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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촌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산촌 지역에 

적용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촌과 관련된 삶터 지수, 일터 지수, 배움터 지수, 놀이터 지수 

등 네 가지 주요 지수를 개발하여 산촌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지수들은 생활권역 설정, 데이터의 가중치 부

여, 비교 데이터 추출, 지도 및 리포트 형태의 결과물 출력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제 산촌의 활성화 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촌의 활성화 지수를 전라북도 소재 5개(A, B, C, D, E) 산촌 마을에 적용

한 결과, C 마을의 종합지수가 320점으로 다른 산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E 마을의 종합지수는 

141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의 산촌지수에서는 일터지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배움터 지수는 평균적

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수 개발을 통해 특정 산촌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

는지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 및 개별 산촌의 활성화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촌 활성화 지수는 산촌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index to assess the level of revitalization in mountain villages by utilizing 

big data and to verify its applicability in such areas. To achieve this, four key indices related to mountain villages 

were developed to evaluate the degree of revitalization, namely, Settlement Index, Workplace Index, Learning Index, 

and Leisure Index. These indices enable users to compare the revitalization levels of different mountain villages by 

establishing living zones, assigning data weights, extracting comparative data, and generating results in both map and 

report formats. The revitalizat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was applied to five mountain villages (A, B, C, D, 

E) located in Jeollabuk-do. Results showed that Village C had the highest comprehensive score of 320 points, while 

Village E had the lowest score of 141 points. In the mountain village indices of Jeollabuk-do, the Workplace Index 

generally showed higher scores, whereas the Learning Index had relatively lower scores on average. The development 

of these indices provides a practical means to identify which areas should be prioritized for support to enhance 

revitalization in specific mountain villages and offers a clear comparison of the revitalization levels across different 

regions and individual villages. The mountain village revitalizat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valuable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formulating mountain village revitaliz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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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산촌 지역은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산촌 지역의 생태적, 문화

적, 경제적 가치를 위협하며, 국토 공간 활용의 불균형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열악한 생활 환

경, 일자리 부족, 낮은 소득 수준 등은 젊은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을 가속화시켜, 산촌의 지속적인 쇠퇴를 야

기한다(Min, 2017; Jo et al., 2018).

산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가구 수의 

변동 현황과 유동인구의 분석 등을 통해 산촌의 쇠퇴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들은 

산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을 분석하며, 산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촌의 활성화는 단순히 인구 증가

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Min and Kim, 

2014; Min, 2017; Park et al., 2021; Chang et al.,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지역발전

지수는 지역의 경제력,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지역발전의 종합적인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체계로, 선

행 연구들(Mukherji, 1989; Kim and Byeon, 2006; Song 

et al., 2011; Song et al., 2012; Sim et al., 2014; Song et 

al., 2019; Song et al., 2021; Song et al., 2022)을 통해 지속

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지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

책 수립 및 집행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산촌 지역에 특화된 활성화 지수의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산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수 개발은 해당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촌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산촌 지역에 적용

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

발된 지수는 산촌 지역의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며, 각 영역의 중요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촌 지역의 현재 상태를 정량

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산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고, 유동인구, 카드 사용액, 산촌 관

련 시설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수한 산촌 지역을 선별

하고 정책 방향 설정 또는 컨설팅에 활용함으로써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는 산

촌 활성화에 필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산촌 지역의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는 틀을 제시

하고, 특정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이론적 배경

1) 산촌 활성화 연구 동향

1990년대 이후로 산촌을 산림 경영의 중심으로 보고, 산

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

을 조성 및 현황 분석,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Park et al., 2019). 2000년대 이후에는 산

촌 체험 및 관광에 초점을 둔 이론 및 사례 연구가 확대되

었으며, 산촌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산림 치유와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산촌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and Seo, 2016; Bassi et al., 2022). 

Chang(2015)는 산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의하고, 지역 

공동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균형점을 찾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괴산군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조직과 

육성 과정을 통해 산촌 커뮤니티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과 같은 지역 공동 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Lee et al.(2017)은 전라북도의 

산촌생태마을 추진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

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Kang et al.(2017)은 일본의 농·

산촌 지역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사업 동향

을 조사하여 국내 산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며, 커뮤니티 발전 이론

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 

사례 연구나 이론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어, 산촌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량

적 도구 개발과 관련된 주제는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2) 산촌 맞춤형 지수 개발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

으며,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는 

지역의 경제력,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

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수는 지역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Mukherji, 1989; Kim and Byeon, 2006). 

교육 분야에서도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져, 교육지표 및 지수의 개념을 정의하고, 핵심 교육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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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수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다(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또한, 기초생활권 정책을 위한 

지역 분석 및 정책적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

표도 개발되었다(Song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지

역 발전을 평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수 개발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근

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산촌의 특

수성을 반영한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수 개발과 그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산촌 활성화와 관련한 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수

를 구성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을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하며, 

산촌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잠재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

량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빅데이터의 정의 및 활용

최근 PC,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와 디지털 경제

의 확산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가 생성되는 빅데

이터 환경이 조성되었다(Han and Jin, 2014). 그러나, 아직

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단일한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다. 

Gartner(2012)는 빅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대용량, 고속,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 자산으로 정의

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통찰과 의사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Mckinsey(2011)는 빅데이터를 일

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로 정의하였으며

(Choi and Yoon, 2018), Bae et al.(2013)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수집, 발굴,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빅데이터를 개념화하였다.

