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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 분석

: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사례로*

장석길**·양지혜***·김태형****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olicy Responses to Local 
Extinction: A Case of Comprehensive Strategy and Basic Policy 

on Community-Population-Job Creation in Japan*

Jang, Seok-Gil Denver** · Yang, Ji-Hye*** · Gim, Tae-Hyoung Tommy****

국문요약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

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

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

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

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

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

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

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

(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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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

행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메가시티 등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중앙일보, 2023/11/10). 국내에

서는 ’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

드크로스가 발생하였으며, 수도권 인구가 총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되고 있다(임형백, 2022).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 관련 8개 지표를 중심

으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지수 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

다(국토연구원, 2021). 또한, 재정적으로는 ’22년 지

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

응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23년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인구감소지

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국토연구

원, 2021). 가장 최근인 ’23년 11월에는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

합계획(2023-2027)이 발표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으

고 있다(국토교통부, 2023/11/1). 

국내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은 ’14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지방소멸론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성호, 2019). 한국

보다 앞서 지방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지방소멸론 발표 

이후, 같은 해에 지방창생(地方創生) 법을 제정하고

(溝口, 2015) ’15년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

략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2020). 제1기 마을·

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15~2019)은 인구증가, 

출산율 제고, 도쿄 일극집중의 완화를 위한 장기비전 

설정과 4대 목표 및 13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1기 전

략을 재검토 및 보완하여 수립된 제2기 마을·사람·일

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2024)에서는 인구감소의 

완화 및 적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한 다

Abstract: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South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dentified depopulated areas in 2021 and launched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2022. Howev-
er, due to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olicy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remains a challenge. In contrast, Japan, facing similar issues of local 
extinction a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robust central government-led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y and Basic Policy on Community–Population–Job Creation. 
Hence, this study examines Japan’s policy responses to local extinction by analyzing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of the Comprehensive Strategy and Basic Policy on Community–Population–Job Creation. For the analysis, topic 
modeling was employed to enhance text analysis efficiency and accuracy, complemented by expert interviews for 
valid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irst-period strategy’s topics encompassed economy and society, start-up, 
local government, living condition, service, and industry. Meanwhile, the second-period strategy’s topics included 
resource, the New Normal, woman, digital transformation, industry, reg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op-
ulation. The analysis highlights that the policy target, policy direction, and environmental chang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se policy shifts.

Key Words:  Local extinction, Policy analysis, Topic modeling, In-depth interview,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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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시책을 적용하고 있다(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2020).1)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초

지방정부의 지방소생지수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

책 방안을 다뤄왔으며(채지민·임승빈, 2023; 김상

근, 2023),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의 원인 및 영향 요

인의 분석에 초점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김지영 외, 

2022; 유한별 외, 202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르며(정성호·홍창수, 

2018),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시책

의 발굴과 조례 제정을 통한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하

며(박진경·김도형, 2020), 중앙정부는 평가 지수를 활

용한 지역별 지방소멸 수준의 측정 및 성과 관리와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김순은, 2017; 김원중, 2021).

이에, 향후 전역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에 대한 특징 및 변화

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선행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본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가 지속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

해 지방소멸이 확산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며(송

우경, 2018), 이에 대응하여 지방의 정주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総務省, 2017).

현재까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

는 다수 수행된 바 있으나, 주로 지방창생 정책의 초기 

시기에 출판된 마스다 보고서, 제1기 마을·사람·일

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을 분석하였다(槙満信, 2016; 

Masuda et al., 2021; Saito, 2021). 이후 ’20년에 제2

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 수립되어 현

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나(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2020), 2기 전략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여 1기 전략과

의 정책적 변화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분석 기법으로는 다수의 연구에서 내용분석

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핵심 전략과 담론 

구조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임보영 외, 

2018; 이정환, 2017). 하지만, (특히 대량의 텍스트 자

료 대상의)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틀, 즉 사

전에 설정된 범주 외에 존재하는 핵심 주제를 추출하

는 것이 어려우며, 분석틀의 개발 및 분류 과정에서 연

구자의 주관성 개입으로 인해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설동훈 외, 

2018). 이에, 정책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객관적으

로 판단하거나(Zhang et al., 2022), 정책 텍스트를 가

시화하여 동일 주제에 대한 정책의 초점 및 변화 추세

를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활용이 확산되

고 있다(Zhu et al., 2023). 특히, 정책 연구에서는 텍

스트마이닝 기법 중 문헌에 내재된 각 토픽을 단어의 

분포로 표현하여 문헌의 구조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토

픽모델링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강은경 외, 2022),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한 심층인터뷰 등의 정성분석이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Zhu et al.,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 보고서를 대상으로 토픽모

델링을 실시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주요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

