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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0년에 발생한 글로벌 펜데믹 현상은 전 세계에 큰 경제 충격을 주었으며, 그 충격은 특히 유동인구 

및 관광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 기준과 범위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글로벌 펜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충격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였다. 둘째,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여 최적의 예산정책을 지급하는 선형 모형을 수립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정부에서 쉽고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경제 충격지표와 최적의 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연구모형의 한계점과 시사점에 대해 

소개한다.

 

■ 중심어 : 글로벌 펜데믹, 경제충격, 긴급재난지원, 예산정책

Abstract

The global pandemics occurred in 2020 had a great economic impact on the world, and the impact was especially 

greater on self-employed people who were heavily affected by the floating population and tourism industry. To solve 

this problem, each country implemented emergency disaster support policies, and it was difficult to select the criteria 

and scope. The following research carried out two results. First, after analyzing the impact of global pandemics on 

the local economy, an economical index was defined that could explain the impact intuitively. Second, we propose 

linear programming methods to provide optimal budget policy using defined indicators, which present economic shock 

indicators and optimal years that can be considered quickly and easily by the government.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study model are introduced.

■ Keyword : Global Pandemic, Economic Impulse, Emergency Support, Budg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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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종 감염병, 특히 호흡기 감염 질환은 경제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

킨다. 하지만, 감염병은 어디서나 발병할 가능성

이 있으며,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

다. 새로운 병원균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감염병

이 변형되어 재발병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감염

병의 발생 유형은 다양하다.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하여 각 국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

다. 사스는 2003년 중국 광등성에서 발병한 호

흡기 질환으로 당시 중국과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2012년의 메

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한 호흡기 질

환으로 국내 경제와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쳤다. 최근, 발병한 코로나19는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상태로 이전 호흡기 질환보다 

전파력이 크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경제적 비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황재철, 2020).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뿐

만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지역 경제 피해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약 2000만 

명이 직업을 잃었으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

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연 4.8% 하락하였다. 유

럽의 경우 유로존 주요국 대부분의 경제성장률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

(ADB)은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한 세계적 경

제 피해 규모를 GDP의 0.1%인 770억 달러에서 

0.4%인 3,47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

장의 체감경기는 최악의 수준이다. 소상공인 체

감경기지수(BSI)는 2020년 3월에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3.6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점업(24.2), 소매업(35.4), 개인 서비

스업(31.8) 등의 소상공인 BSI도 낮은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19 여파로 인하여 소비 위축이 본

격화되면서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신용카드 결

제액이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전 세계의 연결성이 강화될수록 신종 감염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이루어

지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정책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재난 기본 소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

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

책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들

이다. 미국은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에 3670억 

달러, 실업보험수당에 2500억 달러, 전 국민 현

금지원에 2500억 달러, 주⋅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 지원에 1300억 달러를 배정

하였다(Fram, 2020; Still, Long, & Uhrmacher, 

2020). 현금지원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80∼

90%에게 지급되며,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를 지급, 연소득 7만 5000∼

9만 9000달러 계층은 일정 비율 삭감한 금액을 지

급하였다 (Fram, 2020; Still, Long, & Uhrmacher, 

2020). 이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400달러(약 

408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본도 가구당 20

만∼3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Mainichi, 2020). 이는 우리나라의 일부 자

치단체가 제안했던 가구 당 100만 원의 재난기

본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400억 유로를 자영업자와 소기업 대상 보조금과 

대출금으로 투입하고, 기업 부도와 대량 실직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 4000억 유로의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정규 직원5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1인(기업)당 최대 9000∼1만 5000유로

를 지원하는 계획을 말하였다 (Nienaber, 2020). 

하지만 이것은 전 국민 대상 지원이 아니라 코

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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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또한, 모든 국민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고(관계

부처합동, 2020a; 관계부처합동, 2020b), 지방자

치단체별로 소득지원 정책을 진행하였으나, 지

원 금액이 5만원부터 90만원까지 적지 않은 차

이가 있고, 지원 방식도 현금부터 선불카드, 지

역화폐, 상품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

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손헌일 et al., 2020).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 

두 자료의 소득은 전년도 혹은 2년 전 소득이라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노대명, 2020).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피해 정도

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 및 개인들은 현재의 정책적 지

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노대명, 2020). 

