, 간략한 분석 내용으로 작성됨

4) 결과 종합

5) 보고서 작성 및 활용

국민 삶의 질 지표 판정 기준
•전기 대비 증감 = 0 ( Xt–Xt-1 = 0 ) : “동일”
•전기 대비 증감 > 0 ( Xt–Xt-1 > 0 ) : “개선 또는 악화”

    ① 지표값의 변화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개선”

    ② 지표값의 변화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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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 체계 개편

	개별 지표들은 최종 확정된 결과물이 아닌 사회 변화나 지표 구축 현황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이 필요함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1년 지표 체계 개발 이후 검토 과정에서 논의되었으

나 현재 통계 자료가 없었던 신규 지표의 개발, 생산이 중단된 지표의 삭제, 검

토가 필요한 지표의 변경 등 지속적인 지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표 체계의 

변경이 있었으며, 2018년 전반적인 지표 체계 개편이 이루어짐

35고용 • 임금

●  2016년 고용률은 60.4%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2009년 

58.6%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남자는 71.1%로 여자(50.2%)보다 20.9%p 높으나, 여자 고용률은 

2000년 4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별차이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프랑스 보다는 높지만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 보다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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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0.4%, 

전년대비 

0.1%p 증가

고용률 
Employment rate
정의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측정방법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단위: %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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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1시

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

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

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

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

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

시휴직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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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

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

는 지표로 국가 간 비교지표

로도 주로 사용됨

• 고용률 = (15~64세 취업자수÷15~64세 인구)×100
• 출처: OECD, 《Labor Force Statistics》

여자

남자

전체

64.2
66.1 67.0

69.4
72.4 72.6 73.5 74.4 74.7

국민 삶의 질 2017 보고서

6) 관리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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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지표 개발 과정

2011년 • 외부 공동 연구를 통한 삶의 질 기본 틀 및 지표 체계 개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와 공동 연구
9개 영역, 84개 지표

2012~2013년 • 미생산 신규 지표 개발
•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표 체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표 변경
12개 영역, 83개 지표(삭제 9개, 신규 8개, 변경 6개)
소득소비 영역을 4개(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사회 복지, 주거)로 분

2014년 • 홈페이지 구축(qol.kostat.go.kr) 및 서비스 실시
• 내외부 전문가의 지표 체계 검토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2개, 변경 13개)

• 지표 검토위원회 구성

2015년 • 지표 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 검토(환경영역 중분류 변경)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1개, 신규 1개, 변경 7개 )

2016년 • 지표 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 검토
12개 영역, 80개 지표(삭제 1개, 변경 3개)

2017년 • 국민 삶의 질 2017 보고서 발간
• 네이버 지식IN과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수렴

2018년 • 지표 체계 개편, 지표 검토위원회 개최
11개 영역, 71개 지표

(2) 지표 검토위원회

	지표를 선정하고 변경하는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표 검토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지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지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침

	지표 검토위원회는 11개 영역별로 1명의 지표 검토위원과 5명의 자문 위원으

로 구성

	지표의 삭제, 추가, 변경 등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11개 영역의 지표 검토위

원이 포함된 지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영역별로 세부적인 의견 수렴이나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 시, 개별 영역별 

자문 위원을 포함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지표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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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발전지표는 국가 발전의 주요 분야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류 체계를 작성

하고 분야별로 핵심 지표를 엄선하여 구축한 지표 체계임

	국민의 웰빙wellbeing과 국가 발전national progress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집약된 통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 부처 중심의 성과 지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

심 지표로 나라의 발전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

삶의 질 지표 지표 관리 절차

•전문가(자문 회의)

•일반 국민(웹사이트)

지표에 포함하지 않음

지표 생산 추진

지표에 대한 의견

지표 검토위원회 검토 회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지표 통계 생산 실태 확인

(출처, 자료, 신뢰성 등)