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토픽별 주제 선정의 

적합성과 키워드의 도출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의 주요 토픽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략을 비교 검토하고,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선행연구 분석

1)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연구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는 중앙정부보

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다루

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채지민·임승빈, 2023; 김상

근, 2023; 김진형, 2020). 채지민·임승빈(2023)은 문

헌검토를 바탕으로 도시 경제력 역량, 생활활력 역량, 

교육·혁신 역량 지표를 활용하여 기초지방정부의 지

방소생지수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22년 기준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41개 시·군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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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도별, 시·군별 지방정부의 내부 역량을 측정

하였다. 또한, 김상근(2023)은 문헌검토를 통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시간에 따른 변화와 시

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 국

내 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동향과 지역특화

를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였다. 김진형(2020)의 연

구에서는 정부 출연 정책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

연 정책연구기관의 지방소멸 대응 관련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주요 특징

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경우 국토 차원

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거시적 체계 및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지원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전

략 도출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상현(2021)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의 원인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다수 수

행된 바 있으나(김지영 외, 2022; 유한별 외, 2021), 지

방소멸 대응 정책(또는 전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검

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최민정·백일순(2023)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03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된 ’22년까지 저출산, 인구증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행정구역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제도적 경직성

으로 인해 ‘인구’의 증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 과

정에서 ‘지방’이라는 공간적 스케일을 다루기에는 한

계가 있음을 비판하였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지방소멸 대응 정

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전역적이고 통합적인 관

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

부 수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선행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며, 해당 사례의 정책적 대응 방

안을 구성하는 주요 특징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국내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은 마스다 

보고서의 지방소멸론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정성호, 2019), 지방소멸론의 발표 이후 일본 

정부가 지방창생을 목적으로 수립한 마을·사람·일자

리 창생 종합전략을 다룬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박승현, 2017). 현재까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방창생 정책이 시행된 초기 시

기에 해당하는 마스다 보고서, 제1기 마을·사람·일자

리 창생 종합전략, 지역 정책 등 유관 정책을 분석 대

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其田茂樹, 2015; 宮

脇淳, 2015; 市川直子, 2016; Masuda et al., 2021; 이

정환, 2018). 또한, 분석 기법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

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의 수립 배경 및 핵심 전

략(임보영 외, 2018), 담론 구조(이정환, 2017), 의제형

성과정(하혜영·김유정, 2016)을 분석한 바 있다. 하지

만, 내용분석은 정책의 비전, 주요 전략 등을 개괄하여 

종합적인 특징을 밝히는데 유용하나, 주요 특징을 주

제별로 유형화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20년에는 Society 5.0, 코로나19 등을 주요 배경으

로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 수립되

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나(内閣官房, 2021), 2기 

전략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여 1기 전략과의 정책적 변

화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인구감

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을 보이고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 문제를 겪어온 일본의 사례를 통해 향후 국

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2)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정책 연구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정책 분석은 현재 공공 정책,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방법론적 적용이 확산되고 있

다(Zhang et al., 2023). 전통적인 내용분석 기반의 정

책 연구들이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책 텍스트(policy 

texts)를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텍스트마

이닝 기반의 분석은 대량의 정책 텍스트를 수량화하여 

보다 정교한 수준에서 정책 주제, 정책 수단 등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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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Li et al., 2021). 텍스

트마이닝 기법은 키워드 간의 근접 출현 정보를 바탕

으로 연관성을 분석하고 개념 간의 관계 강도를 파악

하는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과 문헌에 잠

재된 각 토픽을 단어의 분포로 표현하여 문헌의 구조

를 예측하는 분석 모델인 토픽모델링이 주로 사용된다

(강은경 외, 2022).

Zhu et al.(2023)은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토픽모델

링을 활용하여 일본의 해양 관련 연차보고서를 대상

으로 해양 정책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여 주제별 분석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

제별로 상위 5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각 토픽의 

연도별 비율을 중심으로 토픽의 연도에 따른 군집화

를 수행하여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Li et al.(2021)

는 중국의 노인 돌봄에 관한 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텍

스트마이닝을 수행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

다. 분석을 위해 특정 문서 내에서의 단어 빈도(Term 

Frequency)와 전체 문서 내에서의 단어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계산하

는 단어빈도-역문서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활용하여 상위 

키워드를 정의하고 정책 기간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

여 기간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다.