이렇듯 정확한 표적화에는 어려움이 있고, 입증

은 쉽지 않으며, 다양한 피해사례로 인해 지원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병될 수 있는 새로운 감

염병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

실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지

원정책에 대한 수치적인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용카드 매출 기록 데이터

를 활용하여 지역 및 업종 별로 매출 변화를 분

석하고 이를 지표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

음으로 산출된 지표를 활용하여 한정된 예산을 

지역 경제 충격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를 

한다. 3장에서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따른 지

역 경제 충격 현황을 통해 예산 분배의 중요성

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서는 산정된 충격 지표

들의 산출 방식을 서술한다. 5장에서는 진행된 

실험에 대해 설명을 하고, 6장에서는 실험 결과

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설명한다.

Ⅱ. 연구 목적

2.1 연구 데이터 소개

이번 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팬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다룬다. 사용된 데이터는 

부산시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거래 데이터는 ‘신한카드’로부터 제공을 받았으

며,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액 집

계정보이다. 데이터가 수집된 기간은 글로벌 팬

데믹이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의 정보와 전년대비 카드거래액의 정보 확인을 

위한 2019년 1월∼2019년 4월까지이다. 데이터

는 부산광역시의 16개 지역구와 각 업종별의 카

드 거래금액이 일별 단위로 기록이 되어있다. 

목록 설명

기간
전년 데이터 : 2019.01∼2019.04

금년 데이터 : 2020.01∼2020.04

지역구 부산광역시의 16개 지역구

업종

총 30개의 업종(가전/가구, 

인테리어, 서비스, 학원, 교육용품, 

유아교육, 화장품, 미용서비스, 

스포츠, 레져, 숙박, 여행, 한식, 

기타요식, 유흥, 슈퍼마켓, 병원, 

약국, 자동차서비스 등) 

데이터 값 일별 거래건수 및 거래총액

<표 1> 연구 데이터 설명

2.2 글로벌 팬데믹의 충격

그림 1은 부산에 위치한 3개의 지역구에서의 

매출을 나타낸다. 그림 1의 (a)와 (b)는 각각 중

구와 해운대구를 나타낸다. 중구와 해운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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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처음으로 전염병

이 유입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1의 (c)는 강서구의 매출을 나타

낸다. 강서구는 위 2개의 구와는 반대로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히려 매출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그림 1은 지역구 

별로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작

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 Time Series plot of credit card 

sales history by district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구의 충격은 업

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의 (a), 

(b) 그리고 (c)는 부산시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매출 충격을 나타낸다. 그림 2의 

(a)는 미용 판매 품목을 나타내며, (b)는 요식업

(일식, 중식, 양식)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의 (c)는 여행업의 매출을 표현한다. 위 업종들

은 여행객과 유동인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들을 의미하며,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

객과 유동인구가 많이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다른 업종들의 매출은 시

간이 지날수록 회복 추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가 있는데, ‘여행업’은 그러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2의 (d), (e) 그리고 (f)를 확인하면, 

위에서 언급한 업종들과는 반대로 ‘병원’, ‘슈퍼

마켓’, ‘약국’은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수재로 여겨지는 

업종들의 경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의

미한다.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팬데믹’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도 상이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2> Time Series plot of credit card 

sales history by Sales category

2.3 글로벌 팬데믹의 지역 경제 충격 계산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팬데믹’이 지역 경제

에 미치는 충격 정도를 산출하기 위해 시계열 

개입 모형을 활용하였다. 개입 모형은 시계열 

자료에 대해 외부충격 혹은 개입이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모형으로, 개

입 유형들은 시계열 자료에서 이상치를 발생시

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계열 개입 효과는 대

표적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 충격, 가격 변동 등

이 있다 [19]. 본 연구에서는 개입 시점을 부산

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21일

로 설정을 하였다. 그림 3은 개입 모형의 결과를 

나타낸다. 검은색 막대는 유의하게 충격을 받은 

지역구와 업종을 나타내며, 회색 막대는 충격이 

유의하지 않은 지역구와 업종을 의미한다. 그림 

3의 (a)는 16개의 지역구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부터 받은 충격 정도를 나타낸다. 북구와 수영