2회 이상 자료 구축

삶의 질 지표 투입

미채택

미생산 지표

채택

기생산 지표

삶의 질 지표 지표 검토위원회

소비
•

소득
•

자산

고용
•

임금
주거 건강 교육 여가

가족
•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지표 검토위원회
위원장

지표 검토위원회 간사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 지표 검토위원 (영역별 1명 )

• 자문 위원 (영역별 5명)

나. 국가 발전지표
1) 측정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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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와 지표 체계 작

성 과정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였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국가 발전지표는 국가 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부문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교차 모델임. 경제, 

사회, 환경 부문 각각의 고유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성, 그리고 

환경적 책임성으로 구성되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① �효율성Efficiency: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안정적으

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평가

② �통합성Cohesion: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극대화하되 동시에 사회의 통

합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

③ �책임성Responsibility: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얼마나 잘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2)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국가 발전지표 개념적 프레임워크

사회

경제
환경

통합성
(cohesion)

기본적
욕구

역량 배양 안전과 
쾌적성

지속 가능한
자원활용

효율성
(efficiency)

책임성
(responsibility)

사회/거시 수준
국가 발전

공동체/중범위 수준
사회의 질

개인/미시 수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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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부문의 16개 영역으로 구성. 각 부문 내에는 고유 영역이 존재하며, 고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은 다른 두 부문과 교차하는 것들임

① �고유 영역: 경제(성장, 안정), 사회(여가, 범죄와 사법 정의, 사회 통합), 환경

(생태 환경과 자연 자원)

② �교차 영역: 경제와 사회(교육,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경제와 환경

(기후 변화와 에너지), 사회와 환경(생활 환경과 오염), 

③ �경제, 사회, 환경 3개 부분 모두 교차: 인구, 가족, 건강, 주거와 교통, 주관

적 웰빙

	국가 발전지표는 2013년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

하였으며, 2016년에 전체적인 개편 작업이 이루어짐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각 영역별로 진단 연구를 실시하여 각 영역별 프

레임워크 구축 및 지표 체계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짐

	전체 체계 개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사회과학자료원을 중심으로 학

계,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26명이 참여하였고, 영역별 진단 연구 결과, 정

책 부처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 반영

하였음

	지표의 선정은 각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주요 지표로 구성되며, 주요 지표와 

함께 보조 지표가 제시됨

(1) 지표 선정 기준

	개념적 적실성, 성과output 지표, 비교 가능성, 정책적 적합성, 민감성, 자료의 

정확성과 접근성

투입이 아닌 성과output 중심 지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웰빙,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

웰빙과 지속가능성이 관건이 되는 핵심 지표

방향성national progress이 분명한 지표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지표

3) 지표 선정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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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체계 추가 개편

2018년 국가 발전지표 지표 체계 추가 개편을 통해, 3개 부문 16개 영역의 93

개의 주요 지표, 107개의 보조 지표로 구성

국가 발전지표 영역 및 지표 수

부문 영역 하위 영역 
수

　지표 수

주요 보조 합계

경제
성장 7 7 14 21

안정 4 4 10 14

사회

여가 3 5 3 8

범죄와 사회 정의 3 6 2 8

사회 통합 3 6 6 12

환경 생태 환경과 자연 자원 4 6 5 11

경제 
사회

교육 3 6 2 8

고용과 노동 6 9 21 30

소득·소비·자산 5 6 14 20

경제 환경 기후 변화와 에너지 5 6 3 9

사회 환경 생활 환경과 오염 6 7 8 15

경제사회 
환경

인구 2 2 5 7

가족 2 5 2 7

건강 3 9 4 13

주거와 교통 4 8 6 14

주관적 웰빙 - 1 2 3

합계 60 93 10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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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지표 지표 목록

영역
주요 지표 목록

지표 수 지표명

성장 7
경제 성장률, 시간당 노동 생산성, 총 고정 투자율, 교육 연수, 창
업률, 연구 개발 투자 비율(GDP 대비), 수출입 비율(GDP 대비)

안정 4
통합 재정 수지 비율(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GDP 대비), 대
외 채무 비율(GDP 대비), BIS 자기 자본 비율

