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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마을소멸이 현실이 될까?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우

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진입, 2020년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

청에 따르면 2022년 고령인구 비율은 17.5%에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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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전망하였다(국민일보, 2023.4.19.).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도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는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하

였고 2022년 0.78명으로 10년째 OECD 최하 국가이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

구소멸 국가 1호는 한국이 될 것이며 지구상에서 2750년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유선종 외,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시대에 저출생·고령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소멸과 관련된 지방소멸지수는 노인인구와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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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ense of crisis regarding regional extinc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is expanding. 

Generally, the local extinction index is used to analyze local extinction.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diagnose the actual situation 

of village extinction risk in rural areas, even though the regional extinction index can be analyzed in units such as Si-Gun-Gu 

and Eup-Myeon-Dong. This difficulty arises because the regional extinction index solely relies on natural population growth 

indicators (elderly population and female population aged 20-39).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village 

extinction index that can identify the disappearance of rural villages. Additionally, the aim is to apply the developed indicators 

to the village (administrative ri) spatial unit. The existing regional extinction index used only mortality-related indicators as factors 

for natural population decline and fertility-related indicators as factors for natural population growth. However, the developed village 

extinction index included not only the factors of natural population change but also incorporated social population growth factors 

and factors related to the pace of village extinction. This is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ed village extinction index 

and the existing regional extinction index. In this study, the indicators of "total population," "number of young women aged 20-44,"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aged 70 or older," and "number of incoming population" were selected to develop a village extinction 

index. The village extinction index was developed by incorporating both natural population growth indicators and social population 

growth indicators. The developed village extinction index was applied to administrative villag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rural villages facing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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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성인구 비율로 분석되고 지방소멸은 시군, 읍면동 

공간 단위로만 분석되고 있기에 소지역 공간 단위인 농

어촌마을(행정리 단위)의 마을소멸 위험 실태 진단 시 한

계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소멸지수의 경우 시군 단위, 

읍면동 공간 단위에서 분석되어 지방소멸을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농어촌마을인 법정리 및 행

정리 단위의 실태를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소멸

지수를 농어촌마을에 적용했을 때 많은 행정리가 소멸고

위험 마을(소멸고위험 72.0%, 소멸위험 진입 18.7%)로 도

출되어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변별력이 낮아 정책 추진 

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마을소멸(행정리 단위)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지수가 아닌 마을소멸지수가 개발

되어 마을소멸위험 지역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지수를 이용하여 농촌마을의 소멸

을 진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이며, 이를 위해 

첫째, 지방소멸지수가 아닌 마을소멸지수를 개발하고, 둘

째, 개발된 지표를 농촌 마을 행정리 공간 단위에 적용하

는데 목적이 있다.   

Ⅱ. 용어 정리와 연구 방법

1. 용어 정리

가. 지방소멸지수(regional extinction index)

지방소멸지수는 지방소멸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상호 

(2016)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정의되며 소멸지수 값이 1.0 이하(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는 경우,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며 0.5 

이하일 경우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상

호 2016, 윤정미 외, 2021). 

(1)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Factors influencing natural 

population decline - Indicators related to death

Women aged 20-39 population :　Factors influencing natural 

population growth　Birth-related indicators

나. 마을

마을은 사전적 의미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

며, 비슷한 말로 취락, 동리, 동네, 촌, 촌락, 고장, 고을 등

이 있다. 비슷한 말인 촌락은 마을을 뜻하며,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이외에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

뿐만 아니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말하

며, 마을이란 개념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내재 되어 있으

며,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이다(윤정미, 201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개념과 공동체, 관계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사전적 마을의 정의 중,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는 취락과 동일한 개념으로 마을

을 정의한다. 행정구역과의 위계 상으로 볼 때,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 행정리 위계 중 일반적인 행정 정책 및 

사업의 최소 단위인 읍·면 지역의 행정리를 본 연구에서

의 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윤정미, 20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촌을 읍면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동 지역은 제외하였다. 

다. 한계마을과 공동화

마을소멸에 대해 처음 논의된 개념은 한계마을이다. 