빅데이터는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

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프로세스, 조직, 산업 전반, 나아가 사회 자체를 변화

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이 성과를 

내고 있다(Kim, 2013). 정치 분야에서는 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유권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Go, 2016; Tong, 

2019; Sung and Park, 2019). 사회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현

황 분석 및 노선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Park and Lee, 2015; Kim et al., 2017), 문화 

분야에서는 스포츠 산업 촉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Lee and Jeon, 2019; Lee and Yoon, 

2023).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Park, 2018; Yang and Lee, 2022).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산업의 지수를 개발하

는 데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Kim et al.(2017)은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되던 소비자심리지수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감성지

수로 제시하였고, Jeong et al.(2020)은 빅데이터 기반의 지

역안전지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면서, 공공 데이터와 

SNS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계학습 알고리

즘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관심 있는 지역

의 재난 상황을 실시간 대시보드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Kang and Kang(2023)은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제주관광산업의 산업분류 체계를 33개의 

관광 대표 업종과 7개의 대분류로 정의하고, 각각의 세부 

지표를 산출하여 제주 관광산업 생산지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가지는 차별성을 도식

화하면 Figure 1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가 다양한 지표를 

포괄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우리

 

Previous research Current research

Developed mountain 
village customized index

Developed comprehensive 
range of index

Conducted expert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to extract indicators

Conducted big data analysis 
to extract indicators

Figure 1.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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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산촌의 맞춤형 지수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산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산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선행 연구에

서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시도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표 데이

터를 도출하였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전수에 가까운 데이

터를 확보함으로써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수 개

발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산촌 활성화를 위한 지수 개발

1) 세부지표 개발 과정 및 방법

산촌 활성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분류 지표 4개와 

각 영역별 10개의 소분류 부문을 포함한 총 48개의 세부지

표를 선정했다(Table 1). 대분류 지표는 선행연구(Song et 

al., 2011; Song et al., 2012; Sim et al., 2014; Song et al., 

2019; Song et al., 2021; Song et al., 2022)에서 제시된 지

역발전지수(RDI)를 참고하여, 산촌에서의 생활 편의를 제

공하는 삶터 지수와 산촌에서 소득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터 지수를 포함시켰다. 한편, OECD Better life 

index의 교육(Education) 및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영역을 참조(Song et al., 2021)하여 배움터 지수와 놀이터 

지수를 각각 구성했다.

(1) 삶터 지수 

삶터 지수는 카드매출액을 업종별로 분류한 후 각 업종에 

대한 비중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비중으로 환산하여 

중심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삶터 지수와 관련된 주요 지표로

는 종사자 수, 인구증감률, 월평균 유동인구, 산촌마을 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련 기관 수, 1차 진료 병원 수, 소방

서 수, 경찰서 수, 버스정류장 수, CCTV 수, 노인복지시설 

수, 무장애나눔길 수 등이 있으며 이를 인구특성, 지역특성, 

시설 및 안전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구특성 : 종사자 수, 인구증감률, 월평균 유동인구

인구와 관련된 세부지표는 지방정부의 예산 및 SOC 시

설 확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인구와 총 가구수가 

많을수록 카드 매출액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경향

이 있다. 2021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75개 시·군에서 산촌 

읍·면의 인구감소 비율이 비산촌 읍·면의 인구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Jang et al., 2022),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촌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산촌의 월평균 종사자 수, 인구증감률의 통

계자료가 삶터 지수의 지표 구성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부지표로 선정했다. 인구에는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생활인구, 관광인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정주인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일 경우에 해당하고, 생활

인구는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 또는 유출되는 인구

이며, 정주인구를 포함한다. 관광인구는 비정기적으로 해

당지역에 관광 또는 기타 목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의미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매출과 혼잡도가 올라가며 산

촌의 활성화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Jun and Kang(2016)은 유동인구, 인구변화의 

원인이나 이동의 방향,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참

고하여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② 지역 특성 : 산촌마을 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련 

소속 기관 수 

지역 특성의 세부지표는 해당 지역이 산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산

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산촌공동체 상실로 

나타난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1995년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년간 전국에 총 312개의 산

촌생태마을이 조성되었다. 산촌생태마을은 자연자원이 

보존된 지역으로서 휴양·치유 같은 체험 및 정주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림청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

면 산림복지서비스의 수혜인구가 2014년 2999만명에 달

하며, 2017년 35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Lee, 

2015). 따라서, 산촌생태마을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른 산

촌과 비교해 산촌이 활성화된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산촌생태마을 수는 그 지역의 산촌의 수치

를 보여줌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산촌 인프라의 발달 여부

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부지

표로 선정하였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숲을 통해 대국민 산림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

으로 전국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숲체원, 국립치유의 

숲 등의 관련 소속 기관들이 지역에서 산림복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복지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국민들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

비스 제공, 산림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바우처 운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제도 추진, 산림복지전

문가 양성,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관리, 산림복지 관련 

교육·홍보 및 교류·협력 등 국민들이 다양한 산림복지서

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Han, 

2017). Kim et al.(2018)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양한 산림복지시설 유형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인근 산촌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13권 제3호 (2024)296 

Category Factors Indicators Source

Settlement 
Index (3)

Population (3)

Number of employees (Jang et al., 2022)

Population change trend (Jang et al., 2022)

Monthly average floating population (Jun and Kang, 2016)

Region (2)
Number of mountain villages (Lee, 2015)

Number of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s (Han, 2017)

Facilities and 
Safety (7)