여가 5
문화 여가비 지출률, 여가 시간, 문화 예술 관람률, 생활 체육 참
여율, 여가 생활 만족도

범죄와 
사법 정의

6
범죄율, 범죄 피해율, 범죄 피해 두려움,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 기소율, 재범률

사회 통합 6
선거 투표율, 부패 인식 지수, 사회 단체 참여율, 대인 신뢰도, 사
회적 고립도,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생태 환경과
자연 자원

6
자생 생물 종수, 유기농 경작 면적률,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면적, 
총 허용 어획량 소진율, 연안 습지 면적, 1인당 물 사용량

교육 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취학률,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 교육 이수율

고용과 노동 9

고용률, 비임금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시간당 임금, 
임금 5분위 배율, 근로 시간, 산재 사망률, 일자리 만족도, 노동조
합 조직률

소득·소비·
자산

6
1인당 국민 총소득, 가구 중위 소득, 가구 중위 소비, 가구 순자산, 
지니 계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후 변화와
에너지

6

온실가스 배출량, 자연 재난 피해액, 1차 에너지 공급량(GDP 대
비), 1인당 전력 소비량, 석탄 화력 발전 비율, 신재생 에너지 발
전 비율

생활 환경과
오염

7

미세 먼지(PM2.5) 농도, 4대 강 BOD 농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
과율, 폐기물 발생량, 화학 물질 배출량, 환경 산업 비율(GDP 대
비), 체감 환경 만족도

인구 2 인구 성장률, 부양 인구비

가족 5
가구원 수, 조혼인율, 가족 관계 만족도, 가사 노동 시간, 독거노
인 비율

건강 9

기대 수명,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감 경험률, 현재 흡연율, 월간 
폭음률, 비만율, 1인당 의료 기관 방문 횟수, 암 생존율, 경상 의료
비 비율(GDP 대비)

주거와 교통 8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주택 임대료 비율(소득 대비), 인구 1000

명당 주택 수, 1인당 주거 면적, 주거 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통근 시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주관적 웰빙 1 삶의 만족도



105PART 3 정책 지표 활용 사례 돌아보기

국가 발전지표 체계는 지표 나열 방식을 활용하여 개별 지표별 통계 값을 제공

	국가 발전지표는 작성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고, 국가 지표 체

계 홈페이지(www.index.go.kr)를 통해 자료 제공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되며, 지표의 정의와 측정 

방법, 해설, 상세 통계표, 용어 해설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가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최신 자료를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표들의 작성 및 공표 시

기에 맞추어 수시로 업데이트함

	지표 값의 증가와 감소 및 최근 지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 등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지표의 변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성

 

	국가 발전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지표의 작성 주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

	2013년 체계 개발 이후 전체 체계에 대한 개편 작업(2016년)이 이루어졌고, 

이후 2015년부터는 영역별 진단 연구를 통해서 개별 영역별로도 지표 체계를 

보완하는 과정이 이루어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영

역별 통계 개발·개선 수요 발굴 등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지표 체계의 완

성도를 높여 갈 예정임

	주택 시장을 둘러싼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임대료)과 거래량, 점유 형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주거 수준은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와 ‘지불 가능한 주거affordable housing’

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주요 영역별 
사회 통계 프레임워크
1) 주거 영역 프레임워크

4) 결과 종합

5) 보고서 작성 및 활용

6) 관리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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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준 측정요소

구분 주거 수준 측정 요소 내용

적절한 주거
(adequacy)

적절한 시설(habitability)
쾌적하고 능률적이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적절한 규모(suitability) 과밀하지 않은 규모인가?

적절한 기간 동안의 거주
(stability)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가?

적절한 환경
(neighborhood)

쾌적하고 능률적이며 안전한 주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지불 가능성
(affordability)

적절한 주거의 지불 가능성
(affordability)

적절한 주거를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을 지불할 수 있는가?

