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0권 제2호(2014)

J Environ Health Sci, 2014; 40(2): 71-80

71

http://dx.doi.org/10.5668/JEHS.2014.40.2.71

우리나라 환경보건지표 개발 과정과 활용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An Overview of Current Trends of Studies about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in Korea

Jong-Tae Le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of Korea and to share our experience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version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Methods: This paper describes 1) the background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2) the ways how we

developed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of Korea; 3) the current status of selected indicators; and 4)

suggestions for the further policy development.

Results: The 6-year long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 systems in Korea could

provide outputs on three major distinct aspects on the indicator issues. Firstly, we have developed the rational

process/manual so that the government can select and advocate the potential indicators with a relatively objective

manner. Secondly, we have suggested the potential candidate indicators which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We also pooled all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summary index which we expect to tell the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Third, we provided suggestions on the further utilization of this indicator system.

Conclusion: The miss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is to resolve the public health problems occurring because

of hazardous environ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the community health problems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ed, these environmental indicators can be us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is ready-prepared system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Keywords: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environmental health policy, environmental pollution, DPSEEA

model

I. 서 론

환경보건지표는 환경과 건강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과 관련된 환경지표(Heath-

related environmental indicators)와 환경 요인과 관

련된 건강지표(Environment-related health indicators)

로 구성된다. 이러한 환경보건지표 정보는 환경보건

을 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1)

환경보건지표는 개별 지표단위로는 기존 환경지표,

보건지표와 다르지 않으나, 연관된 지표들을 모아 수

용체 지향적 관점에서 일련의 연결고리를 만들 때

환경보건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보건지표 개발을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은 DPSEEA 모형이다. DPSEEA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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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WHO, UNEP, 미국 환경보호청이 공동으로 추

진한 HEADLAMP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으며,2) WHO의 환경보

건지표 역시 DPSEEA 모형을 토대로 개발되었다.3)

DPSEEA는 Driving Force(추동력)-Pressure(압력)-

State(상태)-Exposure(노출)-Effects(건강영향)-Action

(정책)을 의미한다. 대기오염으로 예를 들면, 인구 증

가, 도시화 등이 추동력이 되고, 이로 인해 늘어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력이 된다. 대기 오염도는

상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량이 노출, 이로 인

해 나타나는 사망률 증가,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 악

화 등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각 연결고리에 적절하

게 개입하여 건강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

립할 수 있다.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활용은 주로 WHO 및 주

요 선진국에서 시작되었다. WHO 유럽지부에서는

국가환경보건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유럽 국가 간에

비교가능한 지표 개발을 위하여 환경보건지표를 개

발하여 2000년부터 환경보건정보시스템(Environmental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 ENHIS)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 

미국에서는 국가 환경 공중보건 추적 네트워크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Network)를 운영하여 환경이 인간 건강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해석 및 보고하

고 있다.5)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혹서 경

보, 쿨링 센터의 운영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써 ‘혹서 일 수와 사건 수’, ‘온도 분포’, ‘열 관련

사망률’ 등의 기후변화 분야의 지표를 이용했다. 또

메인주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일산화탄소 중독 입원율’, ‘일산화탄소

노출 보고’ 등 일산화탄소 중독 분야의 지표를 근거

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 법안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에도 지표가 이용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주(州)

별 계획 마련, 취약집단 확인 등 다양하게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 공중 보건 지표

(Environmental Public Health Indicators)를 개발하

여 활용 중에 있다.

벨기에에서는 MINA plan(The Flanders Environmental

Policy Plan)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소비, 기후,

대기 등 총 10가지 환경정책 주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MINA plan의 각 정

책주제에서 파생되는 세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벨기에의 환

경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개발된 MIRA(Milieurapport)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6)

이 외에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다양한 국가

에서 환경보건지표 또는 유사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추세이다.7-9)

국내 환경보건지표 연구는 2008년 「지역사회 환

경보건 평가방안 연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때

제안된 내용에 따라 2009년 환경보건법 제21조에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

였다. 또한 환경보건지표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

에 따라 환경보건지표를 선정 및 산출, 어린이 대상

지표 선정, 향후 환경보건지표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13년까지 총 8개의 연구 과제가 수

행되었다(Table 1).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

기 위한 연구는 국가 단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에 반해 연구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

며 이에 대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며, 2014년 20

개 환경보건지표를 공표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지

금까지 수행된 환경보건지표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연구자 및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지표 개발과 활용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II. 국내 환경보건지표 연구 결과
 

1. 환경보건지표 개발 과정의 마련

환경보건지표를 생산하고 운용 및 적용하기 위해

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10)

절차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개발 과정의 정립

이 필요한데 이 때 중요한 지표선정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은 환경보건학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실제로 국