강현정·최충익(2022)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

템인 빅카인즈에서 ‘대통령’, ‘균형발전’의 키워드를 포

함하는 언론 기사를 수집하여 토픽모델링을 통해 한국

의 정권별 균형발전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였다. 분석

을 위해 단어의 동시출현빈도를 분석하고, 키워드 빈

도 및 의미연결망을 중심으로 LDA 알고리즘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각 정부의 재

임 기간별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다. 곽희종(2023)은 

‘도시재생’을 키워드로 포함하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

료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한국 도시재생 

정책의 이슈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시기별 정책 이슈

의 비교를 위해 분석 시기를 ‘정책 준비기’, ‘정책 도입

기’, ‘뉴딜 추진기’로 구분하였으며, TF-IDF를 활용하

여 주제어를 분석하고, 토픽별 단어의 관련성을 중심

으로 상위 20개 단어를 추출하여 토픽 간 관계를 시각

화하였다.

종합하면,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정책 연구에서는 분

석 기법과 관련하여 문헌에 잠재된 토픽을 단어의 분

포로 표현하여 문헌의 구조를 분석하는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정책의 특징(정책 주제, 정책 수단 등)을 다

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학술 문헌 보다는 

정책 문서, 특히 정책 보고서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

하고 있으며,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의 기간적 구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연

구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Zhu et al.(2023)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토픽의 

의미 및 구성의 적합성과 정책적 전환에 따른 특징 변

화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방법론적 차

별성을 보인다.

3. 방법론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전략 보

고서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정책의 주요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토픽별 주제 선정의 적합성과 키워드의 도출 배경을 

검토하였다.

토픽모델링의 분석 자료로는 제1기, 제2기 마을·

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 보고서를 사

용하였다.2) 해당 전략은 일자리 창출(고용의 양과 질 

확보)과 인구 유입(인재 육성, 결혼·출산·육아 지원)

의 선순환과 이를 지원하는 마을의 활성화(지역적 특

성에 적합한 문제 해결)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었다(ま

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2014). 또한, ’14년 지방창

생 관련 법3)의 제정과 중앙부처 전담기구의 설치 등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지방소멸 

대응 부문의 우수 정책 사례로 여겨진다(Yam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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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2020). 1기 전략은  

’15년에 수립되어 총합전략과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19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이후, 인구감소와 도쿄 일극

집중 등 1기 전략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거쳐 2기 

전략(’20~’24)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적용 중에 있다. 

또한, 토픽모델링의 분석결과를 검증하고자 일본 지

방소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일본 소재 대학교에서 지방소멸을 연구

하고 있는 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토픽별 주제 선정

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서면인터뷰와 토픽별 키워

드의 도출 배경을 분석하는 화상인터뷰(Zoom)로 진

행되었다.4)

2) 분석 기법

분석은 1) 데이터 전처리, 2) 데이터 분석(토픽모델

링), 3) 분석결과 검증(심층인터뷰)의 순서로 진행되었

으며,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 소

프트웨어인 NetMiner 4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를 위해 분석 자료의 본문에서 표, 그림 및 각주를 제

외한 텍스트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형태소 분석

을 통해 명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유의어(예: 활성-활성화), 지정어(예: 관계인구, 텔레

워크), 제외어(예: 일본)에 대한 NetMiner 4의 사용자 

사전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전처리 

작업 결과, 1기 전략의 경우 2,799개 단어가, 2기 전략

은 3,025개가 도출되었다.

이후, 도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단어빈도와 역문서빈

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TF-IDF를 활용하여 상위 키워드를 도출하였다(Kim 

et al., 2019). 특히, TF-IDF는 문서 전체에서 연구 주

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으나 자주 반복

되는 단어들(예: 연구, 결론)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

여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기에 적합하다(Kim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TF-IDF의 임계치를 0.5로 설정

하고, 임계치보다 큰 TF-IDF 값을 가지면서 동시에 

단어의 길이가 2자 이상인 키워드를 대상으로 토픽모

델링을 수행하였다(김영미, 2022).5) 최종적으로, 1기 

전략의 경우 2,519개, 2기 전략은 2,697개 단어가 도

출되었다.

토픽모델링은 확률기반의 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문

서 내의 토픽을 구분하여 광범위한 문서 집합에 잠재

된 주제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LDA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다. 해당 알고리즘은 분석결과의 정교성을 높일 수 

있어 토픽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문

서들은 잠재된 주제들의 무작위적 혼합으로 구성되고 

각 토픽은 단어들의 분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Blei et 

al., 2003).