주거 통계 프레임워크

공급

• 주택(거처)의 stock   
(특성별, 지역별)

• 신규 주택(거처)의 생산
(특성별, 지역별) 

•주거 환경

수요

• 가구 수 및 인구 수
(특성별, 지역별)

•소득
•금융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 정부의 지원과 규제

결과(outcomes): 주거 수준
•적절한 주거를 소비하고 있는가?
• habitability, suitability, stability, neighborhood, 

affordability

시장 상황
•가격(임대료)과 거래량
•점유 형태(자가 vs 임차, 전세 vs 월세)
•빈집과 노숙자
•민간 임대 주택 거주자와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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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영역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함

①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을 적절히 반영해야 함

②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가구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에 근거한 정량 지

표를 제시

③ 국제 비교 가능성

	주요 영역은 ① 가구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 ②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개인 및 가구의 파산 위험), ③ 경제의 지속가능성(공동체 측면의 지속가

능성, 소득과 자산의 분배적 불균등)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

가처분소득

소비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근로 소득

미래 예상 소득

조세, 공적 이전

사업 소득

순자산(자산, 부채)

사적 이전

저축

가구의 삶의 질

가구 소비:
현재, 미래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사회 공동체: 경제의 지속가능성

소득 계층, 인구 집단 등

재산 소득

2) 소득 · 소비 · 자산 영역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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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및 미래 소비

세부 영역 주요 지표 보조 지표 국제 비교 지표

소득

• 가구 시장 소득
• 가구 가처분 소득
•  가계 처분 가능 
총소득

•  가구 소득의 원천 구성(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  가구 소득의 증가율
•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율
•  조세 부담률
•  공적 이전 소득
•  사적 이전 소득

• 가구 소득
•  가계 처분 총 가능 
소득

•  1인당 GDP

소비

•  가구 소비
•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

•  지출의 구성
•  비탄력적 소비의 비율(의식주, 교
육, 통신, 의료 등)

•  비소비 지출(세금, 공적 연금 및 사
회 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
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  소득 대비 소비 지
출 비율

자산

•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  가구 순자산

•  자산의 구성(금융, 실물 자산)
•  소득 대비 자산
•  소득 대비 부채
•  소득 대비 순자산
•  가계 저축률

•  가구당 자산
•  가구당 부채

✽보조 지표는 연령별, 성별, 소득 계층별 상세표 제시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세부 영역 주요 지표 보조 지표 국제 비교 지표

자산

•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  가구 순자산

•  자산의 구성(금융, 실물 자산)
•  소득 대비 자산
•  소득 대비 부채
•  소득 대비 순자산
•  가계 저축률

•  가구당 자산
•  가구당 부채

위험
가구

•  한계 가구의 비율
•  부실 위험 가구의 
비율

•  경제적 취약 계층
의 규모

•  한계 가구의 수
•  부실 위험 가구의 수
•  흑자 가계 비율

•  한계 가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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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지속가능성

세부 영역 주요 지표 보조 지표 국제 비교 지표

소득 분배

•  지니 계수(가처분 
소득 기준)

•  소득 5분위 배율

•  상대 빈곤률(단기, 장기)
•  고령 가구 빈곤률
•  중산층 비율
•  자산 5분위 배율
•  자산의 소득 계층별 점유율
•  소득과 자산 결합 분포
•  소득 재분배율

•  지니 계수(가처분 
소득 기준)

•  소득 5분위 배율
(가처분 소득 기준)

소득 계층
이동 가능성

•  빈곤 탈출률 •  세대 간 소득 계층 이동성 • 빈곤 탈출률
•  세대 간 소득 계층 
이동성

	가족 구조: 유형화된 가족 관계망이나 관계 틀(가족 형태와 관계 구조)

	가족 기능: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과 사회의 상호 작용 내용과 결과

	가족 가치 및 의식: 가족과 가족원의 행동과 의사 결정의 주요한 가치 기준 및 

행위 규범

�가족의 발달과 변화: 생애 주기에 따른 개인 및 가족 변화(시간 흐름에 따른 

가족의 변형과 해체), 외부적 사건(재난 등)이나 사회 변동에 의한 가족 변화

가족ㆍ가구 통계의 프레임워크

기술 및 자원 노동 형태 불평등 구조 정치 체계 복지 레짐 가치 체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전기·후기