내에서 실행가능하고 가용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

한 내용이다.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과정은 2008년 연구과제

를 통해 WHO의 절차를 기본틀로 하여 국내 실정

에 맞게 이를 수정해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2011

년 「국가 및 지역단위 환경보건 평가 연구(II)」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환경보건지표 개발 과정은 크게 개발 단계와 활용

단계로 나뉜다.11) 개발 단계에서는 지표 제안,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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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가능성 여부 평가대상 지표, 향후 개발 가능 후

보지표, 제안서 작성이 어려운 지표로 분류된다. ‘실

행가능 지표’에 대해서는 파일럿 연구가 수행되며

자료의 가용성과 질, 지표의 비교가능성, 정책 관련

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즉시 산출가능

지표, 즉시 산출불가능 지표, 추가 연구 필요 지표

로 분류된다. 즉시 산출가능 지표는 활용 단계로 넘

어가게 되며, 산출 및 평가를 통해 국가·지역 간

환경보건 특성을 모니터링, 평가하는 데에 활용하게

된다. 매 단계는 소위원회가 검토·평가과정을 실시

하도록 되어있다. 환경보건지표는 이러한 일련의 단

계를 거쳐 개발되고 산출·평가, 공표되도록 지표

개발 절차를 마련하였다.

 

2. 개발 과정에 따른 환경보건지표 개발

개발되어 제안된 지표개발 절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일부 후보지표를 대상으로 제안된 절차에 따

른 평가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이러한 시뮬레

이션 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였

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일부 환경보건지표가 제안될

수 있었다.10-15)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과제를

통해 연차별 새로운 지표 개발 및 평가가 부분적으

로 이루어졌다. 분야는 공기질(실외), 공기질(실내),

주거, 소음, 교통사고, 수질, 화학물질, 방사선, 독성

물질/폐기물, 농약, 기후변화 등 11개 영역으로 최초

제안되었다. 이후 연구에서 환경부 영역 및 데이터

제공여부, 건강영향에 대한 근거 바탕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기후변화, 소음, 수질, 화

학물질, 폐기물 등 7개 영역으로 축소변경되었다.

「지역사회 환경보건 평가방안 연구-II」를 통하여

총 61개 초기지표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이후의 연

구과제를 통해 수정·보완 및 평가과정을 거쳤다.

각 평가단계에서 통과되면 다음 단계의 과정을 거쳤

으며, 탈락된 경우 수정·보완하여 다시 평가과정을

거쳤다. 2012년까지 진행된 환경보건지표 과제에서

의 환경보건지표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후보지표 25

개, 실행 가능성 지표 15개, 즉시 산출 가능 지표 2

개, 최종 선정된 지표는 20개이다(Table 2). 폐기물

영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지표가 선정되지 않아, 총 6

개 영역의 20개 지표가 2014년 공표될 예정에 있다.

20개 지표는 대기 영역 6개(교통수단별 승객/화물 운

송요구량, 도로교통 연료소비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 대기기준 미달성지역 거주인구율, 입자상 대기오

염물질 노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실내공

기 영역 4개(가정실내 청소년 간접흡연율, 청소년 천

식/알레르기비염 유병률, 어린이 천식/알레르기비염

유병률, 어린이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기후변화 영

역 2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사망률, 감염성/수

인성매개질환 발생률), 화학물질 영역 3개(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유독물 영업의 등록건수, 화학물

질 사고보고), 소음 영역 1개(소음유발 교통속도), 수

질 영역 4개(폐수 배출량, 수질환경기준 초과율, 먹

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이다.

한편,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지표는 2010년「환경

보건지표를 활용한 국가 환경보건 수준평가 연구」

를 통하여 8개 영역(공기실(실외), 공기질(실내), 수

질, 교통환경, 화학물질, 소음, 방사선, 안전사고) 27

개 지표가 제안되었다. 이후 5개 영역(대기, 실내공

기, 수질, 화학물질, 소음), 14개 지표에 대하여 지

표 분류 단계 및 실행가능성 평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후보지표 9개, 실행 가능 지표 1개, 즉시 산출

가능 지표 4개로 평가되었다(Table 3).

3. 국내 적용 사례

2013년 수행된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시범적

용 방안 연구(I)」에서는 최종 선정된 20개 환경보

건지표를 대상으로 타당성 및 정책 활용도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공표를 위한 시범연구를

수행하였다.16) 영역별로 1~2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방안, 20개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지수화

하는 방안, DPSEEA 모형의 고려하여 대기영역에

국한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시나

리오를 선정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시범연구를

수행한 후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포럼을 통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개 지표를 모두 공표하되 이를 종합한

지수를 통하여 환경보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지수화를 통해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환경보건

지표의 수가 많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표 값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적 우

선순위 결정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수화 과정은 지수화에 사용할 세부지표

를 선정하여 각각의 세부지표 값을 도출하고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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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친 뒤, 표준화된 각 세부지표 값을 하나로