한계(限界)마을은 1990년대 초 일본 오노아끼라(大野晃)가 

65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

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일컬어 제기된 

용어이다. 오노아끼라(大野晃)는 한계화 정도에 따라 ‘존

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한계마을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로 정의한다. 오노아끼라(大野晃)는 마

을 내 젊은 부부세대, 취학아동세대, 후계자확보세대, 새

로운 젊은 부부세대가 마을 내에서 줄어들 때 한계마을, 

마을이 소멸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오니시다까시(大西

隆)는 농촌 마을의 기능(사람, 토지, 마을공동체)이 한계

에 달한 상태를 한계마을이라고 정의하였다. ‘사람의 공

동화’는 고령화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출생 인구도 줄

어들면서 자연적 인구 감소에 의해 마을 인구가 공동화

되는 현상이다. ‘토지의 공동화’는 고령 은퇴 농가가 급

증하면서 휴경지로 인한 토지 공동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마지막의 ‘마을(공동체)의 공동화’는 마을 기능의 

저하에 의해 정체된 상태를 의미한다(조영재 외, 2013).

2. 연구 방법

가. 소멸지표에 관한 문헌연구

지방소멸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2014년 5월에 발표

된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 마스다 보고서, 이상호

(2016)의 지방소멸지수, 유선종, 노민지(2018) 인구, 주택, 

가구에 주목하여 요인을 도출한 연구가 있다.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박승규·김선기(2016)는 인구구조의 개념, 인구방

정식 개념, 인구성장 개념을 통해 지방소멸 개념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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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Prior 

research of 

regional 

extinction 

indicators 

Masuda 

report(2014)

Female 

population aged 

20-39

Total population

Lee Sang-ho

(2016)

Female 

population aged 

20-39

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ver

Yoo Seon-jong· 

Noh 

Minji(2018)

Female 

population aged 

20-39

Elderly 

Population and 

Households

Young and 

middle-aged 

households

Park Seun-gyu, 

Kim 

Seon-ki(2016)

Rate of change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Change in 

population

Changes in the 

aging population

local extinction

(2016)

Rate of female 

population aged 

20-39

Population 

growth rate

Rate of people 

aged 65 and over

Net inflow 

and outflow 

of 

population

Gwangju 

Rate of change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Population 

decline

Rate of people 

aged 65 and over

Jeollanam-do

Rate of change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Population 

decline

Rate of people 

aged 65 and over

Park Seung-gyu, 

Lee 

Je-yeon(2017) 

Rate of young 

female 

population

Population 

growth rate

Rate of people 

aged 65 and over

Rate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Population 

moving 

out/populati

on moving 

in

Number 

of births

Prior 

research on 

village 

disappearan

ce and 

marginal 

village 

indicators 

Definition of 

Japanese 

marginal village

Young couple

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ver

Birth 

population 

decline

Yun Jeong-mi 

(2014)
Total population

Population over 

65/ Population 

over 75

Seocheon-gun(2

018)

Population 30 or 

less
Aging rate

Population 

moving in

Cho Jun-beom 

(2009)

Population/ 

Households

Sung 

Joo-in(2012)

Less than 20 

households

Big data
Population 

decline
Aging Youth population

Low birth 

rate

Representation

Population 

capable of 

childbearing

Total population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Aging rate
Working age 

population

Population 

moving 

out/populati

on moving 

in

Fertility 

rate

Table 1. Indicators related to extinction derived from Pri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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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박승규·이제연(2017)은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지자체 소멸 위험 지표로 젊은 여성인구 지표

를 20~3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선정하였

다. 국내 지자체 지방소멸 예상 지역 선정 지표를 살펴보

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모두 인구감소, 가임여성변화

율, 고령화율을 지표로 활용하였으며(박승규 외, 2017), 

박승규, 이제연(2017)은 지표로는 인구와 소득재정으로 

구분하여 인구는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

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로 소멸지표를 선정하였다.  

