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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는 속도와 양상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는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8명

으로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9명)의 절

반 수준으로 최저이다. 장래인구추계 통계에 따르

면 2020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

비는 15.7%에서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생산연령인구는 72.1%에서 46.1%까지 감

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8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20년 1.5%에서 2070년 14.4%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미래의 인구 

피라미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21). 

이 같은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경제

와 사회의 전반을 흔드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

로 우려되고 있으며 인구지진(age-quake)이라

고 불리기도 한다(기획재정부, 2021). 인구구조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며 다양한 연령집단 간의 

공존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

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연령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

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경력과 업무능력보다는 나이에 초

점을 맞춰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승진 

기회나 교육 기회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는 고령자의 능력과 경험을 무시하고 나이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고령자들로부터 사회참여의 기

회와 경제적 안정성을 제한한다. 또한, 일부 사회

구성원들은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차별적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연령주의적 태도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며 인권 침해의 한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노인에 더불어 아동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노키

즈존(kid-free zone)’이 있다. ‘노키즈존’은 아동

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아동들의 존재를 배제

하기 위해 설정된 장소로, 주로 카페나 레스토랑

에서 아동의 안전사고 방지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차별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온 사회적 과제로, 이는 인권

과 평등 원칙을 침해하며,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

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더불어, 연령차별은 개

인이 보유한 경험, 지식, 능력 등을 활용할 수 없

도록 제한하여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연령에 기반

한 차별은 사회의 정의, 인권보호, 사회통합, 자원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

제로 인식되며, 다양한 연령집단을 효과적으로 포

괄하기 위한 대응과 노력이 교육, 고용, 복지, 여

가 및 문화 영역의 여러 제도와 서비스에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정순둘 외, 2021a). 모든 연령

집단이 공평하게 존중받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

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제도적 환경은 인구고령화

가 심화하기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모든 연령대

의 필요, 권리 및 기회의 다양성을 고려하는데 한

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연령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

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큰 폭

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로 법적 정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고용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주택 및 공공장소를 포함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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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많

은 시설은 주로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설

계되어 있어 고령자나 다른 취약계층이 사회에 참

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과 제한을 겪

을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지금의 상황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시대의 사

회적 요구와는 충돌하는 부분으로, 다가오는 초고

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요구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접근성과 

포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연령집단의 요구와 문제를 포괄하기 

위해, 사회의 주요한 정책 과정에서 연령과 관련

된 이슈 통합을 위한 정책 전략으로 연령주류화

(mainstreaming ageing)가 등장하였다(United 

Nations Economics Commission for Europe, 

2009). 연령주류화는 2002년 고령화에 관한 마드

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개념으로 고령화 이슈를 건강, 사회, 경제

를 포함하는 모든 부문과 수준에서 고려하여 인

구변화 현상에 적응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이

자 사회 전체의 노력이다. 연령주류화는 국가 아

젠다에 고령화 및 연령 관점을 통합해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연령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두

에게 공평한 정책효과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

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 모두에서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김주현 외, 2022; UNECE, 

2021, 2022; Venne, 2005). 

그러나 연령주류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

이 시작된지 20여 년이 흘렀고 고령화 관련 정책

이 많은 진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주류

화를 향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의 개발은 아직까

지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도 연령주류화에 대한 담론은 아직 

시작 단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정책적 노력 또한 진전될 필요가 있다. 연령주류

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개

발하고 구체화하여 실제로 사회 전반에 적용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령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각 연

령집단이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령민감성 지표

(Age sensitivity indicator)의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성주류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당시 젠더민감성 지표를 개발하여 성평

등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하였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을 통하

여 고용, 의료, 교육, 경제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

에서 연령집단의 상황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측정하고, 연령별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표는 취약 연령집단의 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 시장에서 연

령별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지표의 결

과를 바탕으로 삼아 고령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

고 고령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이처럼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은 연

령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각 연령집단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

적 포용과 공정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민감성 지표(A g e 

sensitivity indicator) 개발함으로써 각 연령집

단이 놓여있는 차별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령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령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미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젠더민감성의 개념

을 참고하여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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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각 연령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민감

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논의를 진

행할 것이며, 기존에 개발된 여러 연령 관련 지표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민감성 지표의 구

성 문항을 설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연령인

지적 관점(age perspective)에서 정책 내용과 실

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더욱 포괄적인 연령주류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령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연령민감성의 개념

민감성 또는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을 얼마나 예

민하게 받아들이고 감지해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단어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건이

나 상황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감

지해내는 능력이다. 기존 연구영역에서 민감성은 

인슐린 민감성이나 불안 민감성과 같이 특정 대

상이나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국내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됨에 따

라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성찰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

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젠더민감성의 용

어가 사회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

다(여성가족부, 2020; 임혜숙, 2021). 