통합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20개 지표를 활용한

지수화 시나리오는 지수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환경보건상태를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별 지표 값을 통해 지

역 비교 및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고 대중의 이해도

가 가장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수 값이 양수로 나타난 경우는 전년 대비 현재

년도의 전국적인 환경보건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의

미하며, 음수로 나타난 경우 전년 대비 현재년도의

전국적인 환경보건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중들로 하여금 도출된 환경보건지수의 의미를 쉽

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도식화하

여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에는 제시되어있지 않

으나, 지수화에 사용된 개별 지표 값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09년도 지수 호전의 주요 원인은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

기 때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개별 지

표를 살펴 2009년 대비 2010년도 지수 악화의 주

요 원인은 화학물질 자가 매립량 증가와 홍역 발

생률 증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환경보건지수

를 통해 종합적인 환경보건 개선도를 평가함과 동

시에 개별 지표 값을 살핌으로써 개선해야할 정책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지수화 방법에 대하여는 개

별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법 등 세부적인 추

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지표는 공표 시 지표의 정의를 분명히 하

고 포함하고 있는 오염물질, 건강영향에 대한 설명

을 함께 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상태를 보여줌에 있어 국외 자료와의 비교,

또는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지표의 공표 시

지표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하는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되어 대중의 이해를 돕고 향후 활용이 용

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운용방안 제안 

환경보건지표를 선정하고 공표 및 활용하는 데 있

어 효과적인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각 연구과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Table 3. List of the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for children developed in each stage of process

Areas Candidate Indicators (9)1
Feasible 

Indicators (1)2
Immediately Available 

Indicators (4)3

Air quality

(outdoor)

• Percentage of children residing in areas near heavy traffic roads • Number of 

children visiting 

hospital due to 

asthma

• Infant mortality due to 

respiratory diseases

• Percentage of children 

exposed to air pollutants

Air quality 

(indoor)

• Percentage of children exposed to substances released during cooking or 

heating

• Percentage of children residing in damp indoor condition

• Percentage of children attending schools with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Existence of any regulations for reducing hazardous indoor air substances 

in school

• Existence of any 

regulations for reducing 

second hand smoke among 

children

Climate 

change

Waste 

Noise • Percentage of children exposed to hazardous noises in school

• Percentage of children with hearing loss or tinnitus

Water 

quality

Incident cases of water 

borne diseases in children

Chemicals• POPs concentration in breast milk

• Percentage of children exposed to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in food

1. Proposed Initial Indicators which were concluded as infeasible or further research needed

2. Candidate Indicators which were classified as feasible

3. Feasible Indicators classified as immediately available in the pilot study conducted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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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개발에는 법령, 예산 등의 기반 마련이 필요

하다. 환경보건지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은 환경

보건법 제21조에 마련되어있다. 상시적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력이 편성

되고 예산이 구성되는 등 기반이 필요하다. 

지표를 개발하는 절차에서 지표를 분류 및 평가하

는 과정은 각 지표 영역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일

련의 지표개발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상시화함으로써 지

표를 평가하는 위원들이 전체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건학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며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임에도 불

구하고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아 산출이 불가능한 지

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 담당자를 위한 안내 및 지

침서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환경보건지표의

운용은 중앙정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

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 생산한 데

이터를 제공하고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

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수행 시 참

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보건지표 개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경

보건지표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다

는 점이었다. 환경보건지표 전반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점 때문에 지표 개

발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환경보건지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

해서는 환경보건 전문가와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환경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III. 향후 국내 환경보건지표 활용 방안

및 연구의 방향성

환경보건지표는 국가의 환경보건 상태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4) 국내에서도 환경보건지

표 연구가 수 년간 이루어져왔으며, 이제는 이를 정

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보건지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그만큼

이용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표가 충분히 갖추어

져 있어야 한다. 지표의 제안 및 평가를 상시화함으

로써 필요한 지표가 환경보건지표로써 선정되고 활

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표를 제안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국외 사례를 바탕

으로 지표를 제안하였으나, 이제는 국외에서 활용하

는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기 보다는 국내에서의 객

관적인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표가 제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보건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환경보

건지표는 국가 단위로 산출되어 이를 모니터링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내

부적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지표를 산출하고 지속적으

로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더 효율적

인 환경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

앙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환경보건지표

활용을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환경보건지표와 관련하여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

어야 한다. 2013년 연구과제에서 진행된 지표를 활

용한 지수화는 자세한 방법론이 자세하게 연구되어

야 한다. 또한 각 지표가 실제로 환경보건 정책적과

연계되어 있는지 유용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지

표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

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시계열적 데이터가 필요하므

Fig. 1. National level environmental health index*.

*positive index value indicates better

environmental health level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negative value indicates worse

environmental health level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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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경보건학적 중요도가 높게 평가될 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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