마을소멸자료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조준범(2009)은 ‘농

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過疎化) 특성에 관한 연구 과소

화 및 마을소멸 기준을 인구 및 세대수로 규정하였다. 성

주인 등(2012)은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에서 과소화의 기준으로는 행정리 가구 20호 미만 마

을로 정의하였다. 윤정미 외(2014)는 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Ⅰ에서 과소·고령마을을 한계마을

로 정의하여 총인구수와 65세 고령화비율을 지표로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 방안(2018) 연구에서 인구의 공동화(고령인구 

50% 이상 & 인구 30명 이하), 토지경제기반 공동화(휴경

지, 사업추진 유무), 커뮤니티 공동화(유아동인구, 전입인

구, 공동체 활력, 인구유입 가능성, 주민 적극성) 지표를 

통해 한계마을을 도출하였다. 소멸 관련 빅데이터 키워드 

연관어 뉴스 분석(BigKinds 뉴스검색·분석)을 살펴본 결과 

2020년~현재까지 ‘소멸, 지방소멸, 마을소멸, 쇠퇴, 사망, 

출산’과 관련된 키워드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여 노출 수

가 많은 키워드에 대해 지표로 선정 가능한지 적합성 분

석을 수행한다. 지표로 적합한 키워드로 인구감소, 고령

화, 청년, 농업인, 일자리, 마을기업, 저출산이 도출되었다. 

지방소멸지표에 관한 선행연구와 마을소멸 및 한계마

을 지표 관련 선행연구, 빅데이터 분석에서 도출된 지표

를 조사하여 중복되어 사용된 지표를 정리하여 지표의 

대표성을 도출하였다(Table 1). 그 결과 출산가능 인구, 

인구수, 인구 증감, 고령화율, 생산가능인구, 전입/전출인

구, 출산율 7개가 도출되었다.

나. 전문가 인터뷰

마을소멸지수 개발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

Indicators derived from prior research Indicators derived from interview

Village population Total population -

Natural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Fertility rate Fertility rate

- Death rate

Social Population Growth and Decrease
Population moving in Population influx

Population moving out Population outflow

Dynamic indicator

-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 Distribution

- Population movement

Working age population Population structure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Influencing Factors in Death and Birth

& Modification of local extinction index

- Old man living alone

- Young man

-
Medical history of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Level of education

Aging rate

- Aging population aged 70, 75

Population capable of childbearing -

- Young female population aged 20-44

Accessibility, obsolescence, land price

- Accessibility to neighboring cities

- Distance to elementary school

- Percentage of old houses

- Change in land price

Table 2. Indicators related to extinction derived from Prior research and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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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뷰 내용은 마을소멸지수의 필요성, 지표 선정의 

전제 조건, 문헌검토에서 도출되지 못한 추가지표 그리고 

지수화 방안이다. 인터뷰는 2월부터 6월까지 13명의 전

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인터뷰 시 먼저 농어촌마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결과 마을의 인구 상태, 자연적 인구 증감, 사회

적 인구 증감, 동태적 인구 지표, 사망과 출산 영향 요인 

지표, 지방소멸지수의 개편, 접근성과 노후도, 지가 등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었다. 인터뷰에서 도출된 내용을 앞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지표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Table 2

와 같다. 

Ⅲ. 마을소멸지표 선정 및 지수 개발

지방소멸지표에 관한 선행연구와 마을소멸 및 한계마

을 지표 관련 선행연구, 빅데이터 분석에서 출산가능인

구, 인구수, 인구 증감, 고령화율, 생산가능인구, 전입/전

출인구, 출산율 7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문가 인

터뷰를 통해 8개 부문(자연인구 증감, 사회적 인구 증감, 

동태적 지표, 사망과 출산 영향요인, 지방소멸지수 수정, 

접근성, 노후도, 지가)의 19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1. 1단계 - 마을소멸지표 선정 기준 마련

마을소멸지표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행정리자료 구득가능성, 구득 용이성, 부

합성 및 대표성, 지속가능성, 자료정확성이며 행정리 자

료 구득가능성이 어려우면 다른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

하더라고 지표로 선정될 수 없다.

행정리 자료 구득이 가능한 지표 중 다른 선정 기준 

모두를 만족한 지표는 총 7개로 인구수, 전입인구, 젊은 

청년, 70세 이상 고령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출산가

능인구, 20-44세 젊은 여성인구이다.