Number of hospitals (Lee, 2013; Seo, 2019; Song et al., 2021)

Number of fire stations -

Number of police stations (Shin, 2013)

Number of bus stops (Ahn et al., 2014)

Number of CCTV cameras (Kim and Park, 2017)

Number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Heo, 2011)

Number of barrier-free pathways -

Workplace 
Index (3)

Industrial 
Infrastructure (1)

Number of businesses and trends in changes (Song et al., 2021) 

Regional 
Accessibility (1)

Distance to major cities
(Sin et al., 2005; Kim, 2010; Moon, 2018; 
Shin, 2019)

Income (6)

Production of forest products (Jeong et al., 2013; Lee et al., 2017; Jo et al., 2019)

Card sales amount (Residential Quality, Work 
Environment, Learning Opportunities, Leisure 
and Tourism)

-

Learning 
Index (2)

Educational 
conditions (3)

Number of kindergartens (Song et al., 2021)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Song et al., 2021)

Number of libraries (Noh, 2019)

Cultural and 
Leisure (5)

Number of local cultural centers (Lee, 2010)

Number of cultural art centers (Lee, 2010)

Number of cultural activities for seniors (Lee, 2010)

Number of museums (Kim, 2023)

Number of sports facilities (Kim, 2022)

Leisure 
Index (2)

Tourism and 
Transportation 

(13)

Number of valleys (Kim, 2023)

Number of arboretums and recreational forests (Kim, 2023)

Number of national parks (Kim, 2023)

Number of accommodations (Kim, 2023)

Number of major mountains (Kim, 2023)

Number of restaurants in major mountains (Kim, 2023)

Number of major mountain tourist spots (Kim, 2023)

Number of transportation and tour services -

Number of east-west trails -

Number of water parks (Kim, 2023)

Number of theme parks (Kim, 2023)

Number of fishing spots (Song and Kim, 2015)

Number of forest paths (Kim, 2023)

Entertainment 
and Cultural 

Experience (7)

Number of festivals and camping sites (Kim, 2023) 

Number of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Kim, 2023)

Number of extreme products -

Number of experiential products -

Number of hobby and leisure centers (Ji, 2022)

Number of cinemas (Ji, 2022)

Number of children’s facilities -

Table 1. Summary table of the development of an index for the revitalization of mountain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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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의 산촌관광에 대한 선호 행태를 조사한 결과, 산

림복지시설 방문 시 인근의 산촌마을을 연계한 산촌관광

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58.7%가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산림복지시설 이용객의 산촌관광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산림복지시설의 유무

가 산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 지표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③ 시설 및 안전 특성 : 1차 진료 병원 수, 소방서 수, 

경찰서 수, 버스정류장 수, CCTV 수, 노인복지시설 

수, 무장애나눔길 수 

1차 진료 병원 수는 의료복지(진료, 응급, 영유아, 노인)

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Song et al. 

(2021)의 지역발전지수, Lee(2013)의 신활력지역 선정기

준 지표, Seo(2019)의 관광경제력지수 등 다양한 지수에서

도 의료·보건복지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소방서와 경찰서 수는 해당 읍·면 지역에서 

소방서와 경찰서가 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산촌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

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산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해 범죄에 취약해지고 범죄예방 및 대응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및 임산물 절도와 같

은 농·산촌 범죄는 농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

기하며, 농·산촌 사회의 해체를 촉진시키고 있다(Shin, 

201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경찰서와 소방서 수를 주요 지표로 제시하였다.

버스정류장 수는 산촌지역의 교통인프라를 반영하는 세

부 지표로 선정되었다. 교통인프라는 지역 경제 성장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는 지역 불

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산촌에서 

교통인프라는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

이다(Ahn et al., 2014).

CCTV 수는 범죄 예방 설비를 대신하여 선정된 지표로, 

CCTV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율 감소에 기여

하며, 지역의 안전성을 높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Kim and Park, 2017).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은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측면에서 높은 기여효과를 가지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

령화에 직면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Heo, 2011). 산촌 역시 고

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수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장애나눔길 수는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

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복지 시설이다. 

이는 산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무장애나눔길 수는 해당 지역의 시설 및 안전 수준을 평가

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일터 지수

일터 지수는 국내 여러 카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BC 카드사로부터 확보한, 2022년 한 해 동안 일반국민이 

소비한 금액 즉, 카드매출액을 중심데이터로 활용하고, 이

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소비 금액(점심식사, 카페이용, 

회식 등) 값을 활용했다. 일터 지수와 관련된 주요 지표로

는 사업체 수 및 변화 추이, 대도시와의 거리, 임산물 생산

량, 평균 카드승인금액 등이 있으며 이를 산업 기반 특성, 

지역 접근성 특성, 소득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① 산업 기반 특성 : 사업체 수 및 변화 추이

일자리 수와 관련하여, 농·림·어가를 제외한 일반 일터

의 경우 사업체 수, 일자리 수, 소비 금액, 변화 추이 등을 

통해 추정하였다. 농·림·어가의 일터에 대해서는 임산물 

생산량과 경지 면적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산정하였으며, 

이때 면적을 일자리 수로 치환하여 계산하였다. 2020년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에서 일터(지역 경제력)의 산업 기

반 부문에는 고용 기회(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 총 사업체 수, 사업체 증감률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

어 있어(Song et al., 2021), 이러한 지표들이 지역 경제력

의 산업 기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지역 접근성 특성 : 대도시와의 거리

교통 분야에서 접근성은 이동성과 함께 중요한 정책 평

가 지표로 활용되며, 통행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용이하게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이다(Kim, 2010). 접근성 지표는 현재 교통시스템의 상태