젠더민감성 또는 성인지감수성은 성별의 다름

으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구조적 

배경에 대한 비판의식을 토대로 개인의 삶 안에

서 사회적 성으로 인해 어떠한 불평등과 불균형

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인식

하는 능력이다. 즉,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내재하

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

게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이다. 젠더민감성

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의료, 교육, 고용, 정치 등

의 전 분야에서 젠더 관련 이슈를 민감하게 감지하

는 능력을 고양시켰으며, 이러한 관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으로도 이어지

고 있다(김경령, 서은희, 2020; 여성가족부, 2020; 

임혜숙, 2021; UNIFEM & ITC, 2004). 예를 들

어 2017년부터 확산한 미투 운동은 사회적 관습

과 문화라는 명목하에 암암리에 지속되어 왔던 

사회적 부조리와 그릇된 성 의식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고, 전 세계적으로 만연했던 젠더 불

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이희

은, 2018). 

최근 몇 년 사이에 젠더 갈등과 함께 사회 현안

으로 떠오른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고령화가 심

화하며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다른 세대를 둘러싼 

논쟁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어 청년 세대는 미래에 더욱 높은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대상이 증가하며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익

성이 감소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일

어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은 

전 세대가 나누어야 할 사회 전반의 과제로 인식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

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세대 간 형평성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

이다(기획재정부, 2021).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각 

세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정치, 경제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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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

하고 있다(정순둘 외, 2021b; 함인희, 2013). 지

나친 세대갈등은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생

성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만(원영희 외, 2017; 정순둘 외, 2021b), 인간 사

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구성요소로 사회가 발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갈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집단 간차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건설적인 움직임으로 사회의 변

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령민감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각 

연령층이 경험하는 차이점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해내는 것으로, 각 연령집단의 실질적인 욕구

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령에 기반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연령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

력을 의미한다. 젠더민감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른 성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위

한 문화를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특정 연령집단

이 연령으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기회와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어떠한 불평등을 경험

하고 있는지, 연령민감성을 지닌 비판적 인식이 

필요하다. 

연령민감성을 고양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한 가지 점은, 연령은 성별과는 다르

게 생애단계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

다. 따라서, 주로 여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젠

더민감성과는 다르게 연령민감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욕구와 니즈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과 교육에 대한 지

원이 필요하며, 청년과 중년은 직업, 가족,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노

인은 건강, 복지, 사회참여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생애 주기에서 공통

적으로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차별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취약한 연령집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각 연

령층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을 개발

하고 제공하는 것도 연령민감성을 실현하는데 기

여한다. 

2)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의 이론적 논의

젠더 영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젠더와 관

련된 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젠더

민감성 지표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김경령, 서은희, 2020; 김경희, 2018; 주

재선 외, 2017; Hawken & Munck, 2013; Mena 

& Bolte, 2019; Moser, 2007). 이러한 지표는 사

회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사

회변화에 따라 각 연령집단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

보고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을 적극적으로 인지하

여 연령집단별 평등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이 이뤄져

야 할 것이다.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은 연령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그 결과는 사회 전반에서 연령

에 기반하여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연령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모든 

연령집단에게 공평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지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타 조직

은 연령평등을 위한 의제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연령주류화를 위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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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사회 내 연령 격차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적 포용 및 공정성

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은 국내외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로 우선 젠더민감성 지표 

개발 과정을 분석하여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젠더

민감성 지표는 성평등 수준 평가를 통하여 성별

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파악하고 이

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을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젠더민감성 지표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수치로 표현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사회의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젠더민감성 지표가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성주류화의 

기초를 제공했던 것과 같이(UN IFEM  &  ITC, 

2004)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을 통해 사회적 및 

개인적 관점 모두에서 고령화를 고려할 것을 촉

구하는 연령주류화(UNECE, 2021)를 위한 기반

과 담론을 마련하고 연령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적 기제를 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표 구성 원칙 

사회적 지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학적 

변수의 조건과 상황, 즉 사회상태를 측정하는 도

구로 어떠한 사회적 목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

회적, 경제적, 기술적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변화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Land, 1983). 

따라서 사회적 지표를 통해 현재 우리가 놓여있

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를 가치와 목표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특

정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결정할 수 있

다(Bauer, 1996). 또한, 지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를 갖고 진행되어

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표

는 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며 해석

하는 사람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른 의미가 도

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측정되는 기준을 주의 

깊게 설정해야 한다(강신욱 외, 2005;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1997; Land, 

1983). 

