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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고(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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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21)는 89개

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2024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을 시행하였다. 이는 기존 진행되어오던 농촌협약을 포함

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ㆍ군의 중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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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ase for establishing rural spatial planning in the population sector by examining the 

spatial distribution changes and identifying common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age-specific population structures.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s the population distribution of Sangju-si, focusing on the changes in total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through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opulation of Sangju-si has been declining in the northwest and west, with a noticeabl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eastern areas. The working-age population ratio is higher in the eastern region, while the western region, despite having a 

small overall population, shows particularly low proportions of working-age individuals. In terms of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regions surrounding the eastern area exhibit relatively higher proportions of elderly compared to the eastern area. The western 

region, with its smaller population, shows a qualitatively higher proportion of elderly individuals, indicating a serious aging issue. 

This appears to be a result of the concentration of younger working-age populations in and around the eastern region, leading 

to a lower proportion of elderly in those areas. Although this analysis is limited to population structure, it reveals an imbalance 

in the development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regions of Sangju-si. To address this imbalance and foster balanced 

development, specific strategies such as job creation and enhanced service delivery are needed for the western region, which appears 

to be relatively under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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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발전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이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

재 5개의 시범시ㆍ군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이며, 

해당 시군에는 충남 당진시, 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

주시, 신안군으로 구성되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

립이 이뤄지고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시ㆍ군은 현황을 진단하

고, 부문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기본계획 과정에서 농촌재생

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농촌재생활성

화지역은 기존 도시ㆍ군기본계획, 농촌협약에서의 생활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려한 일상

생활 연계와 동일한 문제와 해결방법을 지닐것으로 판단

되는 권역, 행정관할권ㆍ문화ㆍ경제 등 지역 특징의 동질

성, 도로망, 지형으로 인한 분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

되어 있다. 즉, 서비스 공급 중심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인

구구조, 환경, 주요 산업, 농촌다움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하여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주

거시설과 생활유해시설 등이 전 지역에 걸쳐 혼재되어 나

타나며(Mun et al., 2024), 이러한 문제로 유사한 특성을 지

니는 지역을 분류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중심지의 기

능이 쇠퇴하고, 이로 인해 또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이 진행되고 있으며(Lee & Jang, 2019),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에는 여러 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

촌지역 개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심지의 역

할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

행되어 왔다. 먼저 Kim and Han(2017)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계획수립과정과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Lee 

and Jang(2019)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연계를 진단하여 각각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농촌협약의 계획과 진

행과정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층구조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공간구조 분석과 생활권 설정, 농촌다움자원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도 지

속적으로 이뤄졌다(Eom et al.(2022), Kim et al.(2022)).

이외에도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향상키기 위해 Kim et 

al.(2022)은 중심지의 생활SOC시설 이용을 위한 영향요인

을 도출하였으며, Lee(2019)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계

획안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심성 향상, 사업비 구조

방향, 배후마을로의 전달체계 등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사

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는 중심지 강

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효과 

진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

고 있다. 공간구조 측면에서는 농촌협약에서 현재의 공간

구조를 분석하고, 목표로 하는 공간구조를 설정한 사례를 

분석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발전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

태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간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

여 계획에 포함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농

촌지역에서는 Yeo and Seo(2014)는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

화의 공간적 확산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간

자기상관분석을 수행하여 고령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마련했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인구, 토

지이용 등의 측면에서 공간변화 분석 연구가 함께 수행되

고 있다. 먼저, Seo et al.(2001)는 도시공간구조의 시계열적 

공간변화 특성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도시

계획시 이를 반영하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고, Byun(2004)은 토지이용 군집형성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통해 군집을 유도하는 원인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Jung and Jun(2019)은 2005년부터 2015년까

지 전국 시ㆍ군ㆍ구의 빈집 공간패턴과 자기상관성을 통해 

빈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Kim et 

al.(2011)은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해 시계열적 공간구조 

변화를 제시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들을 포함

하여 농촌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이에 지역 

내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도출하고, 이

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을 유형화하

고 유형별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들 또한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한국 농촌 마을의 경관생태학적 특

성을 정량화하여 유형화하기 위해 마을을 군집화하거나, 농

촌 지역의 쇠퇴 특성에 따라 군집화하여 쇠퇴 유형을 도출하

고, 각 군집에 알맞은 관리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Kim & Oh, 2011, Jo et al., 2015),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성장과 감소 유형을 분류하고, 인

구 감소에 따른 도시 특성을 유형화하거나(Yim, 2018), 인구 

감소지역 자체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Jang, 2022). 