이 중 젊은 청년, 출산가능인구(20-39세 젊은 여성인

구), 20-44세 젊은 여성인구는 ‘결혼 및 출산 가능 인구’

에 대한 지표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70세 이상 고

령인구는 마을의 고령화율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사망 

예측’에 대한 지표이다. 

2. 2단계 - 마을소멸지표 선정

1단계에서 추출된 지표인 마을의 소멸 상태인 ‘인구

수’, 자연적 인구 증감 영향 요인 중 결혼 및 출산 영향 

요인인 ‘인구수, 전입인구, 젊은 청년, 70세 이상 고령인

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출산가능인구, 20-44세 젊은 여

성인구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총인구수‘, ‘20-44세 젊은 여성 

인구수’, ‘70세 이상 고령인구’, ‘전입인구’가 선정되었다 

(Table 3). 

Indicators Selection Reason for selection

Village decay rate Population Selection
The total population is used as an index to control the 

rate of village disappearance

Factors influencing 

natural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Factors influencing 

marriage and fertility

Women aged 20-39

Women aged 20-44 Selection

The existing regional extinction index uses the Indicator 

of ‘women aged 20-39’ (women who can give birth)

As the age of childbearing has recently risen, the age of 

childbearing age needs to be expanded.

young man

death related factors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Elderly population 

aged 70 or older
Selection

There is a limit to defining the 'elderly population' as 

those aged 65 or older in rural areas where the 

population aging is serious.

Currently, the government is discussing raising the age 

of the elderly population.

Factors influencing social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Population moving 

in
Selection

The increase in the influx of population acts as an 

influencing factor that delays extinction

Table 3. Selection of Village Disappearance Indicators



윤정미⋅조영재⋅김진영

농촌계획, 제29권 제3호, 2023년20

3. 3단계 - 마을소멸지수 산정 개념모형

마을소멸지표 선정 및 가중치 선정 단계를 거쳐 마을

소멸지수를 산정하였다. 마을소멸지수 산정 시 앞 단계와 

동일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마을소멸지수는 자연적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사회적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마

을소멸 속도를 조절(마을소멸 현 상태 진단)하는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을소멸지수는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 마을소멸 속도 조절 지표

(마을소멸 현 상태 진단 지표)’이며,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보다 적

은 상황이면서 마을소멸 속도 조절 지표(마을소멸 현 상

태 진단 지표)가 1 이하일 경우 마을이 소멸 또는 소멸 

진입(마을소멸지수 1.0 이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4. 4단계 – 최종 마을소멸지수 산정

마을소멸지수인 ‘20-44세 젊은 여성인구수 + 전입인구

수)/70세 이상 인구수 × 인구수(구간별 가중치)를 적용하

여 행정리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지방소멸지수는 자연 인구 감소 영향요인인 사

망 관련 지표와 자연 인구 증가 영향요인인 출산 관련 지

표만 사용했으나, 개발된 마을소멸지수는 자연인구 증감 

영향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구 증가 영향요인, 마을 

소멸 속도 조절 요인까지 포함되었다는 차별성이 있다. 

(2)

Population aged 70 and above　: Natural population decline factors

Population of women aged 20-44 : Natural population growth factors

Incoming population : Social population growth factors

Population weight : Village extinction rate control indicators/Village 

current status diagnosis indicators

Population weight : 

Population range Weight

Less than 50 people 0.5

50~100 1

100-200 1.5

200-500 2

500 or more people 2.5

마을소멸지수 0.2 이하는 ‘마을소멸 고위기’ 0.2~0.5 구

간은 ‘마을소멸 위기’, 0.5~1.0 구간은 ‘마을소멸 진입’, 

1.0~1.5 구간은 ‘마을소멸 보통’, 1.5~2.0 구간은 ‘마을소

멸 낮음’, 2.0 이상은 ‘마을소멸 매우 낮음’ 단계로 구분

된다(Table 4).  