구는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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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가 있다. 강서구는 유의한 충격을 받았는

데, 그 충격이 지역경제의 매출이 올라가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나머

지 지역구들은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

해 매출이 감소하는 충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의 (b)는 업종별로 ‘글로벌 팬데믹’의 

충격 정도를 나타낸다. ‘숙박업’, ‘한식’, ‘스포

츠’,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요식업’은 매출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결과는 

사람들의 외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의 타

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분석을 통해 ‘글

로벌 팬데믹’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

역구와 업종별로 다르며, 그 충격 정도와 유의

성 또한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3> Significant test of impact of global

pandemic

2.4 지표 분석을 통한 연구 모형 설정

부산시에서 발생한 카드 거래금액을 통해, 글

로벌 펜데믹의 영향이 지역구에 따라 다르며, 

업종 간에도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글로벌 펜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

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각 광

역시자체가 지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정책

에 반영할 수 있는 수치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팬데믹의 경제 충격 정도

에 대한 직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각 지역에 

대한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

는 것에 대한 모형을 제시함. 더 나아가, 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예산 금액을 배정하는 최

적공식을 연구모형으로 제시한다.

Ⅲ. 관련 연구

이번 장에서는 예산 배정과 관련된 연구에 대

해 다룬다. 먼저 R&D 투자의 결과를 최대화 하

는 R&D의 예산 배정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H, Jang.2019). 해당 

연구에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최적화 기법을 활

용하여 R&D의 기대 결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재난 상황 시 대한민국 16개의 지방 

정부의 예산을 배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B.-Y. Heo. et al., 2020).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은 지난 10년간의 예산 데이터를 활용

하였으며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Times Evora’ 

모델을 활용한 미래 도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L.Dias, 2019). 마

지막으로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T, 2017).

Ⅳ. 연구 방법론

4.1 연구 개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의 예산 할당을 위

한 방법론은 그림 4에 표현이 되어 있다. 방법론

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글로벌 팬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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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

기 위해서 3가지의 지표가 고려되었다. 3가지 

지표는 ‘전년대비 지표(year on year)’, ‘개입 지

표 (Intervention)’ 그리고 ‘추세 지표 (trend)’이

다. 3개 지표의 목적은 직관적이고 다른 데이터

에서도 계산이 편한 것이다. 글로벌 펜데믹 또

는 이에 준하는 국가 재난 상황은 미래에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에, 빠른 의사결정과 정책실행

을 위하여 간단하고 직관적인 지표 3개를 설정

하였다. 첫 번째 지표인 ‘전년 대비 지표’는 많은 

통계자료에서 활용하는 지표로, 전년대비 동월 

매출이 얼마나 타격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

는 지표이다. 만약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을 

경우, ‘전년 대비 지표’는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된

다. 두 번째 지표인 ‘개입 지표’는 3장에서 언급

한 ‘개입 모형’을 활용한 지표로써, 분석가가 개

입 시점을 언제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

가 달라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세 지표’는 

고전적인 ‘시계열 분해’ 방법을 활용한 지표로, 

분석가가 정의한 개입 시점 이후에 매출이 어느

정도의 회복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지

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단계로 3가지의 지표

를 고려하여 ‘충격 순위’를 산출하였으며, 다음 

단계로는 계산된 ‘충격 순위’를 기준으로 예산 

할당을 진행하였다. 

<그림 4> Methodology Overview

4.2 경제 충격 지표

4.2.1 전년대비 지표

전년대비 지표는 상당히 많은 자료에서 쓰이

는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팬데믹’ 기

간 동안 발생한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를 하였다. 

전년대비 지표는 수식1에 정리가 되어 있다.

        







 



 


 




 (1)

수식1에서 는 시점에서의 매출총액

을 의미함. 여기서 는 월단위로 선정하였음. 