이러한 연구들은 농촌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선행연구

들의 경우 공간적인 농촌을 들여다보기보다 농촌 자체를 

유형화하고 분류하여, 이러한 유형들을 지닌 농촌공간의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공간적 분류에 활용되기보다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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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특성에 따른 

계획의 방향성 제시에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

되고 있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을 위해 다양한 부문 

중 공간자기상관 분석으로 인구구조가 유사한 지역이 밀

집된 지역을 도출하고, 연령별 인구구조의 특징을 바탕으

로 공간적 분포 변화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는 지역을 분

류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설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

하고, 선행연구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농촌공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상주시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인구구

조를 바탕으로 자기상관분석을 통해 동질지역을 분류하여, 

공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과정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1. 활용 데이터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시이자 우리나라 동부 지역 중 

하나인 경상북도 상주시를 대상으로 하여 농촌공간의 인

구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인구구조 분석을 위해 읍면동별 인구 데이

터 구득이 가능하고 가장 오래된 시점인 2014년과 2024년, 

그리고 그 중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총 인구, 생산

가능인구, 고령인구 분포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상주시 

읍면동 경계는 2023년 행정동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6개 

동, 1개 읍, 17개 면으로 분류하였으며<Figure 1>, 생산가

능인구와 고령인구는 국토정보지리원의 통계항목별 산출

방식에 따라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고령인구로 분류하였다.

2. 분석방법

가. 인구구조 분류

인구분포 분석의 총인구 구간은 상주시가 처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을 1,412개 읍면 중 데이터 구득이 가

능한 1,403개 읍ㆍ면의 2020년 인구의 쿼타일 구간 근사

치인 2천명, 3천명, 6천명 기준 4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령별 인구변화를 살펴보고자 지역 내 생산가능인

구 비율과 고령인구 비율은 구분하였으며, 상주시는 생산

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해

당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인 생산가능인구의 2014년, 고

령인구의 2024년 비율을 쿼타일로 분류하여 기준을 설정

하였다.

나. 공간자기상관 분석

공간자기상관 분석은 특정 현상의 지리적 패턴을 설명

할 때, 이 현상의 배열이 공간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특정 체계에 따라 집적화되는 것인지 조사하는 것으로

(Byun, 2004), 인접한 지역의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공간적 패턴 분석에 주로 활용

된다(Lee & Sim, 2011).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구간에 따

라 시기별 인구분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ArcGIS Pro를 

활용하여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자기상관은 공간가중치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

에(Getis, 2010), 연구의 목적에 알맞은 최적의 가중치를 찾

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Yeo and Seo(2014)는 농촌지

역의 고령화특화계수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자 다양한 공간가중치를 적용하고, LISA에는 역

거리 제곱, Getis-Ord Gi

*에는 K-최근린 방식이 공간적 확산 

패턴 분석에 유리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의 분

포 변화를 파악하고자 LISA는 역거리 제곱, Getis-Ord Gi

*

는 K-최근린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Eup/Myeon ■ Dong

Figure 1. Location Map of Eup, Myeon, and Dong in 

Sa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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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및 결과

1. 인구분포

상주시의 2014, 2019, 2024년 인구분포를 전국인구 쿼타

일(Quartile)에 따라 분류하면 <Figur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an et al.(2022)의 연구에서 발표한 서비스시설 임계

인구인 3천명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2024년 24개 지역 

중 14개(58.3%) 지역이 해당되며, 동지역을 제외한 18개 읍

ㆍ면 중 14개(77.8%)가 해당된다. 인구는 화북면, 화남면, 

은척면의 경우 2014년에도 적은 수였으며, 이후 내서면과 화

동면의 인구가 감소되어 2,001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이와 

반대로 동지역의 경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6,001명 이상

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Kim and Choi(2022)의 연구에 따

르면 기초생활서비스 분포가 인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상주시의 사례에서도 서비스시

설이 집중된 도시지역인 동지역과의 접근성, 생활서비스 전

달체계 등이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4년 은척면, 이안면, 공검면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

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4년 62.9%에서 2024년 53.6%

로 감소했으며(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 이

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혹은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이는 농업분야에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의 실질적인 감소와 함께 농업경쟁력의 하

