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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사회지표 체계개편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 

2019.6.25 

총괄 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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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지표: 사회통계 중에서 ‘사회적인 것’ 혹은 ‘비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정의 및 산출

된 지표 
 

• 사회지표운동: 1960년대 서구 ‘풍요 속의 빈곤’에 저항한 신사회운동의 영향으로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현실 측정한 정책적 시도 
 

• Beyond GDP와 사회지표: 1960년대 이후 물질적, 경제적 생산과 소비를 넘어 사회 여러 

영역들에 걸쳐 국민 삶의 조건과 삶의 질 측정 시도함  
 

• 사회지표의 데이터: 1960년대 이후 UN 중심의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개발과 사회조사의 

확산 의해 비교 가능한 자료 생산 활성화 
 

• 사회지표의 활용: social monitoring, social accounting, social prediction, program 

evaluation, social engineering, goal and priority setting, social reporting 

    사회지표란 무엇인가?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 사회지표 체계의 핵심 질문: (1) 무한한 사회 세상을 제한된 주제와 차원(영역)으로 나누어, 

(2) 측정과 계산 과정을 조직(개별 지표) 할 것인가? 
 

• 사회지표 체계의 요건: 포괄성, 일관성, 비중복성, 경제성 
 

• 사회지표 체계의 핵심 요소: 영역 구분과 지표 선정의 프레임워크와 근거, 지표 측정 및 제

시 과정을 규정할 체계적 구조(지표들, 관찰의 주기, 지역별 분리 수준, 국제적 비교 가능성, 

데이터 소스) 
 

• 사회지표 체계의 구성 방식: 측정 대상에 대한 논리적 프레임워크 적용(연역)과  현실적 변

화 및 자료 가용성(귀납)의 결합 

 

 
 

     사회지표 체계의 구성 논리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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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조사, 사회통계, 사회지표의 관계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 포괄 영역 측면에서의 상당한 유사성 
 

• 웰빙 개념 및 사회적 모니터링과 리포팅 접근방식의 다양성 
      (개념 혹은 주제 중심, 정책중심, 자료중심 방식의 차이) 

 
• 작성 수준과 주체의 다양성 
      (지역, 국가, 초국가 수준에서의 여러 기관들) 

 
• 유럽 수준에서의 통합적 시도 증가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 주관적 지표 및 이슈에 대한 관심과 활용 증가 

 
• 오래 지속된 국가 수준 보고서의 중단과 스티글리츠형 보고로의 대체 
      (프랑스, 영국) 

 
• 오프라인 보고서의 약화와 인터넷 웹 기반 매체의 적극적 활용 증가 

     해외(유럽) 사회지표의 최근 동향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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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유엔활동기금 재정지원 받아 개발 착수. 3년 뒤 8개 영역 350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 수립. 1979  첫 작성 이후 4차례 개편 

 
 
 
 
 
 
 
 
 
 
 
 
 
 

     한국 사회지표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변화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최초작성 

(1979년) 

1차개편 

(1987년) 

2차개편 

(1995년) 

3차개편 

(2004년) 

4차개편 

(2012년) 

영역 및 

지표수 

8개 영역 

128개 지표 

9개 영역 

468개 지표 

13개 영역 

553개 지표 

13개 영역 

640개 지표 

11개 영역 

284개 지표 

개편 

내용 

사회관심의 변화 

반영 

지방화, 세계화, 정

보화 반영 

고령화, 개방화, 정

보화 반영 

사회의 질, 불평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지표 개발 

     사회지표 4차 개편 이전의 변화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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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표 4차 개편의 주요 내용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사회지표 체계 작성/개편의 논리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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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영역에 걸쳐 고려할 범영역 쟁점(cross-cutting issues)의 지표체계 반영 

     (글로벌화와 다문화, 저출산.고령화, 포용과 불평등, 인권과 차별 등) 

 

• 사회변화 및 사회적 관심 고려하여 중점적 쟁점 도출 및 이를 고려한 지표 개편 

     (일가족 양립, 세대간 갈등, 격차와 양극화 등)  

 

• 신규 조사 및 데이터 소스를 반영한 지표의 개편 

     (사회통합실태조사, 인권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 주관적 웰빙 영역과 지표 및 주관적 인식 지표 추가 

 

 

    5차 개편의 배경과 근거 1: 사회적 변화의 반영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5차 개편의 배경과 근거 2: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반영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부문 거시 수준 
관심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개인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심영역별 

태도 및  

가치 

주관적 

웰빙 

관계 문화와 제도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가족・가구, 여가, 인구 

경제 경제구조 소득・소비・자산, 주거 

환경 자연자원 생활환경 

                                 ⇩⇩ 

삶의 질 (삶의 질/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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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계프레임워크, 삶의질 지표, 사회지표의 영역 비교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한국의 사회지표(현행)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국민 삶의 질 지표 

인구 인구 - 

건강 건강 건강 

가족과 가구 가족‧가구 가족‧공동체 

교육 교육‧훈련 교육 

노동 노동 고용‧임금 

소득과 소비 소득‧소비‧자산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주거 주거 

환경 생활환경 생활환경 

안전 범죄와 사법정의 안전 

문화와 여가 여가 여가 

사회통합 사회통합 시민참여 

-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5차 개편의 배경과 근거 3: 삶의 질 지표와의 관계 명료화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구분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시작 1979 2014 

작성목적 
국민 삶의 질과 복지정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파악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개편시점 1995, 2004, 2012 2018 

핵심개념 삶의질, 사회의질, 지속가능성  삶의질, 사회의질, 주관적 웰빙 

작성주기 1년 1년 

지표체계  11개 영역, 277개 지표 11개 영역, 71개 지표 

영역구성 

인구, 건강,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건강, 교육, 

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생활환경, 

주관적 웰빙 

지표성격 
투입, 과정, 성과 지표 모두 포함하는  

종합지표체계 

성과지표에 초점 

삶의 질 개선이라는 가치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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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개편 방향 

1. 인구 영역 

1) 2012년 사회지표 개편에서의 인구 영역 

- 인구 영역의 경우, 기존 12개 지표 중 삭제 대상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기존 지표에서의 가장 큰 이슈: 센서스 조사 방식 변화 

- 센서스 자료 기반인 지표(예: 1-11, 1-12)에 대해서는 센서스 변화에 따른 지표 제시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함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영역 지표체계>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1-1 총인구,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 1-7 성 및 연령별 사망률 

1-2 성 및 연령별 인구 1-8 성별 출생시 기대여명 

1-3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1-9 성 및 내외국인별 국제인구이동 

1-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10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 

1-5 성 및 연령별 혼인상태 1-11 시도별 인구 

1-6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1-12 지역별 전출입인구 및 순인구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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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영역 

2) 2012년 이후 사회적 경향의 반영 

• 저출산 고령화  

- 주요 국정 과제로 시급한 사회 문제로 부각 

- 특히 저출산의 경우 한국 사회적 총체적 문제들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상  

• 다문화 사회  

- 전세계적인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의 일부  

-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매력적 이민 대상지역으로 각인  

-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ex. 조선족, 고려인 등)들의 귀국  

• 혼인상태의 다양화  

- 상승하고 있는 미혼율, 높은 이혼율 등 최근 혼인상태 큰 변화 경험 

- 동거 등 다양한 방식의 남녀관계 등장  

• 추가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  

- 국적별 인구구성                               - 외국인들의 비자분포 

- 혼인연령, 출산연령                          - 혼인상태에 동거 추가(검토 사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2. 건강 영역 

