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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성 지수 분석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정책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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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 지수&� -����0#���"��)�분석에 따른 5!�	�가입국들의 코로나'��대응 정책 엄격성의 효과성을 분석하
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3'�&이하��코로나'�)�발생 이후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점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어 O>� ,�

0�-���P�시대로 가고 있다��코로나'�의 완전 방역을 이루며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또다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옥스퍼드 코로나바이러스 정부대응추적 프로젝트&5���9
)에서 제시된 �'개 지표 중 
5�-?�-�"��	� �에서 엄격성 지수 분석에 활용되는 �개 지표를 분석하여 정책의 엄격성을 분석하여 추후 발생하는 대규모 감
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엄격성 지수 분석 결과���개 지표 중 �개 지표에서 정책의 도입한 시점부터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사한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하지만��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 대응의 적절성8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판단 기준이 7(점 사이의 임의
의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변수설정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응 정책의 엄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찾고자 하였다��지수와 확진자 추세 간 유사한 변화는 
찾았지만��엄격성 지수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연구이다��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확진자 증감 대비 엄격성 지수 분석
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지표별 평균치와 확진자 추세 분석을 통한 공통적인 효과성 분석 등 다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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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성 지수&� -����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3'�

1. 서 론

코로나'��발생 이후 점진적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감염병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서 초기부터 대응을 엄격할 필요가 있다��방역 대응 정책은 블룸버
그 통신��5���9
�����등 여러 방면으로 평가되어 왔으며��그 중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해 현재 감염병 대응 정책
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신뢰도8효과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5�!	��.개국 중 �개국은 임의로 선정된 한국��미국��영국��일본��독일��호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스페인��덴마크��뉴질
랜드��노르웨이��멕시코��체코��핀란드��그리스��스위스를 분석하였다�

엄격성 지수는 5���9
에서 제시하는 �'개 지표 중 폐쇄8취소8제한 등으로 이루어진 엄격성 지수에 활용되는 �개 지표인 
학교8직장의 폐쇄��공공 행사 취소��모임 제한��자가격리 강화��감염병 예방 홍보��대중교통 이용 제한��지역 내 이동 제한��국제 
여행 통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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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분석한 �개 지표 중 �개 지표인 학교8직장의 폐쇄��공공 행사 취소��모임 제한��자가격리 강화��지역 내 이동 제한에서 엄격성 
지수 변화와 확진자 추세 간의 유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격성 지수는 단순히 정부 정책의 엄격함을 기록하는 데이터이며��국가 정책의 엄격성에 대한 적절성8효과성을 입증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그리하여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한계점을 강화하여야 한다�

표 1 대응 지표와 확진자 증감이 유사한 국가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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