를 수치화하여,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효과 및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in et al., 2005). 대도시와의 거리는 농어촌 마을의 변화

를 유발하는 전통적인 요인 중 하나로,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은 시장 접근성이 높아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대도

시나 지방의 거점 도시로부터 먼 지역은 시장 접근성이 

낮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는다(Moon, 2018;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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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따라서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파악하는 지표는 해

당 지역의 교통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또는 거점 

지역에서 특정 산촌이 위치한 읍·면·동 또는 마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접근성 평가를 위해 30~120분의 이동 

시간을 구간으로 설정하고, 0분일 때 0.5점, 180분 이상일 

때 0점을 부여하는 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특별

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또는 거점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인구 1,000만 명은 100점, 대전광역시 인구 150만 명은 15

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③ 소득 특성 : 임산물 생산량, 평균 카드승인금액(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 전체)

다수의 산촌 마을이 단기 소득 임산물을 생산, 가공, 유

통 및 판매하면서 산촌 마을 체험 관광과 도농 문화 교류 

사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Lee et al., 

2017).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상품 개발 및 브랜

드화를 통해 산촌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임산물 생

산량은 귀농·귀촌 인구의 임업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고품질의 청정함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는 임산물 생산이 산촌의 

소득 증대에 있어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Jeong et al., 2013; Jo et al., 2019). 이러한 이유로 임산물 

생산량을 본 연구의 세부 지표로 선정하였다.

평균 카드 승인 금액은 각 대분류 지표(삶터, 일터, 배움

터, 놀이터)에서의 평균 카드 승인 금액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12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각 

대분류 지표별로 카드 승인 금액을 산출하였다(Table 2). 

이후, 각 대분류 지표의 카드 매출액을 업종별로 분류한 

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비중을 반영하여 중심 데

이터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산촌의 소비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그 소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

과를 측정하고자 세부 지표로 활용하였다.

(3) 배움터 지수

배움터 지수는 해당 생활권에서 30분 내로 접근 가능한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도서관, 미

술관, 박물관, 스포츠관람 및 시설 수를 중심데이터로 활

용했다. 배움터 지수와 관련된 주요 지표로는 어린이집 

수, 유치원(어린이집) 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 도

서관 수, 시니어 문화 생활 수, 지방문화원 수, 문화예술회

관 수, 미술관 및 박물관 수, 스포츠관람 및 시설 수 등이 

있으며 이를 교육 특성, 문화 휴양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 특성 : 유치원(어린이집) 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 도서관 수

Song et al.(2021)은 2020년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에

서 교육 여건 부문을 평가하기 위해 1 ㎢당 학교 수(유치

원, 초·중·고등학교)를 지표로 설정하여 해당 생활권의 

교육 여건을 파악하였다. 도서관은 생활 SOC(Social Over-

head Capital) 시설에 포함되며,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계획에 따르면(Korea Policy Briefing, 2023), 모

Category
Ratio(%)

Index

Household Survey Data Settlement Workplace Learning Leisure 

Food and lodging 15.04 ○ ○ X ○

Groceri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14.77 ○ ○ ○ ○

Transportation 11.97 ○ X X ○

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and heating 11.44 ○ X X X

Health 8.79 ○ X X X

Other product services 7.95 ○ ○ X ○

Education 7.73 ○ ○ ○ X

Recreation and culture 6.40 ○ ○ ○ ○

Medical supplies and footwear 5.15 ○ X ○ X

Communication 4.85 ○ ○ X X

Household goods and services 4.43 ○ X X X

Alcoholic beverages and cigarette 1.48 ○ ○ X ○

Table 2. Card approval amount ratio by category for each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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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군·구에 최소 1개의 도서관을 설치하고, 노후 도서

관을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정책이 추진되

었다. 이는 도서관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기관

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도서관의 증가는 이용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Noh, 2019). 따라서, 도서관 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만족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했다. 

② 문화휴양 특성 : 시니어문화생활 수, 지방문화원 수, 

문화예술회관 수, 미술관 및 박물관 수, 스포츠 관람 

및 시설 수

문화예술은 외부효과가 큰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니

며,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다. 이는 

문화가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하며, 관광산업개발, 고용 창출, 소득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이 이루어지는 문화시

설은 지역 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며 도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 발전의 중요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있다(Lee, 2010). 따라서, 문

화와 관련된 시설은 해당 지역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

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미술관 및 박물관 수는 지자체 내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자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역사, 민속, 예술,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

설로 관광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지표로 선

정했다(Kim, 2023).

스포츠 관람 시설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득 증대와 여

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COVID-19 이후, 사람들은 체력증진 및 스포츠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공

공스포츠시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Kim, 2022).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오락 및 문화 체험 특성 소분류에 

공공스포츠시설 수를 세부 지표로 구성하였다.  