토픽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1) 연구자

가 선험적으로 토픽의 해석 가능성과 타당성을 판단하

여 결정하거나(양연희 외, 2019), 2) 일관성 점수를 구

하여 응집도(coherence)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서

예령 외, 2021), 3) 혼잡도(perplexity)를 기반으로 산

출하는 방법이 있다(이대영·이현숙, 2021). Wahid et 

al.(2022)에 따르면, 혼잡도 기반의 산출 방식은 토픽

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특정 

<그림 1> 1기 전략(왼쪽)과 2기 전략(오른쪽)의 일관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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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단어들의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응집도 기반

의 방식이 최적화된 토픽 수를 결정하기에 보다 적합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점수를 계산하여 응집도를 기반으로 토픽의 수를 결정

하였으며, 응집도 값이 높을수록 해당 모델에서 도출

된 결과가 의미적으로 일관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일

관성 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NetMiner 4의 토

픽모델 평가 기능을 이용하여 alpha 및 beta 값, 토픽 

개수에 따른 c_v 및 u_mass 값을 계산하였다.6) 분석

결과, alpha 값이 0.1일 때 토픽의 수가 가장 적절한 것

으로 도출되었으며, 1기 전략의 경우 6개, 2기 전략의 

경우 8개로 나타났다. 

토픽모델링 결과의 검증을 위해 서면인터뷰 자료와 

화상인터뷰 자료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인터뷰 질문으

로 제시한 1) 키워드, 2) 공통 키워드, 3) 토픽, 4) 전략

의 전반적 특징이 도출된 배경을 중심으로 전사 자료

를 요약하였다. 이후, 인터뷰 참여자 간의 관점을 비교

하여 공통된 의견과 상반된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해

당 내용을 언급한 분석자료 원문(보고서)의 문맥을 검

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해석의 결과는 인터뷰 

전사 자료에 대한 저자 간 상호 검토를 통해 판단의 신

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분석결과

<표 1>은 TF-IDF의 분석결과를 보여주며, 1기 

전략의 경우 인재(142), 도시(132), 경제(129), 전국

(117), 생활(10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2기 

전략에서는 데이터(157), 사회(154), 경제(151), 인재

(145), 환경(131)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 양 전략에

서 TF-IDF가 모두 높은 키워드로는 경제, 인재가 도

출되었다. 1기와 비교할 때, 2기에서 사회(154)의 순

위(2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1기에서는 10

위), 반면 인재(145), 생활(96)은 낮은 순위(각각 4위, 

12위)를 보였다(1기에서는 각각 1위, 5위). 또한, 1기

에서는 전국(117), 도쿄(89), 국가(83) 등 중앙정부, 수

도권을 지칭하는 키워드들이 상위로 도출된 것에 반

해, 2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113) 등 지방정부의 역할

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기에서 새로 

<표 1> 1기 및 2기 전략의 TF-IDF 상위 15개 키워드

순위
1기 2기

단어 TF-IDF 단어 TF-IDF

1 인재 142 데이터 157

2 도시 132 사회 154

3 경제 129 경제 151

4 전국 117 인재 145

5 생활 109 환경 131

6 인구 102 산업 118

7 환경 102 지방자치단체 113

8 산업 96 도시 107

9 체제 96 매력 107

10 사회 94 인구 106

11 도쿄 89 기술 104

12 정보 87 생활 96

13 청년 84 공공 94

14 거점 84 분야 90

15 국가 83 자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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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상위 키워드로는 데이터(157), 매력(107), 기술

(104) 등이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전략의 주요 내용으

로 다뤄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토픽모델링 결과, <표 2>와 같이 1기 전략에서는 

사회(Topic 1), 창업(Topic 2), 지방(Topic 3), 계획

(Topic 4), 서비스(Topic 5), 산업(Topic 6)이 주요 토

픽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창업, 지방, 서비스, 산업

(Topic 6)에서는 ‘연계’ 키워드가 공통으로 나타났으

며, 더불어 창업(Topic 2), 지방(Topic 3)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키워드가 공통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사회

(Topic 1), 계획(Topic 4)은 공통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사회(Topic 1)의 키워드로는 ‘도쿄’, ‘인구’, 

‘청년’, ‘취업’, ‘고용’, ‘여성’, ‘세대’가 나타났으며, 특히, 

해당 토픽에 대한 도쿄(0.054)와 인구(0.050)의 연관성

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창업(Topic 2)은 ‘지

방자치단체’, ‘전국’, ‘정보’, ‘창업’, ‘연계’, ‘홍보’, ‘체험’ 

키워드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0.035)의 연관

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지방(Topic 

3)은 ‘연계’, ‘지방자치단체’, ‘이전’, ‘국가’, ‘거점’, ‘교부

금’, ‘기능’ 키워드를 포함하며, 이 중, 연계(0.026), 지

방자치단체(0.024), 이전(0.022)의 연관성이 높게 나

타났다. 더불어, 계획(Topic 4)과 관련하여 ‘계획’, ‘육

아’, ‘주택’, ‘매니지먼트’, ‘지표’, ‘시정’, ‘시설’의 키워드

가 도출되었으며, 토픽과의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이

는 키워드로 계획(0.028)이 나타났다. 다섯째로, 서비

스(Topic 5)는 ‘생활’, ‘도시’, ‘서비스’, ‘환경’, ‘복지’, ‘연

계’, ‘사회’로 구성되며, 생활(0.041), 도시(0.039)의 할

당확률7)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Topic 

6)의 경우, 구성 키워드로 ‘인재’, ‘산업’, ‘연계’, ‘경제’, 

‘농림’, ‘자원’, ‘대학’이 나타났으며, 인재(0.030), 산업

(0.028)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2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표 3>과 같이 자원(Topic 