를 월단위로 정의를 하였기에,  는 

12개월 전, 즉 1년 전의 전년대비 매출액을 의미

함. 은 정의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의 합을 전

년 동월의 매출액 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하였음. 전년대비 매출액 비율에서 1을 빼게 되

는데, 이는 글로벌 펜대믹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금년의 매출액이 많이 감소하였을 경우에 대해 

(-)방향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으로는 그 총합의 평균을 최종 지표로 정의한다. 

정의된 수식에 따라 값이 0에 근접할수록 전

년대비 매출액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많이 작을수록 글로벌 펜대믹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는 16개의 지역구와 총 30개의 업종 중 

이 가장 낮은 하위 16개의 업종에 대한 지표 

산출값을 나타낸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활용하여 

계산을 하였다. 대부분의 지역과 업종들의 매출

액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강서

구만은 오히려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카드 결제

금액이 전년대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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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Category 

중구 -0.5384 여행 -0.9202

금정구 -0.4056 학원 -0.6943

부산진구 -0.4027 숙박 -0.6831

해운대구 -0.4021 의복의류 -0.5772

동구 -0.3896 한식 -0.5494

동래구 -0.3880 외식 -0.5403

연제구 -0.3723 스포츠 -0.5235

사하구 -0.3618 패션잡화 -0.5143

서구 -0.3404 유흥 -0.5059

사상구 -0.3324 미용 -0.5028

기장군 -0.3241 레저용품 -0.5002

남구 -0.3048 유아교육 -0.4906

영도구 -0.2969 교육용품 -0.4755

수영구 -0.2274 기타요식 -0.4524

북구 -0.2033 화장품 -0.4442

강서구 0.1191 백화점 -0.4358

평균 -0.32 평균 -0.55

<표 2> Result of IP1 

4.2.2 개입 충격 지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지표인 개입 

충격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계열 모형 중 하

나인 ‘ARIMA’ 모형을 활용하였다. 수식 2를 참

고하였을 때, 개입 충격 지표는 개입 효과가 유

의할 경우에는 충격값이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격을 0으로 산정한다. 개입 시점은 

부산광역시에 확진자가 발생한 ‘2020.02.21’로 

설정을 하였으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

       i f   

 
  (3)

수식2에서 는 수식1의 과는 다르게 일단

위로 정의를 하였음. 개입 시점으로 설정한 

2020년 2월 21일이후는 개입변수가 1로 설정이 

되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0으로 산정이 된

다. 수식3은 개입 충격 지표 의 산정방식을 

나타낸다. 개입 모형에서 개입 변수의 유의성이 

가설( : 개입변수는 유의 하지 않다.)를 기각

할 경우, 개입변수의 가중치 를 그대로 충격

지표로 산정하고, 만약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

을 경우에는 충격값을 0으로 산정하도록 설정을 

하였음. 수식2의 개입변수를 반영하여 각 지역

구/업종에 따라 ARIMA를 활용한 개입모형이 

추정이 되었으며, 그 충격지표는 표3에서 확인

할 수가 있다.

District  Category 

중구 -1.459*** 숙박 -1.676***

동래구 -1.252*** 한식 -1.568***

해운대구 -1.202*** 스포츠 -1.544***

금정구 -1.908*** 외식 -1.517***

부산진구 -1.187*** 기타요식 -1.413***

사하구 -1.016*** 편의점 -1.381***

연제구 -0.970*** 제과 -1.316***

동구 -0.881*** 유흥 -1.278***

남구 -0.7757*** 미용 -1.18***

기장군 -0.6470*** 패션잡화 -1.014***

사상군 -0.6443*** 의복의류 -0.967***

서구 -0.6293*** 학원 -0.94***

영도구 -0.6020*** 백화점 -0.605***

북구 -0.1307 병원 -0.570***

수영구 -0.0216 주유 -0.525***

강서구 0.8624*** 화장품 -0.492***

평균 -0.78 평균 -1.12

<표 3> Result of IP2, p-value < 0.01 (***)

표 3은 부산광역시의 16개 지역구와 하위 16

개의 업종에 대해서 개입충격지표 값을 나타

낸다. 지역구에서는 북구와 수영구가 (-)값의 가

중치가 계산이 되었지만,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기 때문에 북구와 수영구의 충격개입지표는