1) 건강 영역 개편안 

• 2012년 사회지표 개편 연구에서의  건강 영역 지표 중 수정, 보완, 폐지, 신설 

- 수정 및 보완: 건강기대여명, 음주율 및 음주횟수, 흡연율 및 1일 평균흡연량,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예방접종율, 병상수 및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신뢰도 

- 삭제: 암사망률, 주요 전염성질환 발생률, 의료인력수 및 1인당 인구수,  

            의료기관수 및 인구 10만명당 기관수, 공공의료비지출 

- 추가: 우울장애 유병률,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미충족의료(미치료율), 의료의 질 지표(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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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영역 

                        < 한국의 사회지표 건강영역 지표체계 개편안 >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2012년 건강영역 지표  지표별 개편 내용 

건강기대여명 수정: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음주율 및 음주횟수 수정: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및 1일 평균흡연량 수정: 흡연율 

연령별 비만율 

규칙적 운동실천율 

주요만성질환 사망률 수정: 암사망률 포함 

암사망률 삭제 

주요 전염성질환 발생률 삭제(시의성) 

건강검진율 

예방접종율 수정: 연령시기별/백신별 예방접종률 

의료인력수 및 1인당 인구수 삭제(투입지표) 

의료기관수 및 인구 10만명당 기관수 삭제(투입지표) 

병상수 및 인구10만명당 병상수 수정: 인구10만명당 병상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수정: GDP 대비 국민의료비 

공공의료비지출 삭제(시의성)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수정: 기초자료를 심사평가원/보건사회연구원 환자경험평가에서 산출 

의료서비스 신뢰도 수정: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상동) 

* 신규지표: 우울장애 유병률,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미충족의료(미치료율),  

      의료의 질 지표(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3. 가구와 가족 영역 

1) 가구와 가족 영역의 개편 방향 

-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연구(2015)에 따르면, 가족과 가구에 대한 통계는  

   ① 가족구조, ② 가족기능, ③ 가족 가치의식의 3가지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가족의 발달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함 

- 현행 사회 지표는 가족구조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특히 결혼 관련 지표가 대다수. 

- 인구학적 통계는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데 비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족 

- 또한, 성인 관점에서 생산되어, 아동・청소년 관점,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가족・가구 통계프레임워크에 맞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포함해야 함 

                                                                                                         (다음 페이지 표 참조)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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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와 가족 영역 

<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와 현행 사회 지표의 대응> 

 

 

 

 

 

 

 

 

 

 

 

 

 

주: 이탤릭체는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 지표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연구 
현재 사회 지표 

영역 중영역 세부 지표 

가족 
구조 

파트너십 유형 법률혼, 동거, 이혼별거, 한부모 

분거가족(6), 외국출신 부부(7), 평균 초혼, 이혼, 재혼 연령(9), 연령 
분포(10, 11, 12), 조혼인율, 조이혼율, 재혼건수(13), 재혼의 성별 초
/재혼 비율(14),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건수(15), 가족형태 가구구
성(5), 일반가구 집단가구 (1) 

세대관계 구성 1인가구, 세대수별 가족 
혈연가구의 세대수별 가구구성(4), 세대구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8), 
가구주의 성 및 연령구성(3) 

가구 규모 가구크기 가구원수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2) 

가족 
기능 

경제적 부양 부양자수, 소득수준, 원가족 부양 

재생산 출산력, 추가 출산계획 첫 자녀 출산연령(16), 모의 연령별 구성비 및 평균연령(17) 

돌봄 
미취학 아동 돌봄, 학령기 아동 돌봄, 노부
모 돌봄, 그 외 돌봄, 가사노동 

미취학 자녀의 보육기관 이용 현황(20), 부모 생존 및 동거여부별 부
양책임자(19), 연령 및 교육수준별 가사분담 실태 및 태도(18) 

정서적 지지와 방임 유대감, 관계의 질, 방임과 학대 관계별 접촉빈도(21), 가족관계 만족도(22) 

가족 
가치관 

파트너십 결혼 필요성, 동거, 재혼, 이혼 허용성 
성, 연령, 교육수준별, 결혼에 대한 견해(23), 이혼에 대한 견해(24), 
재혼에 대한 견해(25),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26) 

재생산 자녀 필요성, 희망 자녀수, 성선호 

돌봄 책임 
자녀돌봄 책임, 노부모 부양책임, 기타 돌
봄 책임 

부모 생존 및 동거여부별 부양책임자(19) 

성역할태도 및 가족주의 
가사분담 인식, 맞벌이 태도, 성역할태도, 
직계가족 이념 

연령 및 교육수준별 가사분담 실태 및 태도(18) 

3. 가구와 가족 영역 

2) 2012년 사회지표 개편의 검토 
• 삭제 혹은 수정 지표 

- 가족형태 가구구성 중 미혼자녀를 미성년자녀로 수정 

   부부와 미혼자녀 -> 부부와 미성년자녀 / 한부모와 미혼자녀 -> 한부모와 미성년자녀 

- 성, 연령, 교육수준별 이혼에 대한 견해(24), 재혼에 대한 견해(25),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26)는 삭제 가능 

• 생산이 필요한 지표: 미성년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맞벌이 비율,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사회조사)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율 또는 신고율,  

학령기 아동 돌봄 실태(초등돌봄), 자녀에 대한 가치나 태도, 성역할태도, 가족주의 태도 
 

3) 사회변화의 반영 
• 비혼, 동거, 1인가구 등 생활단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예) 비혼동거 경험 유무 등  

• 가족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예) 가족 단위 여가시간(량), 일・가족 양립 지표 등 

•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예) 아동・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등 

• 가족정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필요 

       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및 성비 지표 등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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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영역 

1) 교육영역의 개편 방향(1) 

• 교육은 교육・훈련 분야로 영역 명칭 변경  
- 최근 국제적인 동향과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고등교육의 변화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훈련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고자 함 
- 훈련 영역은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에 초점을 둔 핵심지표  

   추가 예정 
- 예시지표로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재직자 교육훈련 참여율, 총훈련비 대비 정부지원(자부담) 

 

•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삶의 질과의 관련성 제고 
-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에서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 
-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욕구, 기대, 목적  
- 학생 및 피훈련인의 교육경험에 대한 만족도 

- 공교육, 사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효과 인식 
- 공교육 대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부담, 효과  

 

• 교육여건이나 투자보다 교육과정(process)과 성과(outcome)에 초점 
- 과정지표로서 학습동기, 자기주도적 학습, 학생 활동 및 참여 중심 교육 
-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훈련인-피훈련인관계를 통해 과정과 경험의 질 추론  
- 공교육, 사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주관적 효과 측정 

- 학업성취도 이외에 문제해결, ICT, 사회정서역량 계발, 인성 및 시민성 계발 효과 
- 교육 및 훈련의 경제적 효과, 국가경쟁력에의 기여 정도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4. 교육 영역 

1) 교육영역의 개편 방향(2) 

• 초중등 형식교육에서 생애주기 평생학습 관점으로 확장 
- 유치원 이전 단계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포함(어린이집, 누리과정) 
- 평생학습, 직업교육훈련 교육 지표 강화 
- 질 높은 취업,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및 유지 지표 포함 

 
• 국제 비교 통계 및 지표 강화 

- PISA, TIMMS, TALIS, ICCS 등 최근 교육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학생 및 교사, 교육 

관련 통계 및 지표 활용 
- UN, UNESCO,UNDP, OECD, IMD, WEF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교육 
및 훈련 지표 활용 

 
• 교육 및 훈련 취약 계층 대상 통계 및 지표를 통해 불평등, 격차에 초점 

- 학교밖 청소년, NEET 집단,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 다문화 학생, 학업부진 및 기초학력 미달, 정서행동문제, 게임중독,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 장애 학생 및 성인 집단 교육 및 훈련 기회,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만족도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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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영역 