(4) 놀이터 지수 

놀이터 지수는 국내 여러 카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BC 카드사로부터 확보한, 2022년 한 해 동안 일반 국민이 

소비한 금액 즉, 카드매출액을 업종별로 분류하고 여행·관

광과 관련된 업종만 추출하여 중심데이터로 활용하되, 여

행·관광지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동인

구 등을 활용해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놀이터 지수와 

관련된 주요 지표로는 계곡 수, 숲길 수, 명산관광지 수, 

축제 및 행사 수, 공연 및 전시 수 등이 있으며, 이를 관광 

및 교통 특성, 오락 및 문화체험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광 및 교통 특성 : 계곡 수, 수목원 및 휴양림 수, 

공원 수, 숲길 수, 숙박업소 수, 100대 명산 수, 명산 

음식점 수, 명산 관광지 수, 교통 및 투어 수, 동서 

트레일 수, 워터파크 수 ,테마파크 수, 낚시터 수

Kim(2023)은 계곡 수, 수목원 및 휴양림 수, 공원 수, 

숲길 수, 워터파크 수, 테마파크 수 등을 지역 관광 발전 

지수의 자연 생태 자원 소분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

는 산, 계곡, 동굴, 숲, 강, 호수, 해수욕장, 갯벌, 생태계 

보전 지역과 같은 보호구역 등의 관광 자원이 관광객의 

활동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소 

수와 면적 등을 지표로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인프라로서 숙박업소에 대한 지표는 관광객이 해당 지

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수용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

로, 관광 숙박업 객실 수와 객실 이용률 등을 세부 지표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00대 명산 수와 명산 관광

지 수는 해당 지역의 산촌 마을 관광 산업 활성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과 관련된 여러 

조사에서 음식이 관광 목적의 주요 우선 순위로 나타남에 

따라, 명산 음식점 수를 세부 지표로 선정하였다.

교통 및 투어 수와 동서 트레일 수는 해당 지역 내 주요 

관광 목적지로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낚시는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레저 활동으로 낚시터 수는 

다양한 어촌 관광 상품의 다양화에 기여하며, 수 생태계의 

학습 및 관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어촌 경제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Song and Kim, 2015).

 

② 오락 및 문화체험 특성 : 축제 및 행사 수, 공연 및 

전시 수, 익스트림 상품 수, 체험 상품 수, 취미레저 

수, 영화관 수, 아이 놀이시설 수

Kim(2023)은 축제 및 행사 수를 지자체의 고유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관광 활동을 촉진하는 세부 지표로 제안

하였다. 이는 문화관광축제, 음식관광축제, 음악축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며, 지자체가 대

표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축제 및 행사 수를 세부 지표로 선정하였다. 공연 및 전시 

수 지표는 문화 공연이 관광에 집중된 볼거리를 문화 영역

으로 확장한 사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세계적 공연을 관

람하기 위해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하

여 이 지표를 구성하였다(Ki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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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산업의 수요가 단순한 휴식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오락 시설로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 일반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오락 시설, 콘도 등 

리조트 시설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특색 있는 국토를 개발하고, 주민의 여가를 위

한 레저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Ji, 2022).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오락 및 문화체험 특성 소분류에 취미 레저 

수와 영화관 수를 세부 지표로 구성하였다.

2) 산촌 활성화 지수 데이터 추출 방법

산촌 활성화 지수 데이터 분석의 순서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로그변환 및 정규화 분석, 산촌지수 산출 

순서로 진행을 했다. 

 

(1) 수집 데이터 산출 및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SOC 데이터 

총 37종의 SOC데이터를 2022년을 기준으로 현행화하거

나 또는 2022년 기준 자료가 없을 경우 이전 최근의 자료를 

새로 수집하였으며, 29종의 데이터를 현행화 하고 19종의 

신규 SOC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대형마트,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스포츠 시설, 파출소 및 소방서, 노인복지시설 등

이 신규 SOC 데이터에 해당한다. 또한, SOC데이터는 각각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② 카드 데이터 

카드 데이터는 2022년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였으며, 211

개의 업종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가계동향조사에 

기반하여 12개의 업종 즉, ①음식숙박(15.04%), ②식료

품비주류음료(14.77%), ③교통(11.97%), ④주거수도광열

(11.44%), ⑤보건(8.79%), ⑥기타상품서비스(7.95%), ⑦

교육(7.73%), ⑧오락문화(6.4%), ⑨의류신발(5.15%), ⑩

통신(4.85%), ⑪가정용품가사서비스(4.43%), ⑫ 주류담배

(1.48%)로 분류해 일반가구에서 지출하는 비율(괄호)로 

가중치를 적용하되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 분류에 

맞는 업종만 분류하여 각각의 카드 승인 금액을 산출했다

(Table 2). 

③ 유동인구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통행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체류지 

유형에 따라 이동의 목적(학교, 회사, 집, 관광, 기타)과 정

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유동인구를 세분화

하였다. 정주인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경

우로 정의하였으며, 2020년도 인구 총조사의 인구를 기준

으로 정주인구를 산정하였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와 비정

주인구를 합한 개념으로, 관광 및 기타 목적을 제외한 해

당 지역의 정기적인 유입 및 유출 인구로 정의하였다. 관

광 및 기타인구는 비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관광 또는 

기타 목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④ 생활365 데이터

생활365 데이터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데이터

를 활용하여 667개의 산촌 마을 중심에서 거리 및 소요 

시간을 산출하였다. 해당 산촌 마을을 중심으로 5분, 30분,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계산하였으며, 

5분 내 거리에 위치한 시설은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은 응

급 대응 시설을, 30분 내 거리에 위치한 시설은 학교와 

병원 같은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을, 60분 내 거리에 위치

한 시설은 영화관, 박물관과 같은 복합서비스 시설을 의미

한다. 이는 해당 산촌 마을의 생활권 접근성을 나타내며, 

365생활권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각 시간

대(5분, 30분, 60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365생활권 

지수를 산출하였다(Table 3). 추가 기준 시간이 길어질수

록 산촌 활성화 정도의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였다.