이와 같은 사회적 지표의 기본적 개념을 바탕으

로 연령민감성 지표의 역할을 논의해보면 연령민

감성 지표는 경제, 고용, 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

의 모든 영역에서 각 연령집단이 경험하는 불평

등과 배제의 수준을 측정해 연령별 속해있는 지

위와 역할이 현재 어떤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연령과 관련된 사회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령차별과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사회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며, 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마련하고, 

적절한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키고, 정책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연령주류화를 통합시켜 연령

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젠더민감성 지표 개발 과정 

효과적인 연령민감성 지표를 개발하고 연령평

등과 관련된 진전과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젠더민감성 지표의 개발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Eggerts는 다음의 단계를 고려하여 젠더

민감성 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젠더

와 관련하여 측정할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

다(Eggert, 2020). 이때 각 영역은 거시(macro), 

중간(meso), 미시(micro) 수준에서 측정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거시 수준에서 젠더평등 문제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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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자 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 포함

될 수 있다. 젠더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및 

프레임워크의 변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젠

더평등 문제에 유리한 국가 및 부문별 예산 할당

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투표 패턴

이나 여성 의원 수를 통해 여성 및 남성의 정치 

참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 부문에서 젠

더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의 남녀별 고용률과 실업률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음으로 중간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 포

함될 수 있다. 젠더평등을 위한 협력에 대한 시너

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협력 

관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젠더평등을 주류화하기 

위한 도구와 절차의 창조 및 사용 변화에는 무엇

이 있는가? 예산 할당 변화에서의 성별에 유리한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의 문항을 물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시 수준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수량적, 질적

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며,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운 젠더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프로젝트 

결과로 인한 젠더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

해볼 수 있을 것이다(UNIFEM & ITC, 2004).

둘째, 실천 영역에서 젠더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해당 영역과 관련하여 특정 젠더 역동성, 불

평등 및 각 젠더의 요구 사항이나 필요 사항을 이

해하기 위하여 철저한 젠더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개입이 일어나기 전 각 영역의 상황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젠더 분석을 활용하여 기준 데이

터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료는 성별, 사회

경제적 그룹, 연령 및 인종 등 인구사회학적 영역

에 따라 세분화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검증가능한 지표를 

개발한다. 이는 이후 사용되는 데이터가 젠더 분

해 방식으로 수집, 제시 및 분석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n.d.; Eggert, 2020). 정량적 지표는 전체 수, 백분

율 등 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평균 결과나 목표 

또는 목적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총조사, 고용노동통계조사 등의 

국가 통계조사를 활용하게 된다. 정량적 지표는 질

적 지표보다 정의 및 기록이 더 쉬운 경향이 있다. 

정성적 지표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판

단과 인식에 기반한 분류 범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보다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정

성적 지표는 태도 및 행동의 변화, 지식과 기술의 

성장, 독립성 또는 자아존중감의 증가, 그리고 사

회적 지원을 위한 연락망 또는 메커니즘 구축의 진

전을 나타낼 수 있다(UNIFEM & ITC, 2004). 

(3) 연령민감성 관련 지표 개발 동향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령민감

성에 관한 지표 개발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화 과

정과 관련된 지표,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하는 

지표, 그리고 연령통합성을 평가하는 지표 등을 

활용하여 특정 생애주기나 연령에 기반하여 배제

나 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 활동적 노화 지수

활동적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AAI)

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활동적 노화

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노인이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력 실현 수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다차원 복합 지표이다. 이 지표는 현대 사회에서 

활동적 노화를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떠한 장애물

과 강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한다. AAI의 결과는 

MIPPA(Madrid Intern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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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는 노인 관련 정책 및 사회 기반을 측정

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

자들은 AAI의 결과를 참고하여 노인이 활동적이

고 건강한 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

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문

정화 외, 2020; UNECE, 2018).

AAI는 노인의 높은 사회참여 의욕에도 불구하

고 사회에서 제공되는 기회가 부족한 격차를 구

조적,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내

제되어 있는 연령이라는 장벽을 조명한다. 또한 

AAI의 결과는 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

하는 동시에, 모든 이가 일생 동안 고용, 돌봄, 여

가,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

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

한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연령민

감성 지수가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하며, 궁극적으

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참

여 기회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지원한다. 