1) 개편방향 

• 새로 작성된 노동 통계 프레임워크(2017) 반영 

- 노동시장 프레임워크를 웰빙 및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프레임워크  

• 노동 영역 지표체계 재구성 

- 하위영역을 현행 4개 영역에서 일자리(Jobs)와 임금(earnings)의 2개 영역으로 알기 쉽게 단순화  

• 노동 영역의 새로운 사회적 쟁점 반영 

- 일자리의 질 지표(일∙생활 균형, 일자리 만족도), 은퇴(정년), 임금분포(저임금근로자 비중), 근로시

간(장시간 및 초단시간근로) 추가  

• 신규 개발∙생산된 노동통계를 사회지표 체계에 수용 

 - 고용보조지표, 일자리의 수 행정통계, 노동이동 통계 등 이용 신규지표 제시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5. 노동 영역 

2) 현행 노동 영역 지표체계 

• 노동 영역 지표체계 

- 4개 하위영역의 총 21개 지표로 구성  

• 하위영역 

- 인적자원: 6개 지표 

 - 취약계층 취업현황: 4개 지표 

 -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10개 지표 

 - 노사관계: 1개 지표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 한국의 사회지표 노동영역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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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영역 

3) 노동 영역 지표체계 개편안 

• 지표체계 개편안 

- 2개 하위영역의 총 21개 지표로 구성  

• 하위영역 

- 일자리(jobs), 임금(earnings) 

• 세부영역 

- 일자리(jobs): 노동력, 일자리 수, 노동 

  시장 진입과 이행, 일자리 질, 노사관계 

 - 임금(earnings): 임금, 근로시간,  

                                노동비용/생산성 

• 세부영역은 지표구성에는 반영하되, 

명시적으로 지표체계에 제시하지 않음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 한국의 사회지표 노동영역 지표체계개편안> 

주: 1. 노동통계 프레임워크(표 2)의 일자리(jobs) 하위영역의 세부영역별로 지표
를 구성함.  (1) 노동력 5-1~5-5. (2) 일자리 수  5-6. (3) 노동시장 진입과 이행 5-
7~5-10. (4) 일자리 질, 5-11~5-15. (5) 노사관계 5-16.  

2. 노동통계 프레임워크(표 2)의 임금(earnings) 하위영역의 세부영역별로 지표

를 구성함.  (1) 임금 5-17~5-19. (2) 근로시간 5-20. (3) 노동비용/생산성 5-14.   

6. 소득과 소비 영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1) 하위영역의 구성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소득 소비’ 영역을 ‘소득 소비 자산’ 영역으로 변경 

• ‘소득’은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소득’과 ‘자산’ 으로 구분 

• ‘소비와 물가’는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소비’ 와 ‘물가’ 로 구분 

• ‘저축 및 투자’ 하위영역에 속하는 지표를 다른 하위영역으로 이동하고 본 영역은 삭제 

• ‘조세 및 제정’ 하위영역은 유지 
 

2) 개별지표 구성 개편안(1) 

• ‘소득’ 하위영역(1) 

- ‘6-1 GDP 및 GNI, GDP 디플레이터’는 거시경제의 규모에 대한 지표이므로 개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삭제 

- ‘6-2 1인당 GDP 및 GNI’는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로 대체 

- ‘6-3 국민처분가능소득 및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은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1인당 가계처분가능총소득’으로 대체 

- ‘6-4 원천별 월평균 소득’는 ‘소득의 원천별 구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지 

- ‘6-5 농가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는 전체 경제에 대한 대표성이 감소하여 삭제 

- ‘6-6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은 사회지표로서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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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과 소비 영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2) 개별지표 구성 개편안(2) 
• ‘소득’ 하위영역(2) 

- ‘6-7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득분배 관련지표이나, 소득분배에 대한 더 정확한 지표가 있으므로 삭제 

- ‘6-8 가구소득과 부채의 변화’를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가구소득’으로 남기고 ‘가구부채’는 

   구분하여 ‘자산’ 하위영역으로 이동 
- ‘6-10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소득만족도’는 유지 

• ‘자산’ 하위영역 
- ‘6-8 가구소득과 부채의 변화’ 중 ‘가구부채’를 구분하여 이동 

- ‘6-9 가구평균 순자산’은 유지 
- ‘6-20 가계저축률’을 기존 ‘저축과 투자’ 하위영역에서 본 하위영역으로 이동 

• ‘소득분배’ 하위영역 
- ‘6-11 소득분배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로 구분
하여 지표화 

- ‘6-12 순자산액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유지 

• ‘소비’ 하위영역 
-‘6-13 민간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액’을 ‘민간소비지출액(1인당)’와 ‘가구소비’로 변경하고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액은 경제주체의 소비와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삭제 
- ‘6-14 재화형태별 국내소비지출 구성비’는 삭제하고 ‘6-15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로 통일 
- ‘6-17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현황’와 ‘6-18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소비생활 만족도’ 유지 

• ‘물가’ 하위영역 
- ‘6-16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상승률’로 구분 

 

6. 소득과 소비 영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한국의 사회지표 소득과 소비 영역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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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영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1) 개편방향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상의 주거영역 통계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지표 구성 

-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중심 

- 주거관련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개편 

- 지표의 생산 가능성과 지속가능성도 고려하며, 국제사회와의 비교가능성도 고려 

• 기본적인 영역은 주택수급과 시장, 주거상황과 질로 구분 

 

2) 주거영역 사회지표 개편안 

• 기존지표를 보완하거나 유지하는 대신 지표를 체계화하고 일부 지표를 추가 

• 2012년 체계에서 일부 지표들 중 현재 주택시장과 주거영역에 대한 사회적 이슈 

또는 문제와 거리가 있는 지표들은 삭제하는 안을 고려 

- 주택자금 조달방법, 자가마련까지 이사횟수, 주택마련 소요연수, 1인당 사용방수, 주거

시설완비주택수, 주거편의시설 접근성 등은 삭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음 

7. 주거와 교통 영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3) 지표개선안 – 신규지표  

                          < 한국의 사회지표 주거와 교통영역 지표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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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 영역 

1) 하위영역의 구성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환경 영역이 생활환경 영역으로 변경.  

  이에 따라 기존 5개 하위영역 중 생태환경에 속하는 ‘자연자원 이용’과 ‘생태환경’은 제외 

  (해당 하위영역 지표도 제외) 

- 기존 하위영역 중 ‘생활환경’이 영역 명칭과 중복되므로,  

   하위영역 명칭이나 분류체계 변경 필요 

(1안) OECD PSR(Pressure-State-Response) 체계 활용  

☞ 환경압력(←오염물질배출), 환경상태(←생활환경), 환경관리(전과 동일) 

(2안)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 분야 프레임워크 과제에서 제시된 분류방식 활용 

☞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유해물질, 감각공해, 환경개선노력․만족도, 기후변화 적응 

- 최종적으로 하위영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기존 하위영역 분류와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1안 선호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8. 환경 영역 

2) 개별 지표 개편안 

- 국민 삶의 질 지표 추가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후변화 불안도 등 

- 국가주요지표 중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 지표 추가 :  

  환경산업비율(GDP 대비) 등 

- 하위영역 조정 결정 후 신규 지표 추가 검토 

   ☞ 후보군 : 화학물질 유통량, 지하수수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등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영역 지표체계> 



오전세션 :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의 주요방향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방향26