 

(2) 데이터 로그변환 및 정규화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

하였다. 산촌 관련 데이터는 심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분류 작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그 

Category Applicable Facilities
Standard

(minimum)
Additional Standard

Emergency Response System Fire station, Police station, Hospital 5 minutes 10 minutes, 15 minutes

Basic Life Services School, Library, Park 30 minutes 40 minutes, 50 minutes

Accessibility to Integrated Services Movie theater, Museum 60 minutes 75 minutes, 90 minutes

※ An increase in the additional standard indicates that a lower weight is being applied

Table 3. Summary table of additional standards for everyday life 365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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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을 통해 왜도와 첨도를 줄이고, 정규성을 높였다. 또

한,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의 단위 

또는 범위 차이를 왜곡하지 않고 공통 척도로 변환하였으

며,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실시하였다.

 

(3) 산촌 활성화 지수 가중치 부여 

산촌 활성화 정도를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 4가지 

대분류로 나누어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이

들 지수의 합계를 종합지수로 개발하였다. 산촌지수를 산

출하는 데 적용된 가중치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였으

며(Table 4), 정리된 육하원칙에 부합하는 내용 중 산촌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선정하

여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였다. 또한, 각 세부 지표별로 중

심 데이터의 총합을 1점으로 설정하고, 데이터별 가중치 

또는 보정계수를 최대 0.5점까지 부여한 후, 각 세부 지수

의 총합이 1점이 되도록 최종값을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3. 산촌 활성화 지수의 적용 및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촌 활성화 지수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위치한 5개의 산촌 마을(A, B, C, 

D, E)에 동일한 지수를 적용하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

다. 이때, 각 마을의 지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변환

하여 분석하였다.

 

4. 산촌 활성화 지수 적용 대상지  

전라북도 무주군(A, B)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

도, 경상남도와 인접해 있으며, 덕유산 권역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무주군에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52개 산촌 

생태마을 중 9개가 존재하며, 주요 마을로는 단풍 치목 

산촌생태마을과 솔다박 산촌생태마을이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C, D)은 전라북도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산간 지역으로 산촌 거점 권역으로 지정되어 산촌특화협

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에도 무주군과 동일하게 9

개의 산촌 생태마을이 존재하며, 주요 마을로는 구봉산 양

명 산촌생태마을과 세동리 웅치골 산촌생태마을이 있다. 

정읍시(E)는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해 존재하며, 내장산

이 걸쳐있다. 이 지역에는 3개의 산촌 생태마을이 있으며, 

주요 마을로는 산외면 원바실마을과 칠보면 원백암마을

이 있다(Figure 2).

전라북도 5개(A, B, C, D, E)의 산촌 마을의 현황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A 마을은 인구 4,1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산업

은 농업으로 천마(Gastrodia elata) 생산이 두드러진다. 교

육 및 문화 시설 접근성은 중간 수준이며, 자연 환경 보전 

상태와 관광 개발 정도는 높은 편이다. 인프라 또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A 마을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기반과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다. B 마을은 인구 2,593명으로, 주

Category Who When Why Where What How

Work 

Environment 

(income)

Mountain 

village 

migration 

applicant

Planning to 

immigrate

For 

income-gener

ating 

activities

In a 

well-located 

area

Experience· 

Accommodation

Land, captial, labor 

prepar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trepreneurship

Residential 

Quality Index,

Learning 

Opportunities Residents of 

mountain 

village

Everday life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Currently 

resides
SOC

Regarding utilization 

and improvement

Work Environment

(income)
-

for 

income-gener

ating 

activities"

- Business

Land, capital, labor 

prepa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trepreneurship

Leisure and 

Tourism

Travel to 

mountain 

Village

Planning a 

trip

For rest and 

Relaxation

In a place with 

Landmarks

Food tasting· 

Experience· 

Accommodation

Brand, Price Review

Table 4. Applying weights to detailed indicators based on the 5W 1H.

Figure 2. The location of stud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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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산업은 농업으로 버섯, 약초, 나물 생산이 중심이다. 

그러나 교육 및 문화 시설 접근성은 낮으며, 자연 환경 

보전 상태와 관광 개발 정도는 중간 수준이다. 인프라는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도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B 마을은 자연 자

원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으나, 교육 및 문화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C 마을은 인구 10,124명으로, 주요 산업

은 인삼과 홍삼 관련 산업이다. 교육 및 문화 시설 접근성

이 높고, 자연 환경 보전 상태와 관광 개발 정도가 높다. 

인프라와 소득 수준 역시 높은 편으로, C 마을은 전반적으

로 높은 생활 수준과 경제적 안정성을 보인다. 이는 인구 

규모와 산업의 다양성, 그리고 우수한 인프라가 뒷받침되

기 때문이다. D 마을은 인구 1,975명으로, 주요 산업은 농

업으로 산양삼 생산이 중심이다. 교육 및 문화 시설 접근

성은 낮으며, 자연 환경 보전 상태와 관광 개발 정도는 

중간 수준이다. 인프라와 소득 수준은 모두 낮은 편이다. 