지표는 고용, 사회참여, 독립생활과 보건 및 안

전, 활동적 노화를 위한 환경 역량의 4가지 영역

과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인구

의 경제 및 사회 기여에 대한 잠재력 실현 수준의 

정도를 측정한다. 모든 지표는 0-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노인의 잠재적 실현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UNECE, 2018). <표 1>에 

세부 지표 내용과 자료원을 제시하였다.

② 연령통합 지표

정경희 외(2015)의 연령통합 지표는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와 양상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고

구성요소 영역 세부지표 자료원

활동적 

노화 현황 

고용 연령별 취업률

EU Labour Force Survey(EU_LFS),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EQLS),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 the ICT use survey, 

the European Health & Life Expectancy 

Information system (EHLEIS) 

사회참여

봉사 참여율

아동 돌봄 비율 

고령자 돌봄 비율 

시민 및 종교활동 참여율 

독립생활과 

보건 및 안전 

운동 참여율

의료 및 치과 치료에 대한 접근 

독립적 생활 

중위 소득 

빈곤 위험 

물질적 결핍 

물리적 안전

평생 교육 

활동적 

노화 능력 

활동적 노화를 

위한 환경 역량 

55세 기준 기대 수명 

55세 기준 건강기대수명

정신건강 수준 

ICT 활용률

사회적 연결성

학력

자료: UNECE(2018)

<표 1> 활동적 노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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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발되었다. 연령통합사회는 증가하는 노인인

구와 확대되는 노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구성원리로 연령분절사회와 양

극단에 자리하는 개념이다. 생애단계에 따라 정책

과 제도가 구성되었던 기존 연령분절적 정책 패

러다임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구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 연령

층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사회구조 전반과 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통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각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

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수준에 적합

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을 정

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

회의 연령통합성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맞는 대

응을 하기 위한 목적하에 연령통합 지표가 개발

되었다. 

연령통합 지표는 사회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

이라는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으며 거시적인 측면

과 미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령유

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의 3개의 구성요소

를 중심으로 9가지 영역에서 20개의 세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유연성의 개념은 각 사회의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연령형평성

은 연령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세 구성요소 모두 정책, 제도, 서비스를 

포함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으로 인

해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고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며, 모

든 세대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

시되는 연령민감성 지표와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지표 내용과 자료원은 <표 2>와 같다. 이후 

이 지표는 형평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의해 연령유연성과 다양성만으로 구성된 지표로 

제안되기도 하였다(Chung et al., 2023).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

는다. 활동적 노화 지수는 노인에게만 초점이 맞

추어져 있어서 실제 연령별 차이를 볼 수 없다는 

점이며, 연령통합 지표는 특정 연령집단이 경험하

는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법적 형평성 등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

한 점을 보완하고 연령집단별 형평성을 보여주는 

연령민감성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1)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 과정 

지표 개발 과정에서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로 지

표의 범주 설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IFEM 

Arab States Regional Office(2001)가 UN 권

고안을 고려하여 채택한 젠더민감성 지표의 열 

가지 범주를 참고하여 이를 연령의 관점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UNIFEM이 개발한 지표는 국제

적으로 인정받은 UN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

어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다양한 범주에 대

한 폭넓은 이해와 접근을 반영하고 있어 범주설

정의 기준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연

령민감성 지표에 맞게 범주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서 UNIFEM의 지표가 개발된 시점부터 지금까

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 동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주 설정 과정에서 인구구성과 변화 및 가구와 

가족, 혼인 상태, 출산 범주를 ‘인구구성 및 가족

구조’로 통합하였으며, 경제활동과 노동인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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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영역 세부 지표 자료원

연령

유연성

교육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OECD Education at a Glance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OECD Education at a Glance

고용
연령별 실업률 OECD database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OECD database

사회참여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World Value Survey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World Value Survey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World Value Survey

연령

다양성

가족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가족교류 시간 생활시간조사

일터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사업채패널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Global Age Watch Index

공동체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한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European Social Survey

연령

형평성

건강

신체활동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국민건강영양조사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교육․정보화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OECD Education at a Glance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소득․주거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OECD database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OECD database

자료: 정경희 외(2015) 

<표 2> 연령통합 지표 내용 및 자료원

및 거시경제 정책 범주를 ‘경제활동 및 고용’으로 

통합하였다. 이 외에도 젠더민감성 지표에서는 포

함되지 않았으나 연령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

된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범주를 새

롭게 추가하였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최종적으

로 총 9개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표 3>

에 제시하였다. 