개인적인
삶의 질

사회
서비스
범위와

질

기능

원가족(확대 가족)

가족•가구구조 가치 의식

가족의 발달과 변화

주
요

 영
역

사회(공동체)

3) 가족 · 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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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능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

중영역 1차 준거 2차 준거 측정 변수/추가 필요 변수

경제적 
부양

부양자 수
(홑벌이/맞벌이)

부부소득비율
•  가구 내 소득자 수
•  가구주와 가구 소득자와의 관계

소득 수준 •  가구 소득자의 소득 수준

원가족 부양
부계/모계
소득부양액

•  부모 부양 비용

재생산
출산력

자녀 수와 성별.
자녀 연령(터울)

•  16세 이상 여성의 자녀 출산 경험 유무
•  출산 자녀 수와 성별
•  출산 터울

추가 출산 계획 - •  추가 출산 계획

돌봄

미취학 아동 돌봄
(만0 ~5세) 여부

주 돌봄자
돌봄기관

•  연령별 주돌봄자와 돌봄 기관
•  주돌봄자와 아동과의 관계
•  주돌봄자의 취업 유무 및 근로 형태

학령기 아동 돌봄
(만6~15세) 여부 

주 돌봄자
교육기관

•  연령별 돌봄 기관과 돌봄 시간
•  주돌봄자와 아동과의 관계
•  주돌봄자의 취업 유무 및 근로 형태

노부모 돌봄 여부 주 수발자
•  노부모의 신체 상태와 수발자
•  주수발자와 노인의 관계
•  주수발자의 취업 유무 및 근로 형태 

그 외 돌봄(부모 외 
장애/질병 가족원) 

여부
주 수발자

•  가족 내 장애 및 질병 가족원 유무와 주
수발자

•  장애 및 질병 가족원과 주수발자 관계

가사 노동 수행 주 수행자
•   가사 노동의 영역별 주수행자
•   주수행자의 취업 유무 및 근로 형태

정서적 
지지와 
방임

유대감
(결속)

의사
소통
신뢰

•   부부 관계
•   부모 자녀 관계
•   형제 관계
•   원가족 관계

•  하루 평소 대화 시간 및 신뢰도

관계의 
질

관계 
만족도

•   부부 관계
•   부모 자녀 관계
•   형제 관계
•   원가족 관계

•  가족 및 가족 관계별 만족도

방임과 
학대

가정 
폭력

관계 유형별 
가정 폭력 경험

•  가정 폭력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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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웰빙 관련 지표 체계를 생산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짐

		이탈리아는 BES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

	BES = 웰빙Benessere + 공평Equo + 지속가능성Sostenibile

	웰빙Well-being: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분석

	공평Equitable: 웰빙 결정 요인의 분배 측면에 초점

	지속가능성Sustainable: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1) 구축 과정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운영 위원회에서 최종 지표와 영역을 

확정하였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잠재적인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일반 대

중의 의견을 수렴함

	2011년 온라인 & 블로그 서베이(웰빙에서 무엇이 중요한가?)→통계청 위원

회에서 검토→12개 영역 도출→위원회에서 130개 지표 도출→연간 보고서 

작성(2015년)

	유사 웰빙 지표 체계와 유사하나 일부 차이 존재(문화유산, 연구 혁신, 서비스

의 질)

(2) 영역 구성

	BES는 12개 영역의 129개 지표로 구성

	① 건강(14개), ② 교육과 훈련(11개), ③ 일과 삶의 균형(14개), ④ 경제적 웰

빙(10개), ⑤ 사회적 관계(9개), ⑥ 정치와 제도(12개), ⑦ 안전(11개), ⑧ 주

관적 웰빙(4개), ⑨ 경관과 문화유산(11개), ⑩ 환경(16개), ⑪ 연구와 혁신(7

개), ⑫ (공공) 서비스 품질(10개)