Ⅳ. 마을소멸지수의 적용

1. 데이터 구축 및 지표값 산정

마을소멸지수 개발을 위해 사용된 공간데이터는 2020년 

기준 충청남도 행정리 공간 경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행정 경계 중 시도-시군구-읍면동-법정리 경계

는 국가에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행정리 경계는 미

구축되었기에 2014년 충청남도의 연구과제로본 연구원에

서 구축한 행정리 경계 자료를 기초로 2020년 행정리 경계

를 갱신하여 사용하였다. 시군 행정리 관할구역 조례를 바

탕으로 행정리를 조사하여 경계를 갱신하였고, 변경된 행정

리 경계는 해당 읍면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였다. 

속성데이터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 주민등록인구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연령별 행정리 인구는 2020년 5월 말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전입 인구는 2020년 

1년간 누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남부지역인 8개 시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비교적 성장하고 있는 수도권 

인접 북부지역과 데이터 구득이 어려운 시군을 제외한 

남부지역 8개 시군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속성데이터로는 마을소멸지표는 4개이며 총인구수, 70

세 노인인구수, 20-44세 여성인구수는 지자체 협조를 받

아 주민등록인구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표 중 총

인구수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5개 구간으로 구분하

여  5등급 가중치를 설정하였다(수식 2). 

Legend
Village extinction 

index

Endangered 

village

High level of 

village extinction
less than 0.2

Crisis of village 

extinction
0.2~0.5

Enter village extinction 0.5~1.0

Village extinction normal 1.0~1.5

Village disappearance low 1.5~2.0

Village annihilation very low 2.0 or more

Table 4. Classification of village extinc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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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소멸지수 적용

개발된 마을소멸지수인 ‘(20-44세 젊은 여성인구수 + 전

입인구수)/70세 이상 인구수 × 인구수(구간별 가중치)’를 적

용하여 행정리를 분석한 결과 ‘마을소멸 고위기’ 265개 행

정리 마을 10.8%, ‘마을소멸 위기’ 740개 30.2%, ‘마을소멸 

진입’ 810개 33.0%, ‘마을소멸 보통’ 262개 10.7%, ‘마을소

멸 낮음’ 137개 5.6%, ‘마을소멸 매우 낮음’ 237개 9.7%로 

분석되었다(Figure 2, Table 6). 

시군별로 살펴보면(Table 7, Figure 3) 마을소멸지수 0.2 

이하인 ‘마을소멸 고위기’ 단계는 서천군 24.1%, 부여군 

18.6%으로 도출되었다. 서천군과 부여군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고령화가 높아 소멸위기감이 높은 지역이다. 마을소멸

지수 2.0 이상인 ‘마을소멸 매우 낮음’ 단계는 금산군 

17.1%, 홍성군 16.3%, 공주시 10.0%로 나타났다. 금산군은 

대전시와 인접되어 전입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홍성

군은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 등으로 인해 젊은 층 유입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Described

spatial 

extent

Haengjeong-ri village in 8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2,451)

Gongju-si, Boryeong-si, Nonsan-si, Geumsan-gun, 

Buyeo-gun, Seocheon-gun, Cheongyang-gun, Hongseong-gun

unit of 

spatial 

analysis

Boundary of Haengjeong-ri village

temporal 

scope

Population data - based on resident population as 

of May 2020

Population moving in – January to December 2020

usage 

Indicators

Total population

Population aged 70 years old

Female population aged 20-44 years (extended young 

women)

Population moving in 2020

Table 5. Data Overview

Total population
Population of women aged 

20-44

Population aged 70 years old
Number of immigrants by 

administrative district

Figure 1. Creation of data

legend

village 

extinction 

index

Haengjeong-ri 

(total 2,451)
ratio

Endangered 

village

High level 

of village 

extinction

less than 0.2 265 10.8%

Crisis of 

village 

extinction

0.2~0.5 740 30.2%

Enter village extinction 0.5~1.0 810 33.0%

Village extinction 

normal
1.0~1.5 262 10.7%

Village disappearance 

low
1.5~2.0 137 5.6%

Village annihilation 

very low
2.0 or more 237 9.7%

Table 6. Analysis result of village extinction index

Figure 2. Distribution result of village extinc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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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을소멸지수 진단