는 0으로 산정이 된다. 표 3의 자세한 내용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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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3장에서 언급한 그림 2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4.2.3 추세 충격 지표

마지막 지표는 추세지표로서 데이터가 가지

는 시계열 성분을 활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시계열 자료는 다양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시계열을 여러 구성요소로 분해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20]. 시계열 분해에는 대표적

으로 가법 분해, 승법 분해 2가지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가법 분해가 적용이 되었다. 시계열 

분해를 할 경우, 시계열 자료는 ‘추세성’, ‘계절

성’, ‘랜덤성’으로 분해가 된다. ‘추세 충격 지표’

는 개입 시점 이후의 매출이 회복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계열 분해

로 계산이 되는 ‘추세성’을 활용하였다. 시계열 

추세지표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4)

       
  




 

     (5)

수식3은 기본적인 시계열 분해에서의 가법

(additive)분해를 나타낸다. 각 지역구 및 업종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 분해를 적용한 후 시점에 

따른 추세값 를 추출하였다. 추세 충격 지표 

의 산정방식은 식4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추세값( )에 대하여 감가율()을 곱한 뒤 총합

으로 지표를 산정하였다. 는 글로벌 펜데믹의 

개입시점 이후로부터의 지난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감가율은 최근의 추세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를 주기위해 설정을 하였는데, 그 범위는 

   로 설정을 하였다. 따라서 추세지표 

은 매출액 추세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값이 산

정되고, 최근시점의 회복추세가 더딜수록 낮은 

값이 산정이 된다.

District  Category 

중구 -0.128 한식 -0.158

해운대구 -0.016 스포츠 -0.149

기장군 -0.093 의복의류 -0.144

금정구 -0.073 기타요식 -0.139

부산진구 -0.068 문화레져 -0.133

동래구 -0.049 미용 -0.127

강서구 -0.042 외식 -0.126

사하구 -0.037 백화점 -0.097

연제구 -0.023 유흥 -0.006

동구 -0.022 패션잡화 -0.065

서구 -0.005 학원 -0.063

사상구 0.001 제과 -0.061

남구 0.019 가전가구 -0.051

영도구 0.036 자동차 -0.048

북구 0.038 교육용품 -0.039

수영구 0.038 병원 -0.024

평균 -0.03 평균 -0.09

<표 4> Result of IP4

표 4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구 및 업종에서 

추세값이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중구와 한식의 경우에는 타 지역 및 업종에 비해 

큰 감소 추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4.2.4 종합 지표

종합지표는 앞서 다룬 3가지의 충격지표의 

선형결합으로 산출이 되었으며 수식4에 정리가 

되어 있다. 는 선형결합에 사용되는 가중치로 

양수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이 되었으며 그 합은 

1로 제약을 두었다. 

       
  



, 

      subject to 
  



    (6)

수식6에서 3개의 충격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자체입장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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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격지표를 계산하는 3가

지의 방법은 대중적인 방법론으로 자주 쓰이는 

지표이지만,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정책방향을 

판단하기에는 부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를 보정하고자 종합지

표 는 3개 지표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만약, 전년대비지표 이 중요하

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에 대한 가중치 를 

다른 두개의 가중치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하면 

지자체의 생각에 따른 종합지표를 계산할 수가 

있다.

4.3 예산 할당

이번 장에서는 4.2장에서 제시한 경제충격지

표 및 종합지표를 활용하여 예산 할당 문제에 

대해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하여 선형계획법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해를 찾기 위

하여, ‘충격 순위’, ‘총 예산’, ‘인구 수’, ‘가구 

수’ 등의 정보를 활용했는데 이는 표5에 정리가 

되어 있다. 선형계획법의 목적 식과 제약식은 

수식8, 9, 10, 11에 정리가 되어 있다.