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Classification

2014 2019 2024

Less than 

2001

2001~

3000

3001~

6000

More than 

6000

Less than 

2001

2001~

3000

3001~

6000

More than 

6000

Less than 

2001

2001~

3000

3001~

6000

More than 

6000

Dong 0 0 1 5 0 0 1 5 0 0 1 5

Eup/Myeon 5 8 4 1 6 8 3 1 8 6 3 1

Total 5 8 5 6 6 8 4 6 8 6 4 6

Table 1. Changes in the Number of Regions by Population Segments

<2014> <2019> <2024>

 <Population>

 ■ Less than 2001 ■ 2001~3000 ■ 3001~6000 ■ More than 6000

Figure 2. Regional Changes by Population Segments

Classification

2014 2019 2024

Less than 

60.0

60.0~

56.4

56.5~

61.8

More than 

61.8

Less than 

60.0

60.0~

56.4

56.5~

61.8

More than 

61.8

Less than 

60.0

60.0~

56.4

56.5~

61.8

More than 

61.8

Dong 0 0 0 6 0 0 1 5 0 1 1 4

Eup/Myeon 3 9 6 0 10 6 2 0 18 0 0 0

Total 3 9 6 6 10 6 3 5 18 1 1 4

Table 2.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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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고령인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서 높아졌다. UN의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이 7% 이상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

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할 때, 상주시는 2014년 고령인

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14.5%, 2017년 17.5%, 2024년 

24.6%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주시의 모든 지역이 2014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

을 알 수 있다(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 또한 65

세 이상 고령자의 1인가구는 2019년 7,361가구에서 2023

년 8,632가구로 약 17.3%증가했다(국가통계포털. https:// 

kosis.kr/). 이는 고령인구의 사회적 고립과 생활 수준의 저

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읍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생활서비스 공급이 어렵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수가 적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22)는 임계인구 3천명 이하인 

읍ㆍ면은 생활서비스시설의 유지가 어려워 폐업할 수 있다

고 발표했으며, Yu et al.(2023) 또한 인구에 따라 생활서비

스시설의 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인구

<2014> <2019> <2024>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 Less than 23.1 ■ 23.1~35.8 ■ 35.9~41.3 ■ More than 41.3

Figure 4.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by Region

<2014> <2019> <2024>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 Less than 60.0 ■ 60.0~56.4 ■ 56.5~61.8 ■ More than 61.8

Figure 3.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by Region

Classification

2014 2019 2024

Less than 

23.1

23.1~

35.8

35.9~

41.3

More than 

41.3

Less than 

23.1

23.1~

35.8

35.9~

41.3

More than 

41.3

Less than 

23.1

23.1~

35.8

35.9~

41.3

More than 

41.3

Dong 6 0 0 0 3 3 0 0 0 5 1 0

Eup/Myeon 0 5 10 3 0 0 4 14 0 0 0 18

Total 6 5 10 3 3 3 4 14 0 5 1 18

Table 3.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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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은 생활서비스 시설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생

활서비스 시설의 유치는 적은 인구로 인해 국가적 지원이 

없이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공

간계획 수립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기본계획 수립지침

에 제시되어 있는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간의 서

비스연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구구조 자기상관분석

가. 총 인구

총 인구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상관분석을 수행한 결

과 Moran`s I와 Getis-Ord Gi

*에서 모두 군집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4>. 먼저 Moran`s I에서 군집별 수의 변화

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동지역과 화북면, 화서면, 화

동면을 비롯한 서부지역에 군집이 나타났고, 동지역에는 인

구가 많은 지역(HH), 서부지역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LL)

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부지역 중에서도 화북면이 LL군집에서 제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인구가 많은 지역(HH)의 경우 시간이 흐를

수록 밀집되면서, 그 주변 지역(HL)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

다. 이는 동지역 주변부의 인구가 동지역 안으로 더욱 밀집

되어 가거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Getis-Ord Gi

*에서도 동지역 인근에 핫스팟, 서

부지역에 콜드스팟이 밀집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동

지역 인근 핫스팟 신뢰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상주시의 경우 동지역으로의 인구 밀

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화북면, 화서면, 화동면, 화남면, 모서면, 모동면 등 서부지

역과의 인구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

주시의 북서쪽이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해있어 개발이 어

렵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분포 또한 Moran`s I와 Getis-Ord 

Gi

*에서 모두 군집화었으며<Table 4>, 2014~2024년 모두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HH)은 동지역들로 구성되

었고, 동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인접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

(HL)들로 클러스터링 되고 있다. Getis-Ord Gi

*를 살펴보았

을 때도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화북면, 화서면 등 

북서쪽의 지역이 전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적음에

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특히 낮은 특성을 보이

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일자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동지역을 비롯한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의 사업체 수를 살펴보았을 때,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상주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72.93%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 병원 등 