9. 안전 영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1) 개편방향 

• ‘범죄와 사법정의’로 명칭 변경 

- 2015년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서는 ‘안전’영역의 명칭을 ‘범죄와 사법정의’로 제안하였으며,  

   이후 이를 반영한 하위 영역 구분 및 지표 선정과 통계 작성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등과 같은 지표들과의 명칭 및 통계작성 방법의 통일성 유지 및 

OECD나 UN에서 제시하는 지표와 관계 고려 

• 2012년 사회지표 개편 이후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개별지표 추가 

• 유사한 개별지표의 통합을 통한 지표간 배타성 확보 

• 범죄유형구분의 일관성 확보 

• 형사사법활동에서 기존의 경찰과 교정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관련 형사사법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예산, 시설/장비의 투입지표와 효과성,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

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같은 산출지표를 기준으로 각 형사사법기관의 자료를 제시함으로

써 형사사법기관간 비교가능한 지표 산출 

• 기존의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 중심에서 산출지표의 비중 확대 

9. 안전 영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2) 하위영역의 구성 

• 2012년 사회지표의 ‘범죄’, ‘안전의식과 평가’, ‘형사사법활동’ 이었던 세 영역을 

‘범죄와 범죄자’, ‘안전인식과 평가’, ‘형사사법활동’, ‘사법적 정의’의 네 영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함 

• 사법정의 영역의 신설 : 절차적 정의 

• 하위영역의 명칭 변경 : 범죄 -> 범죄 및 범죄자  
 

                                                         < 한국의 사회지표 안전영역 지표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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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통합 영역 

1) 하위 영역의 구성 

         - 영역 명칭이 삶의질 지표는 시민참여, 프레임워크는 사회통합이라 사회통합으로 통일 

         - 시민참여는 사회통합의 하위개념임 

         -  기존 하위영역을 7개로 과도하게 많고 이론적 기반도 취약 

        -  하위영역으로 시민성, 연대, 포용의 세 영역 설정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기존 하위영역 신규하위영역 

정치참여  
시민성 

 
연대 

사회참여 

신뢰 

사회적 소통 

역능성  
포용 관용성 

사회보장 

10. 문화와 여가 영역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1) 개편방향 

• ‘문화-여가’ 에서 여가로 영역규정 변경 

- 여가를 중심으로 영역의 범위를 정하고 문화를  

   여가의 하위 영역에 포함 

• 기존의 문화-여가관련 사회지표체계의  

문화와 여가생활의 기반, 문화예술활동,  

여가체육활동, 미디어활용 등 총 4개 영역을  

여가자원, 여가활동 그리고 여가 결과의  

3개 영역으로 재편 

 

 

2) 개별지표 수정  
  

< 한국의 사회지표 문화와 여가 영역 지표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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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통합 영역 

2) 지표의 선정 

          - 사회통합 영역은 3개 영역에 걸쳐 15개 지표 설정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14개 지표를, 삶의질 지표에만 포함된 시민의식 지표를  

    추가하여 15개 지표 선정 

 

 

 

 

 

 

 

지표체계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연구  

하위영역  지표 

포용 사회적 이동 가능성, 차별경험,  관용 여부 

연대 사회적 참여(소속감, 사회단체참여), 자원봉사경험,  사회적 지지(도움 받을 
사람) 대인신뢰(일반화된 신뢰) 

시민성 정치효능감, 투표 참여, 준법정신, 시민의식, 기관 청렴성, 공정성, 제도신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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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 

2019. 6. 25. 

 

 

스탯코리아 김대훈 

통계청 지표 서비스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해외 지표 서비스 

「한국의 사회지표 」 서비스 개선 방안과 과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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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통계청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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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통계청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통계청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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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방안36

STATS KOREA 

통계청 지표 서비스 

K-indicator 

1. 「국가주요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제공 중 

2. 15개 영역별 지표 분류 

3. 단위지표별 시계열 및 국제비교 통계 제공 

4. 종단적 변화와 한국의 상대적 수준을 해설하는 통계 설명형 서비스 제공 

5. 2018년 지표 표준화 연구 용역 통해 「국가주요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통합 서비스 

시행 예정(단일 지표 콘텐츠 제공) 

STATS KOREA 

통계청 지표 서비스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1.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 

삶의 질 상황에 대한 연차적 지표 보고서 

2. 영역별 주요 동향 보고에 반복 핵심 지표 수록 

3. 통계 서술형 보고 방식 

4. KOSIS 온라인간행물 메뉴에서 보고서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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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 

1. 인구, 건강,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등 11개 영역 구성의 지표체계(54개 하위영역, 총 281개 지표) 

2. 매년 지표 보고서 발간 

3. 보고서 주요 구성: 지표 요약 해설, 영역별 단위지표 통계표, 국제비교 통계표 

4. KOSIS 온라인간행물 메뉴에서 보고서 파일과 영역별 단위지표 통계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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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방안38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지표 제시 방식: 복합적 지표 통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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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지표 제시 방식: 방대한 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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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방안40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지표 제시 방식: 국제비교 통계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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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 구성 「국가발전지표」 영역 구성 「국민삶의질지표」 영역 구성 
인구 인구 
가구와 가족 가족 가족·공동체 
건강 건강 건강 
교육 교육 교육 
문화와 여가 여가  여가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주거 

성장 
안정 

노동 고용과 노동 고용·임금 
소득과 소비 소득·소비·자산 소득·소비·자산 
안전 범죄와 사법정의 안전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회통합 사회통합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지표 체계 간 영역의 중복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노동 
소득과 소비 

안전 
환경 

사회통합 

인구 

한국의 사회지표 

국가발전지표 국민삶의질지표 

성장 
안정 

주관적 웰빙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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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표 서비스 

98개
(34.9%)

129개
(64.5%)

61개
(85.9%)

54개
(19.2%)

한국의사회지표
(총 281개)

국가발전지표
(총 200개)

국민삶의질지표
(총 71개)

STATS KOREA

「한국의사회지표」 서비스

지표체계간지표의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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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OECD Data (data.oecd.org)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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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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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World Bank Data (data.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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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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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World Bank WDI (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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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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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핀란드 Findicator (findikaattori.fi/en)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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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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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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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sustainable-development/monet.html)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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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프랑스 통계청 (www.insee.f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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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방안54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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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영국 통계청 (www.ons.gov.uk) 

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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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해외 지표 서비스 

해외 지표 서비스 특징 

1. 간결하고 요약적인 통계 정보 

2. 풍부한 설명 정보 

3. 통계 데이터베이스(DB)와의 연계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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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과 과제 

서비스 개선 방안 

파일 다운로드형 영역 설명형 

지표 연계형 단위지표 설명형 

데이터베이스(DB) 기능 지표 기능 

독
립
형 

통
합
형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과 과제 

파일 다운로드형 

1. 영역별 지표 목록 브라우징 

2. 단위지표별 통계표 파일 제공(이용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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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과 과제 

영역 설명형 

1. 영역별 주요 변화 설명 

2. 영역 내 모든 단위지표 설명과 그래프 및 통계 제시 

3. 한 영역이 단일 통계 주제(topic)가 되도록 설계 

4.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삶의질지표」와 차별화 가능 

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과 과제 

지표 연계형 

1.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의 지표 통계 출처 기능 

2.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의 단위지표별 데이터 링크 

3. 「한국의 사회지표」가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의 지표 통계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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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KOREA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과 과제 

단위지표 설명형 

1.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삶의질지표」와 동일한 형태의 단위지표 DB 구축 