Notations Description

 종합 지표로 계산된 충격 순위

 z value

 총 예산

 인구 수

 가구 수

<표 5> Notations

  max
  






  (7)

subject to

  ×  (8)


  



 ≤  (9)

 
     (10)

     (11)




i f    (12)

수식7은 본 연구의 목적식을 의미하는데, 해

당 지역구에 대한 인구당 지급금액을 최대로 하

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 첫 번째 제약식 수식8

에서 는 가구 당 평균 지원 금액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최적의 해를 찾는 조건을 설정하

는 데에 있어서, 먼저 정부가 대략적인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총 예산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만약 

정부가 300가구에 평균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결정하면, 전체 예산은 45,000만원이 된다. 그에 

따라, 수식9에서는 예산할당의 총액이 예산 총

액을 의미하는 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수식10은 종합지표 에 따라 배정되

는 예산 할당 금액에 대한 차등기준을 의미한다. 

수식10에서의 과 는 각각 표준정규분포의 

분위수와 지급 편차를 의미한다. 초기 실험조건

에서 설정한 가구당 평균 지급 금액 를 기준으

로 예산 분배의 차등범위가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도록 설정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만약 지급

편차 를 크게 할 경우, 지역구별로 받게 되는 

예산 분배의 편차가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식11에서 는 (+)값을 가지는 상수로써, 종합

충격 순위 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받게 되는 예

산 총액 이 종합충격 순위 가 가장 낮은 

지역이 받게 되는 예산 총액 의 배 이상의 

금액으로 배정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수식11의 목적은 선형계획법에서 하나의 

지역으로 예산이 모두 쏠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이 되었다. 만약 가 2

로 설정이 되었다면, 충격 순위가 가장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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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받게 되는 예산 금액 이 충격순위가 가

장 낮은 지역이 받게 되는 예산 금액 의 2배

를 넘길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

약식인 수식12는 종합지표 순위가 낮은 지역은 

높은 지역보다 예산 총액을 더 크게 할당받을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Ⅴ. 실 험

5.1 실험 조건

2.1장에서 설명했듯이, 글로벌 팬데믹 기간 

및 전년 동월에 부산에서 기록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간은 19년 01월∼04월

과 20년 01월∼04월이다. 데이터는 ‘날짜’, ‘지

역구’, ‘판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개입 시

점은 20년 02월 21일로 설정을 하였다. 또한 실

험을 위해, 부산시의 인구와 가구 수 데이터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정보는 수식

7,8,9에서의 인구 및 가구 수 정보로 활용이 되

었다.

먼저, 종합 지표에 활용되는 가중치는 3지표

에 대해 모두 랜덤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지급 

편차는 평균 지급 금액(만원)은 가구당 150만원

으로 설정을 하였고, 지급 편차는 4로 할당을 한 

후. 최적의 예산 할당 해를 찾는 실험을 진행하

였다. 

Ⅵ. 실험 결과

6.1 지역 충격 지표

지역 충격 지표는 그림 5에 표현이 되어있다. 

그림 5의 (a)는 ‘전년 대비 지표’, (b)는 ‘개입 충

격 지표’, (c)는 ‘추세 지표’를 의미한다. 대표적

으로 중구가 글로벌 팬데믹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그 충격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6.2 종합 충격 지표

종합 충격 지표는 표6에 정리가 되어 있다. 표

6에서 언급된 지역구는 지표의 가중치에 따라 

가장 높은 경제 충격을 받은 지역구를 의미하며, 

랜덤하게 생성된 가중치()에 따라 순위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떤 지표를 우선시할 것인

가에 따라 지역구들의 경제 충격 순위가 변동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입지표

( )

추세지표

( )

전년대비

지표 ( )

충격 1순위 

지역구

0.0354 0.0814 0.8831 강서구

0.2230 0.7313 0.0455 동래구

0.3308 0.6536 0.0154 중구

0.5045 0.0189 0.4764 중구

0.6330 0.3009 0.0660 중구

0.2077 0.3085 0.4837 해운대구

0.9803 0.0019 0.0177 중구

<표 6> Result of Composite Impact Index

6.3 최적 예산 할당

위 실험 결과들을 활용하여 예산 할당의 최적

해를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표7에 정

리가 되어 있다. 본 연구는 표6에서 해운대구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가중치( :02077, 

 :0.3085,  :0.4837)를 조건으로 걸었을 때에 

대한 최적 예산 배정의 결과이다. 