행정리 단위의 새로 개발된 마을소멸지수의 진단을 위

해 마을소멸지수 구분별 인구, 20-44세 여성수, 70세 이

상 고령화율 전입인구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마을소멸지수 0.2 ‘마을소멸 고위기’ 구간은 

인구가 50명 미만 마을이 많고 젊은 여성수가 거의 없으며, 

70세 이상 고령화율도 높고, 전입자수도 10명 이하가 대부

분인 마을로 진단되었다. 소멸 매우 낮음 구간은 인구수 

500명 이상 마을이 많고, 젊은 여성이 16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이 대부분이고, 70세 기준 고령화율도 비교적 높지 않

고, 전입인구 31명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진단되

었다. 마을소멸지수 0.2 미만 ‘마을소멸 고위기’ 해당 마을

은 인구 50명 미만 행정리가 40.4%, 50-100명 미만 행정리 

53.2%로 대부분이 100명 이하이며, 20-44세 여성수의 경우 

5명 이하 마을이 98.5%, 16명 이상 거주 마을 거의 없었다. 

less than 0.2 0.2~0.5 0.5~1.0 1.0~1.5 1.5~2.0 2.0 or more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Gongju 11 4.4% 50 20.0% 96 38.4% 42 16.8% 26 10.4% 25 10.0%

Boryeong 23 9.8% 62 26.4% 70 29.8% 42 17.9% 25 10.6% 13 5.5%

Nonsan 18 4.2% 107 25.2% 173 40.7% 68 16.0% 24 5.6% 35 8.2%

Geumsan 12 4.7% 45 17.5% 97 37.7% 35 13.6% 24 9.3% 44 17.1%

Buyeo 81 18.6% 166 38.1% 125 28.7% 21 4.8% 13 3.0% 30 6.9%

Seocheon 76 24.1% 124 39.4% 74 23.5% 14 4.4% 6 1.9% 21 6.7%

Cheongyang 9 4.9% 60 32.8% 78 42.6% 19 10.4% 5 2.7% 12 6.6%

Hongseong 35 10.0% 126 36.0% 97 27.7% 21 6.0% 14 4.0% 57 16.3%

Sum 265 10.8% 740 30.2% 810 33.0% 262 10.7% 137 5.6% 237 9.7%

Table 7. Village disappearance index by city and county

Figure 3. A graph of the distribution of village extinction 

index 

number ratio population ratio
20-44 year 

old woman
ratio

Aging rate over 

70 years old
ratio

Population 

moving in
ratio

less than 0.2

High level of village 

extinction

265 10.8%

less than 50 40.4% less than 5 98.5% less than 20% 1.5% 0-10 99.6%

50-100 53.2% 6-10 1.1% 20-40% 37.7% 11~15 0.0%

100-200 6.0% 11-15 0.0% 40-50% 34.7% 16~30 0.0%

200-500 0.4% 16 or more 0.4% 50% or more 26.0% 31 or more 0.4%

500 or more 0.0% - - - - - -

0.2~0.5

Crisis of village 

extinction

740 30.2%

less than 50 7.0% less than 5 72.0% less than 20% 0.4% 0-10 93.4%

50-100 59.2% 6-10 25.8% 20-40% 70.5% 11~15 5.9%

100-200 32.8% 11-15 1.9% 40-50% 24.9% 16~30 0.7%

200-500 0.9% 16 or more 0.3% 50% or more 4.2% 31 or more 0.0%

500 or more 0.0% - - - - - -

Table 8. Distribution of indicators by village extin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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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화율 20-40% 

37.7%, 40-50% 34.7%, 50% 이상 거주하는 마을이 26.0%이

며, 전입인구수는 10명 이하인 마을이 99.6%로 도출되었다. 

‘소멸 매우 낮음’에 해당되는 마을은 인구 500명 이상 51.1%, 

200-500명 40.1%, 20-44세 여성 16명 이상 92.4%, 70세 기준 

고령화율 20% 미만 74.3%, 전입인구 31명 이상 88.6%로 나

타났다(Table 8). 