2. K-indicator에 지표 풀(pool) 구축, 지표 체계별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설계 

3. 지표 표준화: 단위지표 구성, 지표 콘텐츠 구성 등  

4. 지표 통계 표준화: 지표 시계열 , 지표 출처 방식, 국제비교 대상국, 통계표 형태 등 

STATS KOREA 

K-indicator 서비스 개선 과제 

1. 「국가주요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중심의 서비스 구현 

      1.1  「e-나라지표」와 도메인(www.index.go.kr) 분리 

      1.2  「녹색성장지표」의 서비스 분리 

2. 지표 검색의 개선 

      2.1  지표체계(국가주요지표, 국민삶의질지표)별 검색: browse 

      2.2  단위지표별 검색: search & browse 

      2.3  범영역 이슈별 검색: browse 

「한국의 사회지표」 서비스 개선 방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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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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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현황

및 향후 과제

오후세션1

정책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현황

유성렬 교수 (백석대학교)

지표생산의 안정화 및 정책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이희길 서기관 (통계개발원)

측정방법의 안정화를 위한 향후 과제

미생산 지표의 생산 방안 및 향후 과제

도남희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주제1

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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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향후 과제

주제1. 정책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현황
유성렬 교수 (백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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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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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work) :      (ma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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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Well-Being 

Children in poverty
Children whose parents lack secure employment 
Children living in a household with a high housing cosst burden 
Teens not in school and not working 

Education 

Young children (ages 3 and 4) not in school 
Forth-graders not proficient in reading 
Eighth-graders not proficient in math 
High school students not graduating on time 

Health 

Low birth-weight babies 
Children without health insurance 
Child and teen deaths per 100,000 
Teens who abuse alcohol or drugs 

Family and Community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Children in families where the household head lacks a high school diploma 
children living in high-poverty areas 
Teen births per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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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Economic well-being 
Poverty Rate (All Families with Children Ages 0 17)  
Secure Parental Employment Rate (All Families with Children Ages 0 17)  
Median Annual Income (All Families with Children Ages 0 17)  
Rate of Children with Health Insurance (All Families with Children Ages 0 17)  

Safe/Risky behavior 

Teenage Birth Rate (Ages 10 17)  
Rate of Violent Crime Victimization (Ages 12 19)11  
Rate of Violent Crime Offenders (Ages 12 17)  
Rate of Cigarette Smoking (Grade 12)12  
Rate of Binge Alcohol Drinking (Grade 12)  
Rate of Illicit Drug Use (Grade 12)  

Social Relationship Rate of Children in Families Headed by a Single Parent (All Families with Children Ages 0 17) 
Rate of Children Who Have Moved Within the Last Year (Ages 1 17)  

Emotional/Spiritual Well-being 
Suicide Rate (Ages 10 19)13  
Rate of Weekly Religious Attendance (Grade 12)  
Percent Who Report Religion as Being Very Important (Grade 12)  

Community Engagement 

Rate of Persons Who Have Received a High School Diploma (Ages 18 24)15  
Institutionally Disconnected Youth Rate (Ages 16 19)16  
Rate of PreKindergarten Enrollment (Ages 3 4)  
Rate 29)17  
Rate of Voting in Presidential Elections (Ages 18 24)18  

Educational Attainment Reading Test Scores (Averages of Ages 9, 13, and 17)  
Mathematics Test Scores (Average of Ages 9, 13, and 17)  

Health 

Infant Mortality Rate  
Low Birth Weight Rate  
Mortality Rate (Ages 1 19)  
Rate of Children with Very Good or Excellent Health (Ages 0 17, as reported by parents)  
Rate of Children with Activity Limitations due to Health Problems (Ages 0 17, as reported by parents)  
Rate of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s (Ages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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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lose friends  
Support closest friend 
Conflict closest friend 

Neighborhood resources
Neighborhood safety
Material deprivation 

Gender  
Disability  
CALD background 
Disability difficulties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uberty  

Bullying  
Closeness of relationships  
Feeling good  
Optimism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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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생산의 안정화 및

정책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이희길 서기관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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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생산의 안정화 및  
정책활용을 위한 향후과제 

‘19. 06. 25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이 희 길 

Contents 

Ⅰ. 서론 
  1. 지표 작성 목적 

  2. 지표의 활용 

 

Ⅱ. 정책활용을 위한 과제 
  1. 지표의 적절성 및 강건성 확보 

  2.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3. 지표의 정책적 활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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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지표의 정의에서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려주고, 특정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통계정보(Bauer, 1966)” 

   1. 지표작성의 목적 

4 

 지표들이 여러 현상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의 정보적(informative) 기능  

 지표들이 특정 분야에서 발전이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의 사회

적(social) 기능 

 지표 여러 사회 집단들 및 일반대중이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의 논의와 

결정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민주 사회의 정보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 

   2. 지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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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표구축 
 

지표체계의 
확산 

 

생산자 
 

 

이용자 
 

 

민주적 거버넌스에 

이용자→ 
생산자 

 

지표체계를 활용한 의사소통=공론화 
 

지표체계 활용 

   2. 지표의 활용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Towards a harmonized methodology for statistical indicators: 
part 1:Indicator typologies and terminologies. 

6 

고객중심 :  
공정한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충족 

브랜드 인지도 :  
공정/신뢰 → 고품질 보장 

성과/영향 : 사용증가 

출처: 공식 통계 가치에 대한 권장(Recommendations on the value of 
official statistics). 공식 통계 가치에 관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on the 
value of official statistics) 작성, 2017년 2월 CES 사무국 회의에서 제시됨.  
 

   2. 지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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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지표의 적절성 및 강건성 확보 

지표 Framework 및 지표체계 

필요 지표통계 목록 제시 

작성 방안 검토 

가공통계 조사통계 행정자료 

국가승인통계 

8 

적절성 

정확성과 신뢰성 

지표의  
강건성 

일관성과 비교성 

접근성과 명확성 

시의성과 정시성 

   1. 지표의 적절성 및 강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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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객관성 

자료원, 개념, 방법, 과정 및 데이터 보급은 통계적 고려사항들, 국가와 국제 원칙들 및 모

범 사례들을 기반으로 선택 

방법론적 타당성 

타당한 통계 방법들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지침 및 모범 사례들에 따라 생

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를 위해 자료원과 방법들은 기록되어야 하며, 투명성을 보

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함 

 (메타데이터 공개) 지표명, 지표정의, 의의, 자료원, 산식 등 

 (온라인 공개)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 일반인 공개 

   1. 지표의 적절성 및 강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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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일관성과 비교성 : 통계가 범위, 정의, 분류 및 단위와 관련하여 공통의 표준을 사용하여 생
산되어야함 

시의성과 정시성 : 시의성은 데이터가 기준 기간 이후 얼마나 빠르게 배포되는지를, 
정시성은 데이터가 예상된, 미리 발표된 날짜에 배포되는지 여부와 관련 

 (지표선정기준) 자료의 질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선정 

정확성과 신뢰성 : 통계는 현실을 정확하고, 신뢰 있게 보여주어야함 

접근성과 명확성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적합하고 편리한 포
맷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 

   1. 지표의 적절성 및 강건성 확보 



오후세션1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현황 및 향후 과제

주제1:정책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102

11 

   2.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지표작성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면, 

1)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과 함께 

2) 이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고서(social reporting)와 온라인 DB 제공이 중요 

12 

2. 지표작성 6단계    3. 지표의 정책적 활용 

계획 

중앙부처, 지자체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 플랜으로서 아동 관련 각종 대책을 종합 

관리하고 조정·평가 수행 

비전 

- 행복한 아동과 존중받는 아동으로서 아동기는 생에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느낄 수 있

도록 아동 친화적 발달 환경을 제공 

- 아동의 4대 권리인 발달, 생존, 보호, 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권리의 주제로 인정하고 온

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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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성과지표 현재 목표치 주관부처 비고 

총괄 

삶의 만족도 60.3% 77%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행복지수(주관적 행복) 74.0점 85점 복지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UN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 
(‘17) 

복지부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미래 
준비 

아동결핍수준 
(정기적 여가활동 결핍) 

54.8% 
(52.8%) 

32% 
(40%) 

복지부 
(문체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공동체 의식 2.12점 2.75점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건강 

영유아건강검진율 63.7% 90% 복지부 건강검진결과분석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4.7% 23% 
복지부,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15~19세 자살률 7.9명 6.8명 복지부 사망원인통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p. 20. 