02
해외 사례

 

해외 측정 사례
OECD, Better Life Index

UN, World Happiness Reports

UN SDSN, Global Happiness 
Policy Report

가.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과 웰빙 지표
1) 측정 목표 설정

2)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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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를 선정하는 데는 다음의 6개 기준을 따름

	지역 세분화, 시계열 추이, 하위 영역 간 차별성, 계산의 단순함과 투명함, 해석

의 용이성, 강건성

	영역 내 지표 간 균등한 가중치, 비슷한 지표는 1개만(고용률 vs 비경활률), 시

계열이 없거나 지역 구분 안 되는 지표 배제 

	129개의 지표 중 약 93% 정도는 지역별Regions 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61개 지표는 도시 수준Provinces & Metropolitan까지 비교 가능함

(2) 지표 체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년 검토해서 조정함

	신규 통계의 개발로 인해 새롭게 이용 가능한 지표를 포함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2017년에는 일부 영역의 대표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개편이 이루

어짐

	129개 지표에 대해 매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각 영역에서 

웰빙의 개선 정도를 요약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종합 지수를 작성

	영역별 종합 지수는 작성하나, 전체 종합 지수는 작성하지 않음

3) 지표 선정 및 검토

4) 결과 종합

이탈리아 웰빙 지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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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지수 작성: AMPIAdjusted Mazziotta Pareto-Index 모형

   	 	i=지역, M=표준화된 평균, S=표준화된 표준 편차, cv=표준화된 변동 계수,   

M은 웰빙의 평균 효과,  는 웰빙의 변화variability 효과

�결과: 영역별 종합 지수를 통해 영역 간 시계열 비교, 지역별 비교 제시

(1) 보고서 작성 및 홈페이지 서비스

	2013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고서 파일, 데이터, 지표와 시각화 그래프 등을 제공

	특히 시각화 그래프의 경우 지역별, 성별, 인구 집단별, 시계열 정보를 선택하

여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Indicators	by	region

©	Mapbox	©	OSM

Domain
Health

Year
2016

Indicator
Life	expectancy	at	birth

81.1 83.8

Value

Life	expectancy	expresses	the	average	number	of	years	that	a	child	born	in	a	given	calendar	year	can	expect	to	live	if	exposed	during	his	whole	life	to	the	risks	of	death
observed	in	the	same	year	at	different	ages
Data	Source:	Istat,	Life	tables	of	Italian	population

Health	>	Life	expectancy	at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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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지역별 기대 수명

5) 보고서 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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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S 지표

	BES 지표는 이탈리아 예산 법안과 연계해 정책적으로 활용 

	BES 130개 지표(객관, 주관) 중에서 12개의 대표 지표를 선별(정책 민감성, 

절약성, 실용성, 시의성을 고려하여 총 12개 지표를 선정)해 예산 법안과 연계

Indicators	by	age	groups

Domain
Work	and	lilfe	balance

Indicator
Employment	rate	(20-64	years	old)

Year
2016

Sex
Females

Males

Percentage	of	employed	people	aged	20-64	on	total	people	aged	20-64
Data	source:	Istat,	Labour	force	survey

Work	and	lilfe	balance	>	Employment	rate	(20-64	years	old)

WARNING
No	data	found	with	the	current

selection

WARNING
No	data	found	with	the	curre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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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이탈리아의 12개 대표 지표

The Italian Budget Law(8/2016) establisges that public 

policies are regularly monitored and evaluated also

•through their effects on well-bing indicators

•comparing trend and policy forecasts

130 Indicators

High level Commission
Parliamentary Commission

12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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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까지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소개

	2017년 4월: 추세 및 정책 시나리오가 포함된 4개 지표[인당 균등화 평균 소

득, 경제 활동 미참가율, 소득 불평등 지수(5분위 배율), 온실가스 배출량]를 

예비 선정(2017~2020년까지)