1), 코로나19(Topic 2), 사회(Topic 3), 데이터(Topic 

4), 산업(Topic 5), 지역(Topic 6), 민관협력(Topic 7), 

인구(Topic 8)가 도출되었다. 토픽 간 공통 키워드로

는 ‘자원’ ‘기술’, ‘연계’, ‘생활’, ‘서비스’ ‘인재’, ‘정보’,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10개가 나타났으며(1기 전략

은 2개), 모든 토픽에서 공통 키워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1기 전략에서는 6개 중 2개 토픽이 미보유). 

또한, 가장 많은 공통 키워드를 보유한 토픽은 데이터

(7개 중 5개)로 나타났다(1기 전략에서는 창업, 지방 

<표 2> 1기 전략의 토픽모델링 결과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사회 창업 지방 계획 서비스 산업

도쿄

(0.054)

지방자치단체*

(0.035)

연계*

(0.026)

계획

(0.028)

생활

(0.041)

인재

(0.030)

인구

(0.050)

전국

(0.024)

지방자치단체*

(0.024)

육아

(0.023)

도시

(0.039)

산업

(0.028)

청년

(0.034)

정보

(0.019)

이전

(0.022)

주택

(0.019)

서비스

(0.019)

연계*

(0.017)

취업

(0.030)

창업

(0.015)

국가

(0.018)

매니지먼트

(0.018)

환경

(0.019)

경제

(0.019)

고용

(0.022)

연계*

(0.017)

교부금

(0.012)

지표

(0.017)

복지

(0.017)

농림

(0.014)

여성

(0.021)

홍보

(0.013)

기능

(0.012)

시정(市町)

(0.016)

연계*

(0.017)

자원

(0.014)

세대

(0.020)

체험

(0.012)

거점

(0.010)

시설

(0.015)

사회

(0.016)

대학

(0.013)

참고: 괄호 안 숫자는 해당 토픽에 대한 할당확률을 나타내며, 별표(*)는 두 개 이상의 토픽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키워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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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 7개 중 2개 보유). 1기 정책과 동일한 주제의 

토픽으로는 사회(Topic 3), 산업(Topic 5)이 나타났으

며(8개 중 2개), 2기 정책에서 새로 등장한 토픽으로는 

자원(Topic 1), 코로나19(Topic 2), 데이터(Topic 4), 

지역(Topic 6), 민관협력(Topic 7), 인구(Topic 8)가 

도출되었다.

이 중, 자원(Topic 1)의 경우, 주요 키워드로 ‘농림’, 

‘자원’, ‘분야’, ‘에너지’, ‘기술’, ‘이용’, ‘법률’이 나타났

으며, 해당 토픽에 대한 농림(0.052)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로, 코로나19(Topic 2)

의 키워드로는 ‘도시’, ‘연계’, ‘생활’, ‘기능’, ‘서비스’, 

‘감염증’, ‘미래’가 나타났으며, 키워드 중 도시(0.041)

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Topic 3)는 ‘육

아’, ‘사회’, ‘환경’, ‘생활’, ‘안심’, ‘여성’, ‘출산’의 키워드

로 구성되었으며, 육아(0.042), 사회(0.041)의 연관성

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넷째로, 데이터(Topic 4)

의 경우, ‘인재’, ‘정보’, ‘지방자치단체’, ‘기술’,‘디지털’, 

‘연계’, ‘텔레워크’의 키워드 중, 인재(0,064)의 연관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Topic 5)의 

경우 ‘경제’, ‘산업’, ‘관광’, ‘자원’, ‘문화’, ‘내각부’, ‘서비

스’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경제(0.061), 산업(0.054)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냈다. 지역(Topic 6)은 ‘교육’, ‘대

학’, ‘농촌’, ‘진흥’, ‘교통’, ‘정보’, ‘국토’의 키워드로 구성

되며, 이 중, 교육(0.038), 대학(0.035)의 연관성이 높

게 나타났다. 민관협력(Topic 7)과 관련해서는 ‘연계’, 

‘공공’, ‘인재’, ‘금융’,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수립’ 키

워드 중, 연계(0.049)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

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Topic 8)는 ‘인구’, ‘도쿄’, 

‘청년’, ‘고용’, ‘여성’, ‘출생’, ‘취업’의 키워드를 포함하

며, 이 중, 인구(0.053), 도쿄(0.049)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전략의 토픽별 주제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인