   3. 지표의 정책적 활용 

14 

영역 성과지표 현재 목표치 주관부처 비고 

안전 

안전사고 사망자 수 3.9명 2.9명 경찰청 사망원인통계 

아동범죄 피해자 수 
(15세 이하) 

26,962명 
(성폭력) 

294,188명 
(상해폭행) 

25,000명
/280,000명 

복지부 경찰청 범죄통계 

재학대 판정율 14.4% 10% 복지부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함께하는 
삶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 4.61점 5.4점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소년범 재범률 41.63% 3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p. 20. 

   3. 지표의 정책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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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기본방향, 추진목표, 기능의 조정, 주요 시책, 재원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비전 

-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 중점과제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설정 

   3. 지표의 정책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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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지표명 현재 목표 출처 설정근거 

최상위 
지표 

삶의 만족도 6.3점 6.9점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국가 평균 

주관적 행복감 82점 100점 
방정환재단 

연세대학(2016) 
OECD 국가 평균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 보장 수준 60.7% 65.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7)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77.3% 80.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7)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66.6% 75.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7)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단체활동 참여율 31.9% 37.0% 
통계청 사회조사

(2015) 
연평균 증가율 3% 적용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건수 

4,159 4,221 
여성가족부 꿈드림 

정보망 
현재 인원대비 매년  
1천 명 상향 설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p. 15. 

   3. 지표의 정책적 활용 



제5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지표생산의 안정화 및 정책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105

17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p. 15. 

영역 주요 지표명 현재 목표 출처 설정근거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인원 

16,000명 21,000명 
여성가족부 꿈드림  

정보망 
현재 인원대비 매년 
1천 명 상향 설정 

니트비율 18% 15%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국가 평균 

아동·청소년 빈곤율 7.1% 5%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 

스마트폰 과의존율 30.3% 28% 
과학기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3. 지표의 정책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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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역이 개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아동과 청소년을 관할하는 두 부처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 영역 중심으로 

구성된 한계가 있음 

생애주기적 관점 결여 

실제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생애주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함 

   3. 지표의 정책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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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작성 6단계    1. 지표구축 및 강건성 확보  

지표생산 기반 확보 

지표 DB구축 및 서비스 

지표 강건성 확보 

 (지표생산)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DB구축 및 서비스) 해당 국책 연구기관(관련 예산 확보 필요) 

 국가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지표생산 추진 

 통계 조정(연령, 미생산 지표 생산 등 ) 협력 

 품질 관리 및 검증 강화  

20 

2. 지표작성 6단계    2. 지표 서비스 및 정책활용 

정책활용 

Social Reporting 

 아동종합실태보고서(the State of Child in korea) 

 청소년종합실태보고서(the State of Youth in korea) 

 정책 단계별 활용 

의제설정 

정책형성 

의사결정 정책이행 

정책평가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Towards a 
harmonized methodology 
for statistical indicators: 
part 3:Relevance of 
Indicators for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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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생산 지표 현황과 이슈 

Ⅳ.  지표 생산 방안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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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아동청소년 통계 프레임워크 및 지표 체계 제공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통계 생산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모니터링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표 개발의 목적 

Ⅱ.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체계 



오후세션1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현황 및 향후 과제

주제2:측정방법의 안정화를 위한 향후 과제114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적절성 지표체계 및 영역별 전문가 검토 

각 영역별 전문가 자문 각 부처 담당자 자문 

복지부(아동), 여가부(청소년) 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검토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관계부처 합동(복
지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관계부처 합동
(여가부) 

아동청소년 웰빙 측정 관련 국내·외동향 파악 

국제기구(UN, OECD, EU 등)  해외의 단위국가 사례 검토 기존 국내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현황 파악 

지표 체계 개발 과정 

189
 157 159
189

7 192
10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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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인구 영역은 3개 세부영역 및 9개 지표로 구성 
 
▪ 9개 지표 중 인구구조  가족구조  지표는 보완 필요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아동∙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 √ √ ○

학령인구 √ √ √ ○

가족구조 √ √ √ √ △

인구추계 아동∙ 청소년인구추계 √ √ √ √ ○

출생아수 √ ○

혼외 출산율 √ ○

모의 출산연령 √ ○

아동∙ 청소년자녀가 있는 부모의 이혼율 √ √ √ √ ○

아동∙ 청소년사망률 √ √ √ √ ○

인구

인구구조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인구동태

- 

157 158 106 

9 6 1 

21 20 4 

30 26 

19 19 38 

18 16 11 

26 25 1 

15 20 

10 18 16 

31 26 9 

8 8 6 

127 13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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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사회정책 영역은 3개 세부영역 및 25개 지표로 구성 

 
▪ 25개 지표 중 6개 지표의 생산가능성은  △(1개) 또는  X(5개) 로 판단 

 
- △ 판단 지표(1개): GDP 대비 아동청소년 정책예산 비율 
 

- X 판단 지표(5개): 사회정책 영역 4개, 인프라 영역 1개 지표 
 
    . 아동청소년 1인당 의사 비율 
 
    . 평균 아동양육시설 보호기간: 통계자료 불충분 

 
    . 장애아동의 시설입소 비율: 통계자료 불충분 

 
    . Home schooling: 통계자료 수집 어려움 

 
 

  

사회정책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아동∙청소년

정책 예산
GDP 대비 아동∙ 청소년 정책 예산 비율 √ √ √ √ △

아동수당 지급 비율 √ X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수 √ ○

누리과정 지원률 √ ○

보육료 수급아동수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수 √ √ √ √ ○

아동 청소년 1인당 의사 비율 √ √ √ √ X

아동 청소년 1인당 교사 비율 √ √ √ √ ○

보호대상아동발생비율 √ √ √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아동공동생활
가정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수

√ √ √ √ ○

국내외 입양 비율 √ √ √ √ ○

평균 아동양육시설 보호기간 √ √ √ √ X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 비율 √ √ √ √ ○

장애 아동의 시설 입소 비율 √ √ √ √ X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 대 아동 비율 √ ○

국공립보육시설(유치원) 비율 √ ○

초등학교 비율 √ ○

청소년 1인당 청소년시설 비율 √ √ ○

청소년 1인당 학교 밖 비율 센터 비율 √ √ ○

청소년 1인당 쉼터 비율 √ √ ○

학급당 학생수 √ √ √ √ ○

대안학교(유/초/중/고) √ √ √ √ ○

Home Schooling √ √ √ √ X

방과 후 아카데미 √ √ √ ○

지역아동센터 √ √ √ ○

인프라

사회

정책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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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수준 및 환경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 √ √ √ ○

교육적 결핍(educational deprivation) √ √ √ √ △

교과서 외 도서 보유 비율 √ √ √ √ ○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걱정 정도

√ √ √ △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 √ √ √ √ △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빈곤갭 √ √ √ √ △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실직비율 √ √ √ √ △

가족풍요도(family affluence) √ √ √ √ X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 √ √ √ √ △