D 마을은 특화된 농업 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생활 환경과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E 마을은 

인구 1,199명으로,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약초, 버섯, 나물 

등의 생산이 중심이다. 교육 및 문화 시설 접근성, 자연 

환경 보전 상태, 관광 개발 정도 모두 낮은 편이며, 인프라

와 소득 수준도 낮다. E 마을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과 낮은 경제적 여건을 보이며, 종합적인 개발과 지원

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수 적용 대상 지역의 산촌 마을들은 각기 다른 특성과 

현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고려한 맞춤형 활성화 전략

이 필요하다. 각 마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

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및 고찰  

1. 산촌 활성화 지수 적용 및 분석 결과  

전라도북 5개(A, B, C, D, E)의 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촌 활성화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 삶터 지수 적용 

전라북도 5개 산촌 마을에 삶터 종합 지수를 적용한 결

Site Population
Major industries 
(forest products)

Accessibility of 
Educational  
& Cultural 
Facilities

Degree of Natural 
Environment & 
Development of 

Tourism

Infrastructure Income Level

A  4,185
Agriculture industry
(Gastrodia elata)

Middle High Middle High

B  2,593
Agriculture industry 
(Mushroom, medicinal herbs, 
wild greens)

Low Middle Middle Middle

C 10,124
Ginseng and red ginseng 
related industries
(Ginseng, red ginseng)

High High High High

D  1,975
Agriculture industry 
(Wild-simulated ginseng)

Low Middle Low Low

E  1,199
Agriculture industry 
(Medicinal herbs, 
mushrooms, wild greens)

Low Low Low Low

Table 5. Characteristics of mountain villages in the study area.

Site Settlement Index Workplace Index Learning Index Leisure Index
Integrated 

Revitalization
Index

A 61 77 58 71 268

B 53 67 36 63 220

C 74 88 77 80 320

D 42 47 21 52 162

E 26 45 27 42 141

Table 6. Results of the mountain village index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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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 마을은 61점, B 마을은 53점, C 마을은 74점, D 마을

은 42점, E 마을은 26점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부 지표 

중 카드 승인 금액(Table 2)은 A 마을이 56점, B 마을이 

39점, C 마을이 48점, D 마을이 53점, E 마을이 20점으로 

나타났다. 인구 변화 추이는 A 마을이 53점, B 마을이 56

점, C 마을이 61점, D 마을이 61점, E 마을이 51점으로 집

계되었다. 1차 진료병원 수는 A 마을이 47점, B 마을이 22

점, C 마을이 72점, D 마을이 22점, E 마을이 13점을 기록

했다. 방범(CCTV 수)은 A 마을이 76점, B 마을이 72점, 

C 마을이 77점, D 마을이 49점, E 마을이 44점으로 나타났

다. 삶터 지수의 종합 결과, C 마을이 74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E 마을이 2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일터 지수 적용

전라북도 5개 산촌 마을에 일터 종합 지수를 적용한 결

과, A 마을은 77점, B 마을은 67점, C 마을은 88점, D 마을

은 47점, E 마을은 45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세부 지표 중 

사업체·일자리 수는 A 마을이 56점, B 마을이 41점, C 마

을이 88점, D 마을이 35점, E 마을이 20점을 기록했다. 

유동인구는 A 마을이 75점, B 마을이 69점, C 마을이 89

점, D 마을이 62점, E 마을이 58점으로 나타났다. 카드 

승인 금액(Table 2)은 A 마을이 64점, B 마을이 41점, C 

마을이 55점, D 마을이 39점, E 마을이 33점으로 분석되었

다.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A 마을이 87점, B 마을이 89점, 

C 마을이 84점, D 마을이 76점, E 마을이 72점으로 집계되

었다. 일터 지수의 종합 결과, C 마을이 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E 마을이 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3) 배움터 지수 적용 

전라북도 5개 산촌 마을에 배움터 종합 지수를 적용한 

결과, A 마을은 58점, B 마을은 36점, C 마을은 77점, D 

마을은 21점, E 마을은 27점을 기록했다. 세부 지표 중 교

육기관 수는 A 마을이 63점, B 마을이 63점, C 마을이 

85점, D 마을이 49점, E 마을이 49점으로 나타났다. 어린

이집 수는 A 마을이 20점, B 마을이 0점, C 마을이 46점, 

D 마을이 0점, E 마을이 0점을 기록했다. 카드 승인 금액

(Table 2)은 A 마을이 68점, B 마을이 33점, C 마을이 57

점, D 마을이 32점, E 마을이 41점을 기록했다. 스포츠 

시설은 A 마을이 40점, B 마을이 21점, C 마을이 56점, 

D 마을이 13점, E 마을이 21점으로 나타났다. 배움터 지수

의 종합 결과, C 마을이 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D 마을

이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4) 놀이터 지수 적용 

전라북도 5개 산촌 마을에 놀이터 종합 지수를 적용한 

결과, A 마을은 71점, B 마을은 63점, C 마을은 80점, D 

마을은 52점, E 마을은 42점을 기록했다. 세부 지표 중 유

동인구는 A 마을이 75점, B 마을이 69점, C 마을이 89점, 

D 마을이 62점, E 마을이 58점을 기록했다. 명산 주변 관

광지는 A 마을이 57점, B 마을이 0점, C 마을이 74점, D 

마을이 0점, E 마을이 38점으로 집계되었다. 카드 승인 금

액(Table 2)은 A 마을이 56점, B 마을이 41점, C 마을이 

46점, D 마을이 55점, E 마을이 10점을 기록했다. 숙박시

설은 A 마을이 49점, B 마을이 55점, C 마을이 47점, D 

마을이 55점, E 마을이 48점을 기록했다. 놀이터 지수의 

종합 결과, C 마을이 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E 마을이 

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 전북권 지역의 산촌마을의 산촌지수 적용 결과 검증  