터뷰 결과, 전문가 1은 사회(Topic 1)에서 ‘도쿄’의 할

당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로 도쿄권 중심의 경

제 정책(아베노믹스)에 대한 완화책의 제시를 언급하

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토픽의 주제를 기존의 사회적 

맥락에 경제적 맥락을 추가한 ‘경제·사회’로 변경하였

다. 또한, 지방(Topic 3)과 관련하여 전문가 1은 ‘지방

자치단체’, ‘교부금’, ‘이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키워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지방보다는 행

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 토픽의 주제를 조정하였다. 

<표 3> 2기 전략의 토픽모델링 결과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Topic 7 Topic 8

자원 코로나19 사회 데이터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

농림

(0.052)

도시

(0.041)

육아

(0.042)

인재*

(0.064)

경제

(0.061)

교육

(0.038)

연계*

(0.049)

인구

(0.053)

자원*

(0.021)

연계*

(0.021)

사회

(0.041)

정보*

(0.031)

산업

(0.054)

대학

(0.035)

공공

(0.026)

도쿄

(0.049)

분야

(0.021)

생활*

(0.020)

환경

(0.032)

지방자치단체*

(0.029)

관광

(0.034)

농촌

(0.031)

인재*

(0.019)

청년

(0.019)

에너지

(0.020)

기능

(0.020)

생활*

(0.027)

기술*

(0.020)

자원*

(0.026)

진흥

(0.023)

금융

(0.018)

고용

(0.019)

기술*

(0.018)

서비스*

(0.017)

안심

(0.023)

디지털

(0.019)

문화

(0.024)

교통

(0.026)

지방자치단체*

(0.017)

여성*

(0.017)

이용

(0.018)

감염증

(0.014)

여성*

(0.021)

연계*

(0.019)

내각부

(0.016)

정보*

(0.023)

사업자

(0.016)

출생

(0.015)

법률

(0.017)

미래

(0.014)

출산

(0.021)

텔레워크

(0.015)

서비스*

(0.016)

국토

(0.021)

수립

(0.014)

취업

(0.013)

참고: 괄호 안 숫자는 해당 토픽에 대한 할당확률을 나타내며, 별표(*)는 두 개 이상의 토픽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키워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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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계획(Topic 4)에 대해 전문가 1은 ‘매니지

먼트’, ‘지표’, ‘시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픽은 주로 

시책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 2

는 ‘주택’, ‘시설’, ‘육아’ 등은 지방으로의 이주에 따른 

정주여건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1기 

전략의 보고서 검토 결과, 계획(Topic 4)에 대한 키워

드는 도쿄권으로의 인구 집중(도쿄일극집중)으로 인

한 보육 서비스의 질 등 생활환경 문제와 더불어 지역

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마을 만들기 활동(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맥락에서 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토연구원, 2019), 이에 토픽의 주제를 정주여건으

로 변경하였다.

2기 전략에 대한 인터뷰 결과, 전문가 1은 코로나 19 

(Topic 2)의 키워드인 ‘생활’, ‘기능’, ‘미래’ 등을 고려

할 때 감염병 보다는 생활 양식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

음을 주장하였으며, 전문가 2는 코로나 19(Topic 2)

에서 ‘도시’라는 공간적 대상을 가리키는 키워드의 할

당확률이 높게 나타나 감염병 등 내·외부로부터의 충

격에 대한 도시 회복력의 의미가 주로 나타나고 있음

을 언급하였다. 2기 전략의 보고서 검토 결과, 코로나 

19(Topic 2)의 키워드는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 방식

의 변화(텔레워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

역 환경 정비의 맥락에서 언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토연구원, 2022), 이에 토픽의 주제를 뉴노멀로 수

정하였다. 사회(Topic 3)와 관련하여 전문가 2는 1기 

전략과 비교할 때 2기는 ‘육아’, ‘출산’, ‘안심’ 등의 키워

드가 추가되어 ‘여성’의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내용

을 고려하여 토픽의 주제를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2는 데이터(Topic 4)의 키워드인 ‘인재’, ‘지방

자치단체’, ‘연계’ 등은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다는 현

상으로서의 디지털 전환을 나타내고 있음을 언급하였

으며, 이에, 2기 전략의 주요 시책을 검토하여 키워드

(기술, 디지털, 텔레워크 등)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디

지털 전환으로 주제를 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기 및 2기 전략의 토픽 주제는 <그림 2>와 같으며, 분

석결과의 종합 및 요약은 <표 4>와 같다.