가구원 1인당 방 수 √ √ √ √ △

주거 과밀(overcrowding) 정도 √ √ √ √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아동∙ 청소년비율 √ √ √ √ △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 √ √ △

지역사회 편의(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 √ √ √ ○

1년 동안 이사를 한 경험 √ √ √ √ X

학교 전출입 비율 √ √ √ ○

거주기간 √ √ √ √ △

어린이 놀이 시설현황 √ √ √ √ ○

공기오염 정도 √ √ √ √ ○

빈곤

생활수준

주거환경

물질적
수준
및
환경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  물질적 수준 및 환경 영역은 3개 세부영역 및 19개 지표로 구성 
 
▪ 19개 지표 중 13개 지표의 생산가능성이 △(11개),  X(2개) 판단 
 

  

건강 
▪ 건강 영역은 3개 세부영역 및 22개 지표로 구성 
 

▪ 22개 지표 중 2개 지표의 생산가능성 △ 판단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부모의 우울 정도 √ √ √ √ △

부모의 신체적 건강 관련 √ √ √ √ △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 √ √ ○

우울한 감정 경험 √ √ √ ○

자살생각 경험 √ √ √ ○

자살률 √ √ √ ○

조산비율 √ ○

저체중 출산 비율 √ ○

장애유형별 출현율 √ √ √ √ ○

과체중률, 비만율 √ √ √ √ ○

BMI √ √ √ √ ○

자기보고 건강상태 √ √ √ ○

수면시간 √ √ √ √ ○

만성질환아동∙청소년비율 √ √ √ √ ○

치과검진율 √ √ √ √ ○

입원 √ √ √ √ ○

완전모유수유 실천율 √ ○

영유아 건강검진비율 √ ○

예방접종 완전접종률 √ ○

영양(섭취)/영양결핍 √ √ √ √ ○

규칙적 식사(아침식사) √ √ √ √ ○

규칙적 운동 실천율 √ √ √ √ ○

정신건강

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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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 발달 
▪ 학습 ∙ 발달 영역은 2개 세부영역 및 28개 지표로 구성 
 
- 학습지표 중 △(5개),  X(1개)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유치원, 보육시설 취원율 √ ○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 △

교육 진학률 √ √ √ ○

학업 중단률 √ √ √ ○

사교육 참여율 √ √ √ √ ○

사교육 시간 √ √ √ √ ○

사교육 교사와의 관계 X

책 읽어 주기 √ △

학교생활 만족도 √ √ √ ○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 √ √ ○

학교시설 만족도 √ √ √ ○

학교 주변환경 만족도 √ √ √ ○

선생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 √ √ √ ○

교사 만족도 √ √ √ △

학업 스트레스 √ √ √ ○

진학 희망 분야 √ √ √ ○

학교, 시설(어린이집)에 가기 좋아하는 정도 √ √ √ ○

학업몰입도 √ √ √ △

학습시간(공교육, 사교육 포함) √ √ √ √ △

교육성취: 읽기, 수학, 문제해결역량 및 격차(PISA) √ √ √ ○

자발적 학업 성취 √ √ √ ○

학습
학습
∙

발달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 발달: 연령에 따른 생산가능성이 차이를 보임 
              7개의 지표 중 △(4개),  X(5개) 
 

    - △ 판단 지표(4개): 자기효능감(육아정책연구소) 

                                 이타심, 관용, 공감능력(청소년정책연구소) 

    -  X 판단 지표(5개): resilience, 이타심, 관용, 공감능력(육아정책연구소) 

                                          self-regulation(청소년정책연구소)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resilience √ √ √ √
X (육아연)
○ (청정원)

수용어휘력/표현어휘력 √ √ √ √ ○

self-regulation √ √ √ √
○ (육아연)
X (청정원)

자기효능감 √ √ √ √
△ (육아연)
○ (청정원)

이타심 √ √ √ √
X (육아연)
△ (청정원)

관용 √ √ √ √
X (육아연)
△ (청정원)

공감능력 √ √ √ √
X (육아연)
△ (청정원)

학습
∙

발달
발달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학습 ·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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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 활동 

 

▪ 여가 ∙ 활동 영역은 3개 세부영역 및 26개 지표로 구성 
 

 
▪ 여가 및 활동: 14개 지표 중 △(4개) 또는 X(8개) 
 

  - △ 판단 지표(4개): 가족과의 경험, 놀이시간 

                               여가시간(육아정책연구소) 
                               문화 및 여가시설의 이용 접근 가능성 및 질적평가 
                                                                       (청소년정책연구소) 
 

   - X 판단 지표(5개): 놀이 공간 확보, 여가 동반자 

                               여가활동, 여가 만족도,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육아정책연구소) 
 
                                                                                                        

  
 
 

  

여가 · 활동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장난감 보유 정도 √ X

가족과의 경험(외식, 문화, 친척방문) √ △

놀이 시간 √ △

놀이 공간 확보 √ X

여가 동반자 √ √ X

여가 활동 √ √ √ √
X (육아연)
○ (청정원)

시간사용 만족도 및 시간사용 자유 √ √ √ ○

여가시간 √ √ √ √
△ (육아연)
 ○ (청정원)

여가 만족도 √ √ √ √
X (육아연)

 ○ (청정원)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 √ √ √
X (육아연)

 ○ (청정원)

문화 및 여가시설의 이용 접근 가능성 및 질적평가  √ √ √ √
X (육아연)

 △ (청정원)

매체 관련 활동 √ √ ○

애완동물(여부 및 관계) √ √ √ √ X

방과 후 활동(학교 밖 활동) √ √ √ ○

여가
및

활동

여가
∙

활동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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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 활동 
▪ 사회경제적 참여: 8개 지표 중 △(3개) 

 
▪ 참여경험 및 의식: 4개 지표 중 X(1개)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부모님 돕기(심부름하기) √ √ √ △

친구들과 일정하게 모임(노는 횟수) √ √ △

일하는 청소년 비율(학교 유형별) √ √ ○

자원봉사/기부 참여 √ √ ○

종교활동 √ √ ○

동아리 및 클럽에 참여하는 청소년 비율 √ √ ○

청소년 NEET 비율 √ √ ○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 비율 √ √ △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 √ ○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 비율 √ √ X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 √ √ √ ○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도 √ √ √ ○

사회
경제적
참여여가

∙
활동

참여경험
및 의식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안전 · 행동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혼자 있는 시간 정도 √ √ √ △

흡연 경험 비율 ○

음주 경험 비율 √ √ ○

마약 경험 비율 √ √ ○

약물사용경험비율 √ √ ○

10대 출산, 낙태 비율 √ √ △

10대 성관계 비율 √ √ ○

비행∙범죄경험 √ √ ○

왕따 경험(가해)_매체 경험 포함 √ √ ○

학교폭력(가해) √ √ ○

아동가출        √ √ √ √
X (육아연)

 ○ (청정원)

가정 내에서의 안전(안전사고 등)        √ √ √ √
△ (육아연)
 ○ (청정원)

지역사회에서의 안전(안전사고 등) √ √ √ √
△ (육아연)
 ○ (청정원)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 √ ○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 및 사망률 √ √ √ √ ○

아동학대 유형별 신고율 및 발생율 √ √ √ √
X (육아연)

 ○ (청정원)

스마트폰 과의존 √ √ √ ○

유해물질 가정 내 유무       √ √ √ △

스마트폰 소유여부 √ √ √ △

유해매체 노출 및 이용 √ √ √ ○

안전
∙

행동

위험
및

행동

안전

위해환경
접촉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 안전 · 행동 영역은 3개 세부영역 및 20개 지표로 구성 