생활서비스 시설 또한 2020년 기준 62.15%가 동지역에 밀

집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동지역에 높게 나타난 것이

라고 판단된다(Sangju-si, 2020a). 다만, Moran`s I의 결과에 

따라 동지역에 특히 밀집되어 있고, 인접한 읍ㆍ면조차 다

른 클러스터(HL)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이 2014년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일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

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

역에 몰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단지나 배후도시, 

Classification
LISA Getis-Ord Gi

*

HH LL HL LH Other Hot Spot Cold Spot Other

2014 5 3 0 4 12 10 5 9

2019 4 3 0 3 14 9 5 10

2024 4 2 0 4 14 11 5 8

Table 5. The Number of Regions Based on the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the Total Population

Classification Moran`s I z-score Getis-Ord General G z-score

2014 0.251579 3.222700 0.059145 4.710474

2019 0.219603 2.896003 0.060164 4.635288

2024 0.227730 2.944500 0.060362 4.647546

Table 4.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the Tot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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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개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Oh, 2021). 

이외에도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2023)의 

연구결과에서는 일자리와 주택이 확보된 읍ㆍ면지역에 청

년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밀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6

차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도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동지역 인근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를 감안하여 계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다. 고령인구    

고령인구 비율의 분포는 Moran`s I와 Getis-Ord Gi

*에서 

모두 군집화되면서<Table 8>, 연령대의 구분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 비율과 반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Moran`s 

I를 통해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동지역을 둘러싸고 있

는 지역에서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역

이 접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Getis-Ord 

Gi

*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

은 지역은 인구가 적은 화북면과 화서면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해당 지역의 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

며, 상대적으로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동지역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 자체가 낮아

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지닌 주변 읍ㆍ

면지역은 동지역으로의 높은 접근성과 원활한 생활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고령인구가 정주하기 좋은 환경으로 판단

되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집중을 감안한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화북면과 화서면 등 북서쪽지

역의 경우 속리산 국립공원에 접하고, 동지역까지의 거리

가 상대적으로 멀어 상대적으로 고립된 위치임에도 불구

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2014> <2019> <2024>

 <Cluster of the Total Population>

 ■ Low-Low Cluster ■ High-Low Outlier ■ High-High Cluster ■ Low-High Outlier

Figure 5.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of the Total Population (Moran's I)

<2014> <2019> <2024>

 <Hotspot and Coldspot Analysis for Total Population>

 ■ Hot-spot(p<0.01) ■ Hot-spot(p<0.05) ■ Hot-spot(p<0.10)

 ■ Cold-spot(p<0.01) ■ Cold-spot(p<0.05) ■ Cold-spot(p<0.10)

Figure 6. Hot-Spot Analysis of the Total Population(Getis-Ord 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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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9> <2024>

 <Hotspot and Coldspot Analysis for the Working-Age Population>

 ■ Hot-spot(p<0.01) ■ Hot-spot(p<0.05 ■ Hot-spot(p<0.10)

 ■ Cold-spot(p<0.01) ■ Cold-spot(p<0.05) ■ Cold-spot(p<0.10)

Figure 8. Hot-Spot Analysis of the Working-Age Population(Getis-Ord Gi
*)

<2014> <2019> <2024>

 <Clusters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 Low-Low Cluster ■ High-Low Outlier ■ High-High Cluster ■ Low-High Outlier

Figure 7.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Moran's I)

Classification
LISA Getis-Ord Gi

*

HH LL HL LH Other Hot Spot Cold Spot Other

2014 6 0 0 5 13 10 2 12

2019 6 0 0 5 13 10 1 13

2024 6 0 0 5 13 10 2 12

Table 7. The Number of Regions Based on the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Classification Moran`s I z-score Getis-Ord General G z-score

2014 0.183489 2.416389 0.045123 3.231314

2019 0.104372 1.572420 0.045442 3.157694

2024 0.141643 1.976930 0.046194 3.344322

Table 6.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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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9> <2024>

 <Clusters of the Elderly Population>

 ■ Low-Low Cluster ■ High-Low Outlier ■ High-High Cluster ■ Low-High Outlier

Figure 9.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Moran's I)

Classification
LISA Getis-Ord Gi*

HH LL HL LH Other Hot Spot Cold Spot Other

2014 0 6 5 0 13 2 11 11

2019 0 6 5 0 13 1 10 13

2024 0 5 5 0 14 2 10 12

Table 9. The Number of Regions Based on the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the Elderly Population