표 7에 계산된 예산할당 금액을 기준으로 총 

예산 금액을 산정하면 대략적으로 2.2조원정도

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현재 

실험 조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수 

및 인구수를 반영하여 계산을 진행한 것으로, 

만약 지급 대상을 자영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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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가구들로 축소를 시킬 경우, 요구되는 예

산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통

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 자영업자의 수

는 30만 9000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이 30

만 9000명을 하나의 가구세대로 볼 경우, 표7에

서 반영한 가구수가 총 151만 세대 수로, 자영업

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체 인구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의 19∼20% 수준인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4400억 수준의 예산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6.4 연구 모형의 시사점 및 한계점

2020년 긴급재난지원의 기준이 2년 전의 건

강보험 보험료와 국세청자료를 사용을 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의 임시방편이었

다. 현재 글로벌 펜데믹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

으며, 설령 종식이 된다 해도 미래에는 새로운 

글로벌 펜데믹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재난 상

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긴급 지원 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기업과의 협업을 통

해 현재 경제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직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준 및 실행을 위한 바탕을 마

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리모형에서는 3가지

의 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책

은 실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

간에 따라 지역/업종에 따라 그 충격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 하락 지표를 의미하는 ‘전

년대비’지표를 참고할 경우, 특정 시점보다는 

전체적인 하락폭을 예산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반대로 ‘추세지표’는 매출의 회복을 의미하며, 

추세지표가 높은 즉, 매출회복이 상대적으로 빠

른 지역 및 업종에 대해 가중치를 적게 설정하

는 방법이 고려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 및 <그림 5> Regional economy impact 

index

순위 지역구 가구수 인구수
가구당 할당 

예산 (만원)

1 해운대구 169532 406102 174

2 중구 23406 41910 173

3 강서구 54994 129566 167

4 기장 71661 164716 163

5 금정구 107313 239062 158

6 부산진 168789 357880 155

7 동래구 113823 271247 153

8 사하구 138962 321004 150

9 연제구 91287 209395 149

10 동구 45755 88165 147

11 서구 53072 108229 145

12 사상구 97038 218094 140

13 남구 117350 274480 137

14 영도 54884 116711 136

15 북구 120663 291132 127

16 수영구 82670 176148 126

<표 7> Result of Budg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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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상황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여 지역경

제현황을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존

재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펜데믹의 

초반기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한 긴급 재난 지원 정책은 그 기준과 지급 범위

가 명확하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생겼으며, 

그 기준에 대한 보완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펜데믹의 확산을 저

지하기 위해 실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유동인구의 축소 상황이 그에 의존하는 자영업

자 및 업종들에 대해 큰 피해를 주는 것을 앞선 

분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들의 생계

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체감을 할 수 있

는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가정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공 받은 데이터에서는 부산

광역시의 16개 지역구 내에서의 업종에 따른 상

세 카드 매출액 정보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한

계점이 존재한다. 각 지자체 및 그 지자체에 속

한 업종에 따른 지원 금액 예산 분배를 위해서

는 두 정보간의 정확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이 

논문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존

재한다. 또한 이러한 긴급 재난 지원정책은 여

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형평성 관점에서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매우 많은 예산이 필요

할 수도 있기에 기존에 구성된 국가 예산을 변

경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에 기록

된 수치정보만 반영을 한 것으로 이 연구모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치정보로는 반영

할 수 없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Ⅶ. 결 론

전세계에 유례없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큰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사람들의 경제/여가/사회활동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은 이

미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각 국

의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다양

한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

호하며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부담

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글로

벌 팬데믹’의 영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의 분석을 기반으로 지원 예산 배정에 대해 다

루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가 받는 충격지표를 3가지로 정의

를 하였다. 이 3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

인 충격지표를 산출하였고, 그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구들의 경제 충격 순위를 계산하였다. 

‘글로벌 팬데믹’ 기간 동안 예산 배정 문제는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제안된 연구방법을 기반

으로 다양한 기준의 지원금 할당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금 정책안을 산출할 수가 있다면, 정부와 국민 

모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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