Ⅶ. 결  론

최근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도래와 함께 저출생·고령

화로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소멸과 

관련된 지방소멸지수는 노인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 비

율로 시군구, 읍면동 공간 단위에서 분석되어 농어촌마을

에 대한 마을소멸 위험 실태 진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멸지수의 농어촌마을 적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소멸지수가 아닌 마을소멸지수

를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지표를 정책이 투입되는 최소 

단위인 마을(행정리) 공간단위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을소멸지표는 마을의 소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인구수’, 자연적 인구증감 영향요인 중 결혼 및 출산영

향지표인 ‘20-44세 젊은 여성’, 자연적 인구증감 영향요

인 중 사망관련지표인 ‘70세 이상 고령인구’, 사회적 인

구 증가요인인 ‘전입인구’가 선정되었다. 또한 마을소멸

지수의 유용성 진단을 위해 행정리 마을별 마을소멸지수 

구분별 인구, 20-44세 여성수, 70세 이상 고령화율, 전입

인구수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소인구(50명 이하) 마을이 많고 젊은 여

성수가 거의 거주하지 않으며,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도 높고, 전입자수도 10명 이하인 마을이 ‘마을소멸 고위

기’로 도출되었다. 반대로 ‘마을소멸 매우 낮음’은 인구수 

500명 이상 마을 비율이 높고, 젊은 여성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며,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높지 않고, 전입인

구도 많은 마을이 대부분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소멸지수를 행정리 마을에 적용

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소멸위험 마을 90.7%로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변별력 낮음)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소멸지

수를 개발하는 연구이며, 개발된 마을소멸지수를 이용하

여 행정리 마을에 적용하였을 때 소멸위험이 높을수록 

number ratio population ratio
20-44 year 

old woman
ratio

Aging rate over 

70 years old
ratio

Population 

moving in
ratio

0.5~1.0

Enter village 

extinction

810 33.0%

less than 50 0.6% less than 5 24.9% less than 20% 2.0% 0-10 47.4%

50-100 24.4% 6-10 49.5% 20-40% 91.9% 11~15 33.2%

100-200 66.7% 11-15 19.0% 40-50% 5.8% 16~30 18.8%

200-500 8.3% 16 or more 6.5% 50% or more 0.4% 31 or more 0.6%

500 or more 0.0% - - - - - -

1.0~1.5

Village extinction 

normal

262 10.7%

less than 50 0.4% less than 5 5.0% less than 20% 7.6% 0-10 9.5%

50-100 7.6% 6-10 22.9% 20-40% 92.4% 11~15 24.8%

100-200 50.0% 11-15 33.6% 40-50% 0.0% 16~30 56.5%

200-500 41.6% 16 or more 38.5% 50% or more 0.0% 31 or more 9.2%

500 or more 0.4% - - - - - -

1.5~2.0

Village disappearance 

low

137 5.6%

less than 50 0.0% less than 5 4.4% less than 20% 19.7% 0-10 5.1%

50-100 5.1% 6-10 10.9% 20-40% 80.3% 11~15 5.8%

100-200 32.1% 11-15 20.4% 40-50% 0.0% 16~30 43.1%

200-500 56.9% 16 or more 64.2% 50% or more 0.0% 31 or more 46.0%

500 or more 5.8% - - - - - -

2.0 or more

Village annihilation 

very low

237 9.7%

less than 50 0.4% less than 5 0.4% less than 20% 74.3% 0-10 0.8%

50-100 1.3% 6-10 3.0% 20-40% 25.7% 11~15 2.1%

100-200 7.2% 11-15 4.2% 40-50% 0.0% 16~30 8.4%

200-500 40.1% 16 or more 92.4% 50% or more 0.0% 31 or more 88.6%

500 or more 51.1% - - - - - -

Table 8. (Continued)



윤정미⋅조영재⋅김진영

농촌계획, 제29권 제3호, 2023년24

과소인구, 심각한 고령화, 전입인구 및 20-44세 여성 수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지방소멸지수의 적용 한

계를 극복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소멸지수가 농촌마을 소멸 실태를 정확히 반영

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전략연구(2021-01) 결과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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