5. 토의 및 결론

분석결과, 1기와 2기 전략에서 모두 나타난 토픽으

로는 산업이 있으며, 키워드로는 ‘산업’, ‘경제’가 공통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기 전략에서 산업의 키워드 

<그림 2> 1기 전략(왼쪽)과 2기 전략(오른쪽)의 토픽모델링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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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원’이 2기에서는 별도의 토픽(자원)으로 할당되

어 주제를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농업, 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는 양 전략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용되었으며

(국토연구원, 2019), 전문가 1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밀도가 낮고 지자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최근 농산

어촌의 자원 관리가 산업 부문의 화제”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1기의 토픽 주제가 2기에서 세분화된 사례로, 

1기의 경제·사회가 ‘도쿄’, ‘고용’, ‘인구’, ‘여성’ 등 경

제, 사회 관련 키워드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2

기에서는 여성과 인구가 별도의 토픽으로 분류되어 각

각 ‘출산’, ‘육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측면과 ‘취

업’, ‘고용’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되었

다. 이는 2기 전략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육아 세대의 

지방으로의 이주 추진이 강조되고 있으며(국토연구

원, 2022), “1기는 도쿄일극집중이나 인구감소와 같은 

현상에 초점이 있었다면, 2기는 여성의 사회참여나 일

자리 창출과 같은 방향성에 초점”이 있기 때문으로 응

답되었다(전문가 2). 

반대로, 1기에서 연관성이 높은 토픽들이 통합되

어 2기의 단일 토픽을 구성한 사례로, 1기에서 창업의 

키워드인 ‘창업’, ‘체험’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국가’ 등은 2기의 민관협력에서 ‘인재’, ‘사업자’, ‘금

융’, ‘공공’ 등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에, 1기의 창업

이 민간의 역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역할을 중심

으로 토픽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면, 2기에서는 인재 

발굴 등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2기 전략에서 지방창생 

텔레워크,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중심의 시책들이 다뤄지고 있으며(국토연구

원, 2022), 전문가 1은 “민간에서 지자체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면 지자체에서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증거기반정책(EBPM)을 마련하고, 지역기

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협력적 관계가 나타나

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1기에서 토픽의 의미가 확장되어 2기 전략에 

나타난 경우로는 정주여건, 서비스가 있다. 1기의 정

주여건이 지방으로의 이주에 따른 ‘주택’, ‘시설’, ‘육아’ 

등 주거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면, 2기에서는 ‘대학’, ‘교

통’, ‘교육’ 등 포괄적인 범주에서의 정주성을 다루는 

지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전문가 2에 따르면, 이

는 “1기에서는 정주인구의 유입에 목적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2기에서 지역과의 관계성

을 높이기 위한 관계인구 지표를 도입”한 영향으로 응

답되었다. 더불어, 1기의 서비스가 일반적인 도시 구

성요소인 ‘환경’, ‘사회’, ‘복지’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

고 있다면, 2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배경으로 ‘감

염증’, ‘미래’, ‘생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뉴노멀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기 전략에서는 

‘감염증이 확대되지 않는 지역 만들기’의 추진과 함께,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이 창설되어 지역에서의 감염증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22). 

마지막으로, 2기에서 새로 등장한 토픽으로는 디지

털 전환이 있으며, ‘텔레워크’, ‘기술’, ‘정보’ 등의 주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전략에

서는 Society 5.0, 코로나 19 등이 전략 수립 과정에서

<표 4> 분석결과의 종합 및 요약

구분 1기 전략 2기 전략

정책 대상
• 수도권(도쿄권)의 인구 집중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의 여건에 적합한 시책 발굴

• 민관협력의 역할

시책 방향성

• 지방소멸의 현상적 측면(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등)

• 정주인구 유입

• 주거 기능 강화

• 지방창생의 장기적 지향점(여성의 사회참여 등) 

• 관계인구 유입

• 정주성 강화

환경 변화
• 도쿄권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으로의 전환

• 코로나 19 확산

• 디지털 전환(텔레워크 등)



48 장석길·양지혜·김태형

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다뤄졌으며, 일본 행정·경제 시

스템의 디지털 전환(DX)의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청 

설치 등 관련 시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국토연구

원, 2022).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1은 “2기 전략은 디

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이랑 같이 다뤄질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전

문가 2는 “디지털 인프라를 지역에 확장시켜서 인재를 

양성하고 텔레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의 스마트화 

추진”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배경은 1) 정책 대상, 2) 시책 방향

성, 3) 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정책 대상과 관련하여 1기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완화에 초점이 있어 도쿄(권) 중심의 토픽 및 키워드