	2018년 2월: 의회에 보고(4개 지표에 대한 예측 지표)

�2018년 4월: 2017년까지 시계열 업데이트 및 4개 지표에 대한 새로운 예측, 

추후 12개 지표도 예측(2022년까지)

	경제적 초점에서 벗어나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것을 측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캐나다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웰빙)을 파악하고자 함

	프레임워크는 캐나다인들의 가치와 삶의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캐나다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웰빙을 측정하는 데 만다라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 자원, 공공 자원, 환

경 자원으로 나눠 이에 해당하는 8개 영역을 구성

(1) 지표 구성

	8개 영역의 각 영역별 8개 지표를 포함하여 전체 64개의 지표로 구성

	① 공동체, ② 시민 참여, ③ 교육, ④ 환경, ⑤ 건강, ⑥ 여가와 문화, ⑦ 삶의 

조건, ⑧ 시간 활용

나. 캐나다 CIW
1) 측정 목표 설정

2)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캐나다 웰빙 측정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Wellbe-ing

Education

Leisure/
Culture

Living
standards

Community
vitality

Democratic
engagement

Healthy
population

Education

Time
use

Ecosystem resoures

Public resoures

Personal resoures

3) 지표 선정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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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의 선정

	지표의 선정 과정에서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모두 포함하

는 ‘Bi-Directional’ 접근 방식을 활용함

	지표의 선정 기준

① 이용자의 주요 관심사와의 관련성

② 이해하기 쉬움

③ 변화에 민감하고 신뢰성이 있음

④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음

⑤ 쉽게 얻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됨

⑥ 집단 간 비교 가능성

⑦ 객관적이거나 주관적

⑧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⑨ 웰빙의 구성 요소이거나 결정 요인 또는 둘 모두

⑩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자문 과정을 통해 확보

⑪ 일관되고 포괄적으로 캐나다인의 웰빙에 기여하는 것

캐나다의 영역별 웰빙 지표



117PART 3 정책 지표 활용 사례 돌아보기

(1) 종합 지수를 작성하여 지표의 결과를 공표 

	작성 방식: 기준년 대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이를 동

일 가중치로 영역별 및 전체 종합 지수로 합산하여 제시

�보정: 내삽과 외삽을 통해 보정한 자료를 활용하며, 내삽은 두 기간 사이의 선

형 보간법으로 작성, 외삽은 과거와 최근 자료 모두 동일한 값으로 보정함. 예

를 들어 2016년 보고서의 분석 기간은 1994~2014년으로 기준 연도 이후에 

자료가 작성된 경우 작성 시점부터 기준년까지 모두 동일한 값을 포함, 2014

년 자료가 아직 산출되지 않은 경우는 가장 최근 자료와 동일한 값으로 보정

	작성 결과: 전체 8개 영역을 단순 평균한 종합 지수와 함께 각 영역별 종합 지

수를 시계열로 제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영역별 지수 및 종합 지수의 변화 

파악 가능. 전체 종합 지수와 비교했을 때 증가 추세가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 

간 비교 

	장점: 지수의 변화를 %로 해석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며, 매년 

새로운 관측 값을 추가하더라도 이전 연도의 종합 지수가 변하지 않음

	단점: 개별 지표를 표준화하기 않기 때문에 특정 지표의 증감률이 급격히 변

화할 경우 종합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변화의 폭이 큰 한두 개의 지표

에 의해서 영역별 종합 지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보고서는 국가 수준, 지역 수준으로 작성하며, 현재 국가 수준의 보고서는 

2016년에 작성됨

	지수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방법론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지표 및 지

수 작성 절차를 문서화함

	국가 수준의 보고서는 영역별 및 전체 종합 지수를 산출하여 지난 20년간의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보여 줌(다음 그림 참조)

	지역community 수준의 보고서에서는 각 지표별 값을 국가 단위와 주 단위의 비

교를 통해 제시

4) 결과 종합

5) 보고서 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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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IW 영역별 지수 비교

캐나다 워털루 지역의 사회적 관계와 가치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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