 
 -위험 및 행동: △(2개),  X(1개),   안전: △(2개),  X(1개),  위해환경 접촉: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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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관계 영역은 3개 세부영역 및 31개 지표로 구성: △(18개) ,  X(5개) 

 
▪  가족관계 : 14개 지표 중 △(7개) 또는 X(4개)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주양육자 여부 √ √ ○

친부모 동거 여부 √        √ △

부모와의 애착 정도 √ √ ○

결혼만족도 √ √ √ √
○ (육아연)
X (청정원)

가족 상호작용(응집성, 유연성) √ √ √ √
○ (육아연)
X (청정원)

아버지의 양육 참여 √ √ △

가족내 규칙       √       √ √ √
△ (육아연)
X (청정원)

가족 가치       √       √ √ √ X

가족관계 √ √ √ √ ○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 √ √ √
△ (육아연)
 ○ (청정원)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 √ √ √ √
△ (육아연)
 ○ (청정원)

부모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아동∙청소년 비율 √ √ √ √
△ (육아연)
 ○ (청정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의 비율 √ √ √ √
△ (육아연)
 ○ (청정원)

맞벌이 가구 자녀비율 √ √ √ √ △

생산
가능성

관계
가족
관계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 또래관계: 6개 지표 중 △(4개) 또는 X(1개) 

 
  - △ 판단 지표(4개): 또래관계, 또래관계 만족도 
                                 친구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 
                                 친구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X 판단 지표(1개):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 존재 비율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또래관계 상호작용 √ √ √ √ △

또래관계(급우, 교우관계 포함) √ √ √ √ ○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 존재 비율 √ √ √ √
X (육아연)
○ (청정원)

또래관계 만족도 √ √ √ √
△ (육아연)
○ (청정원)

친구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 √ √ √ √ △

친구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 √ √ △

또래
관계

관계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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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11개 지표 중 6개 지표의 생산가능성이 △로 판단 

 
  -  △ 판단 지표(6개): 일반적 대인관계 정도, 일반적 대인관계 인식 
                                             이웃관계 만족도, 이웃에 친구 여부, 이웃의 지원 가능,  
                                             주변에 대한 관심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일반적 대인관계 정도 √ √ √ △

일반적 대인관계 인식 √ √ √ △

이웃관계 만족도 √ √ √ △

이웃에 친구 여부 √ √ √ △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 √ √ √ ○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친구∙가족과의 토론 √ √ √ ○

지역사회 만족도 √ √ √ ○

사회신뢰도 √ √ √ ○

이웃의 지원 가능 √ √ √ △

지역사회 이용 시설 만족도 √ √ √ ○

주변에 대한 관심 √ √ √ △

관계
지역
사회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관계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 영역은 4개 세부영역의 9개 지표로 구성 
     
 - △ 판단 지표 (3개): 행복감, 삶의 의미,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육아정책연구소) 

 
 - X 판단 지표(5개): 삶에서의 성취,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영역별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삶의 의미(육아정책연구소) 

0-5세 6-11세 12-17세 18세-24세

행복감 √ √ √ √
△ (육아연)
○ (청정원)

전반적 만족도 √ √ √ √ ○

영역별 삶의 만족도 √ √ √ √
X (육아연)
○ (청정원)

기질 √ √ ○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 √ √ √
X (육아연)
○ (청정원)

유데모니아 삶의 의미 √ √ √ √
X (육아연)
△ (청정원)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 √ √ √
△ (육아연)
○ (청정원)

삶에서의 성취(Achieving)      √ √ √ √ X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 √ √ X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개인 만족도

생산
가능성

연령
아동 청소년영역

세부
영역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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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생산 지표 현황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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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아동 청소년 비고 

여가· 활동 여가 및 활동 

장난감 보유 정도 ○ 육아연 

놀이 공간 확보 ○ 육아연 

여가 동반자 ○ 육아연 

여가활동 ○ 육아연 

여가만족도 ○ ○ 육아연 

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도 ○ ○ 육아연 

문화 및 여가시설의 이용 접근 
가능성 및 질적 평가 

○ ○ 
육아연 

애완동물(여부 및 관계) ○ ○ 

미생산지표 

 영유아에 대한  여가 및 활동에 대한 자료 부재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가 시간과  
    문화 및 여가시설의 이용 접근 가능성 및 질적 평가에 대한 자료 보완 
 

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아동 청소년 비고 

안전· 행동 

위험 및 행동 아동 가출 ○ ○ 육아연 

안전 
아동학대 유형별  
신고율 및 발생율 

○ ○ 육아연 

관계 
가족 관계 

결혼만족도 ○ ○ 청정원 

가족 상호작용(응집성, 유연성) ○ ○ 청정원 

가족내 규칙 ○ ○ 청정원 

가족 가치 ○ ○ 

또래 관계 문제 시 상담 가능한 사람 존재 비율 ○ ○ 육아연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영역별 삶의 만족도 ○ ○ 육아연 

긍정/부정 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 ○ 육아연 

유데모니아 삶의 의미 ○ ○ 육아연 

개인 만족도 
삶에서 성취(Achieving) ○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 

미생산지표 

 영유아 및 아동의 위험 행동 및 안전에 대한 자료 부족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가족관계 또는 가족 내 규칙과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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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생산 지표 방안과  
향후 과제 

0~24
(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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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태조사의 범위  

 현행 조사 내용과 범위: 아동과 청소년 조망 한계 

청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세 이상

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 한국아동패널(미승인)

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5 청소년종합실태조사

6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7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8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9 보육실태조사

10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11 초중고사교육비조사

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3 보호아동관련 통계

14 한국 아동 삶의 질 지표(미승인) 만8세 만10세 만12세

15 전국예방접종현황

16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성인

17 사회조사 성인

18 진로교육현황조사 초6 중3 고2

19 인구동향조사

20 청년사회경제적조사 성인

초등(1~6학년) 중등(1~3학년) 고등(1~3학년)

1 아동종합실태조사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일반/저소득층 가구

만9~18세 아동

조사명/대상(만 연령)
영유아

초등4~6학년 중1~3학년 고1~3학년

영유아기(0-6세) 초등학령기(7~12세) 중등학령기 고등학령기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중1~고3)

초등학교 4학년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소아(1~11세) 청소년(12~18세)

만9~24세 청소년/주양육자

0~24세

0~24세

만0~5세

만0~5세

초등1~6학년 중1~3학년 고1~3학년

청소년(만 13~18세)

청소년(만15~18세)

출생부터 사망까지

출생후 36개월

유아∙아동(만3~12세) 청소년(만13~18세)

 아동(복지부)과 청소년(여가부)의 기존 사회조사 성
격의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실태조사가 있음 

 

 두 조사 모두 “중장기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목적을 공유 

 

 주 양육자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조사  

 

기존의 아동·청소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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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조사를 통합하여 부처․연구소에서 협력 수행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사회)조사’로 변경 제안 
   참여기관: 부처(복지부, 여가부),연구소(보사연, 청정연, 육아연) 

 

 두 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되 통계생산이 취약한 
영·유아기(취학전)에 대한 조사 강화  

 

미생산 지표 생산 방안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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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아동의 성장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조사 주기에 대한 단축 필요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양상과 질을 파악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부처와 기관의 수요 반영 필요 

 

  관련 법령 보완, 통계승인, 예산변경, 관계기관 협
력방안, 조사설계 변경방안 마련(연구) 등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 

 

향후 과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지표 활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

오후세션2

지역사회지표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지표 활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
정해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주제1





오후세션2

지역사회지표 활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

주제1. 지역사회지표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지표 활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
정해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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