가 중요하게 나타났다면, 2기에서는 지방의 시책 발굴

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1기 전략에서는 

인구감소와 같은 현상적 측면을 중심으로 시책의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면, 2기는 여성의 사회참여, 민관협력 

등 지방창생의 장기적인 지향점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

다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는 2기에서 

코로나 19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주요 시책으

로 다뤄지면서 관련 분야의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연계성을 통해 전략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인구감소지수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회·

경제적 문제와 인구감소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에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정주원·이아

라, 2022). 이에, 수도권-지방, 지방 대도시-지방 중

소도시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도시 규모

를 고려하여 지원 정책의 유형을 분류하고, 대상 지역

의 맥락과 수요에 적합한 지원 내용의 차별화가 요구

된다. 둘째,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접근으로 출산 및 보육 지원 중심의 인구사회정책 또

는 인구 유지 및 유입의 토대인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특화개발에 초점이 있는 지역개발정책을 선정하여 적

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구이동이 지방소멸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역개발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연적 인

구증감의 영향력이 큰 지역의 경우 출산율 향상을 인

구사회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김현호, 2021). 이를 위

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지방소멸 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지방소멸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정책의 실행을 위

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사례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토 환경에 대응하여 지방소멸 대

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법

정 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가 있

다. 국내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법

정 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등이 있으며(이장욱 외, 2023), 유

관 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정책적 지원 체계

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로, 일본의 다양한 지방소

멸 정책 중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

방침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정책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

방침에 대한 내용분석 또는 체계적 문헌검토를 중심으

로 개별 토픽 또는 주요 키워드에 대한 추진 사업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전

문가 인터뷰를 추가로 수행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

서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확장시

킬 필요가 있다.

주

1) 1기 전략은 4개의 기본 목표인 ‘지방 일차리 창출’, ‘지방으로

의 인구이동 흐름 창출’,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장려’, 

‘지역간 연계를 통한 안심 생활 여건 마련’에 대한 점검과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1기

의 기본방침은 1기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와 핵심성과지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의 수립 및 실행, 그리고 분야별 시

책의 추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기 전략은 1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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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책을 평가하고 향후 5개년에 대한 목표 및 시책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개의 횡단적 목표인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

진’, ‘새로운 시대의 실현’을 제시하여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

로, 2기의 기본방침은 ‘휴먼’，‘디지털’，‘그린’의 세 가지 측면

에서 2기 전략에서 제시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이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분석 자료로는 국토연구원에서 2020년, 2022년에 세계국토

총서로 발간한 번역본을 사용하였으며, 1기 전략은 ‘마을·사

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을 대상으로, 2기 전략은 ‘제2기 마을·사람·

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2020-2024’과 ‘마을·사람·일자리 창

생 기본방침 2021’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도쿄로의 인구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제1장 총칙, 제2

장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종합전략, 제3장 도도부현 마을·

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시정촌 마을·사람·일자리 창

생종합전략, 제4장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로 구성된다.

4) 전문가 1은 도시생활학과 교수로, 10년 이상 지역경제, 혁신

전략, 디지털전환 측면에서의 지역활성화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23년 9월 1일에 서면인터뷰를, 9월 8일에 화상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2는 건축학과 교수로, 10년 이상 도

시재생, 공간계획 분야에서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연

구하고 있으며, ’23년 10월 19일에 서면인터뷰를, 10월 25일

에 화상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화상인터뷰 내용은 전문가들의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 및 녹취되었으며, 1시간 가량 소요되

었다.

5) TF-IDF 값이 낮은 단어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문서에서 전

반적으로 출현빈도가 높아 해당 단어가 포함된 특정 문서의 

주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어를 추릴 수 있다(이

주경·손용훈, 2021).

6) 해당 기능은 파이썬(Python) 라이브러리 Gensim의 

Coherence 값을 기반으로 한다. alpha 및 beta는 머신러닝에

서 연구자가 학습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 설정하는 하이퍼 파

라미터(hyperparameter)이며, c_v 및 u_mass는 토픽의 적정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되는 값이다. 즉, c_v 값이 1에 가

까울수록, u_mass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7) 할당확률은 각 키워드가 해당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

낸다. <표 1>의 TF-IDF 분석결과는 단어빈도와 역문서빈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단어’의 가중치를 나타내며, TF-

IDF의 임계치가 0.5 이상인 단어를 추출하여 분석한 <표 2>

와 <표 3>의 키워드별 할당확률은 ‘토픽-단어’의 연결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들어, TF-IDF 값이 높지만 토픽에 대한 할당

확률이 낮은 단어의 경우 문서 내에서 빈번하게 출현하지만 

도출된 토픽들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예: 1기 전

략의 ‘체제’, 2기 전략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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