<2014> <2019> <2024>

 <Hotspot and Coldspot Analysis for the Elderly Population>

 ■ Hot-spot(p<0.01) ■ Hot-spot(p<0.05 ■ Hot-spot(p<0.10)

 ■ Cold-spot(p<0.01) ■ Cold-spot(p<0.05) ■ Cold-spot(p<0.10)

Figure 10. Hot-Spot Analysis of the Elderly Population(Getis-Ord Gi
*)

Classification Moran`s I z-score Getis-Ord General G z-score

2014 0.195991 2.551936 0.040332 -2.461191

2019 0.122648 1.773398 0.040392 -2.606250

2024 0.125643 1.807064 0.040726 -2.578508

Table 8.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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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율과 같

이 2014년부터 지속되어온 현황이며, Jeon et al.(2024)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자는 서비스시설로의 이동이 15분 내

에 가능할 경우 군집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

으나, 상주시의 농촌은 동지역과의 거리가 먼 지역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의 원인을 파악하

고자 화북면과 화서면의 연도별 건축물 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해당 지역의 14년 이하 건축물 비율이 각각 

34.17%, 30.04%로 나타나 화북면의 경우 상주시 전체 읍

면동 중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전체 14년 이하 건축물 비율

인 24.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따라서 해당 지역은 농촌의 인구가 

증가되던 2010년대 귀농ㆍ귀촌을 통해 인구가 신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상주시 농가인구의 47.1%가 65

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되어 읍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angju-si, 2020b). 따라서 이를 고

려하여 이동에 취약한 고령자에게 생활서비스 공급방안으

로 원격 의료서비스, 농촌형 교통수단 지원 등에 대한 계

획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농촌공간계획을 위해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 지역, 지역의 

문제점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상주시의 전체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를 

바탕으로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동지

역을 중심으로한 동부지역(동지역, 함창읍, 이안면, 공검

면, 사벌국면,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과 서부지역(화북면, 

화서면, 화동면, 화남면, 모서면, 모동면, 은척면, 외서면, 

내서면, 외남면, 공성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주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특징을 지

니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읍ㆍ면 지역의 77.8%가 3천명 

미만으로 서비스시설 임계인구 미만의 지역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 무분별한 생활서

비스의 확충보다 생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동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며, 

동지역에 인접한 지역조차 인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

만 이러한 동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벌국면, 낙동면 

등 동부지역은 핫스팟으로 분류되어 상주시 내에서는 인

구가 많은 지역이며, 서부지역은 콜드스팟으로 분석되어 

동서간의 인구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계획 수립시 서부지역이 인구가 적고, 도심과 

떨어져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생활서비스 공급 방안을 수

립하고, 한적한 농촌의 특징을 살려 워케이션, 치유관광 등

의 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산가능인구비율은 동지역에 특히 밀집되어 있

었으며, 전체적인 분포는 총인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지역에 일자리(2021년 기준 62%)가 집중되어 나타

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외 지역에서의 일자리 확보

와 주거 문제 개선 등 인구분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넷째, 고령인구 비율은 동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서 동지역과 큰 차이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분포는 서부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격의료, 농촌형 대중교

통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인구구조의 동질성에 따라 상주시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전현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상주시가 고려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환경정비 사

업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할 경우 인구부문에 있어, 

서부지역은 동지역까지의 접근성 향상과 체류인구 증가를 

도모, 동부지역은 거주중인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

표로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으로 서부지역은 도로정비, 대중교통 노선 확충, 주차장 설

치와 함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독일의 클라이가르텐

(Kleigarten)과 같은 체류형 주말농장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동부지역의 경우 인구증가, 관계인구

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수단으로 노후된 공동이용시설의 개선과 축사, 

공장 등의 이전ㆍ재배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등 농촌공간의 공

통적인 특성 도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의 공간적 

동질성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진행하였으며, 농촌

공간계획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계획 수

립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지를 상주시

로 한정지어 분석한 것과 상주시를 둘러싼 인접지역을 고

려하지 않은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여 실제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을 위해 인구, 주

거, 산업,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현황을 살펴보

고 각 특성을 분류하여 최종적인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해야하나 동질지역 분류를 위한 방법론적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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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에 따라 모든 부문을 적용하지 못하고, 인구구조로 한

정지어 분석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대

상지와 인접지역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특성

이 일치하는 지역들을 분류하고, 중첩하여 시ㆍ군 내 특성

이 다른 지역을 선별한다면, 특성이 서로 상이한 농촌재생

활성화지역의 설정과 각 특성에 알맞은 목표 및 전략 수립

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2024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문연구원과

정 지원사업(PJ01746101)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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