전북권 산촌 마을에 산촌지수를 적용한 결과, 일터 지수

는 A 마을이 77점, B 마을이 67점, C 마을이 88점, D 마을

이 52점, E 마을이 45점으로 나타났다. D 마을을 제외한 

4개 마을에서 일터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전북권 지역의 산촌 마을 일자리 수, 임산물 생산량, 

경지 면적, 대도시와의 거리 등 세부 지표들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진안군(C, D)에 위치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 임가는 주로 임업과 사업을 겸하고 있으며, 중간 상

인으로부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정보

를 얻고 있다. 무주군(A, B)에 위치한 임가는 작목반, 산림

조합, 한국임업진흥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Choi(2017)의 연구에 따르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과 관련된 중요도-성취도 분석에서 임산물 생산 기술 지원

에 대한 성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경영과 관련된 중요도-성취도 분석에서도 전문기술에 대

한 성취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지인 무

주군(A, B)과 진안군(C, D)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본 연구에서 대상지의 일터 지수가 높게 산출된 것은 

Choi(2017)의 전북권 임산물 평가와 일치한다.

배움터 지수는 A 마을이 58점, B 마을이 36점, C 마을이 

77점, D 마을이 21점, E 마을이 27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마을에서 배움터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무주군(A, B), 진안군(C, D), 정읍시(E)의 산촌 마을

이 산촌 이주 시 자녀 교육 환경이 부족함을 시사하며, 

정주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를 고려한 교육 여건의 확대

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산림빅데이터거래소 자료에 따르

면, 무주군(A, B) 솔내음산촌마을 주변에는 안성초등학교, 

안성중학교, 안성고등학교 등 3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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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E) 구장 산촌마을 주변에는 대덕초등학교, 산외중

학교 등 2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진안군(C, D) 학동마을 

주변에는 조림초등학교, 부귀중학교 등 2개의 교육기관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전북권 산촌 마을 주변의 교육기관 

수가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 대상지의 배움터 

지수가 낮게 산출된 이유를 설명한다.

E 마을의 종합지수는 141점으로, C 마을의 종합지수인 

32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E 마을의 삶터 지

수와 배움터 지수가 각각 26점, 27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일터 지수의 사업체·일자리 수는 20점, 배움터 지수의 어

린이집 수는 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C 마을의 종합지수

는 320점으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대구광역시 달성

군,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

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C 마을의 인프라와 프로그램

이 잘 발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Jin(2019)에 따르면, 진

안군(C, E)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을 마을 간

사로 선발하여 산촌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협동

조합마을학교’와 ‘청년귀농귀촌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진안군의 종합지수가 높게 나타난 주요 원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대상지 중 C 마을만이 읍에 해당하고, A, B, 

D, E 마을은 면에 해당한다. 각 대분류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C 마을의 경우, 읍의 특성상 면보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종합지수가 높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산촌 활성화 지수의 마을별 적절한 비교를 위해

서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3. 산촌 활성화 지수 고도화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촌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는 초기 단계의 연구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

는 우리나라 산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적 어

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촌 활성화 수준

을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초기 연구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 지수 

개발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통해 산촌 활성화 수준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최근 경제, 문화, 정치, 인구 이동 

등 사회 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복잡한 사

회 현상의 상호 연결성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산촌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

촌 지역의 정주인구, 방문인구, 경제인구의 이동 현황을 

지표로 활용하고, 카드 소비 데이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통신 및 금융 

분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산촌 지역의 인구 이

동과 경제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산촌 지역 소멸의 원인과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촌지수를 네 가지 주요 대분류 지수인 

삶터 지수, 일터 지수, 배움터 지수, 놀이터 지수로 구분하

여, 각 영역에서 산촌 마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들 지수는 산촌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하고, 각 지표에 

적절한 데이터 가중치를 부여하며, 비교 데이터를 추출하

는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다. 또한, 이 지수들은 지도와 리

포트 형태로 시각화하여 실제 산촌 생활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쉽

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이러

한 접근은 산촌 활성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정

책 개발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향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Jo et al.(2015)은 지속가능성 측면에

서 에코이노베이션 지수를 capacity, supportive environ-

ment, activity, performance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

고, Triple-Bottom-Line(TBL) 개념을 적용하여 one-way 

ANOVA와 three-way ANOVA 방식으로 지표를 검증하였

다. 반면, 본 연구는 산촌의 4가지 대분류 지표(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에 대해 유사한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이와 같은 교차 검증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지표들은 

상호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

하는 형성 지표(formative indicators)로서, 각 지표가 구성 

개념의 의미를 생성하거나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

서, 지수 개발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델파이 

접근법(Hwang et al., 2018; Jo et al., 2022)과 지수의 개념

화 및 구성 요소의 검증(Roberts and Thatcher, 2009) 절차

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향후 본 

산촌 활성화 지수의 고도화와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 

Equation 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EQS) 또는 

Partial Least Squares(PLS)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분석 결

과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촌 지역의 유동인구 및 경제활동 연구와 분석을 

위해서는 통신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 매출액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계열적인 변화 추

이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소멸 대응 정책 및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광역 경제권역별 지역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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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 분석, 지역 소멸 대응 정책 수립, 정책 이행에 

따른 성과 측정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촌 활성화 지수

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정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촌

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영역을 확인하고, 전국 산

촌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 활성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촌 활성화 지수가 고도화된다

면, 산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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