2) 연령분석 

다음 단계에서는 연령대별 마주하는 문제 및 불

평등 상황을 개괄하고자 범주별 연령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령분석은 연령에 따른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각 연령군이 직면하는 다양한 불

평등 요인을 식별하게 해줌으로써 연령민감성 지

표를 구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연령분석의 결과는 각 연령군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필요사항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반영하

여 연령민감성 지표 문항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첫 번째, ‘인구 및 가족구조’에서는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저출산에 의한 아

동인구 감소는 교육 및 아동 관련 서비스에 유의

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따른 아동 관련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와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미래 경

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결혼과 출

산의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

나 포기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취업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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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민감성 지표의 범주 참고한 젠더민감성 지표의 범주

1 인구 및 가족구조

인구구성과 변화(Population composition and change), 가구와 

가족, 혼인 상태, 출산(Households and families, marital status, 

fertility)

2 주거환경 및 지역분포
인구주거와 지리적 분포(Human settlement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3 교육 
형식적 및 비형식적 교육에서의 학습(Learning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4 건강 및 보건복지 건강, 보건 서비스, 영양(Health, health services, nutrition)

5 경제활동 및 고용 

경제활동과 노동인구 참여(Economic activity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거시경제 정책과 성별(Macroeconomic policy and 

gender) 

6 자산 및 금융 접근성
토지, 장비 및 신용에 대한 접근(Access to land, equipments and 

credit) 

7 법적 권리 및 정치 참여 법적 권리와 정치적 권력(Legal rights political power)

8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9 시민, 문화,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n/a

<표 3> 연령민감성 지표의 범주

려움과 생활비 상승으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

어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중년

층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결과, 자녀의 양육 비용과 노령 부모의 의료 

및 노후 준비로 인한 높은 이중 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 더욱이, 중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요인

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의 급증과 평

균수명의 상승은 의료 및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

을 상승시키며, 재정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노년층에서도 1

인 가구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

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 대책이 

시급하다.

두 번째, ‘주거 환경 및 지역 분포’는 안정적이

고 연령대별 특성에 적절한 주거환경 확보에 초

점을 맞춘다. 아동의 경우,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

거환경은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공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시설 및 정책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청년층은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 빈곤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독립적

인 생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 같은 청년층에

게 중요한 생애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

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노인층에서

는 빈곤율이 높고 주거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노후 주택, 

높은 계단, 미끄러운 바닥 등 노년기에 부적절한 

지역환경 및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많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

는 노인의 경우, 지방소멸의 문제도 겹쳐 이들에

게 Aging-in-place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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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필요하다. 

세 번째, ‘교육’에서는 연령대별 교육 수준, 학업 

성취도, 교육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 분야의 

요구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아동층에서는 사

교육과 교육 자원의 접근성에 따라 발생하는 교

육 기회의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더

불어, 높은 학업 부담과 경쟁 문화로 인한 높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년층에

서는 평생교육 및 학습 리소스의 접근성이 제한

적이어서 지속적인 경력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접근성 문제는 중년층의 노동시장 안정성

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할 수 있는 위

험요인이다. 노년층에서도 평생교육은 중요한 이

슈로 다루어진다. 특히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적절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네 번째, ‘건강 및 보건복지’에서는 연령별 건강 

상태, 보건 서비스 이용률, 영양 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각 연령대별 건강 요구 사항과 취

약점을 파악한다. 아동층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

동이 겪을 가능성이 높은 영양 불균형,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청년층에서는 취업난

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

만,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문제로 인한 건강 위

험도 증가하고 있다. 중년층에서는 만성 질환 발

생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건강 

관리와 적절한 영양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한다. 노년층은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에 

취약하고 그 외에도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심

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에 취약하다. 복합적인 

건강문제로 인해 약물 복용이 늘어나며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도 늘어나고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노년층은 사회적 고

립,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하기 때

문에 노년층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

한 다각적인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경제활동 및 고용’에서는 연령대별 

고용 상태,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활동의 패턴, 거

시경제 정책 등을 분석하여 연령별 경제활동과 

노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한다. 아동층의 경우, 아

동수당과 같은 복지정책을 통해 아동기의 생활 

안정, 교육 및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청년층에서는 고용불안정과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 

조건, 저임금 문제로 청년층의 노동 권리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

자리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중년층

은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

의 불안정성과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정년에 미

치지 못하는 빠른 은퇴 연령으로 인한 노년기 빈

곤의 위험도 존재한다. 노년층은 기초연금 등 안

정적인 소득 기반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

곤율로 인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령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차별로 인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섯 번째, ‘자산 및 금융 접근성’에서는 연령대

별 토지 소유, 자산 보유, 금융 서비스 이용 등을 

분석하여 자산 분배의 공정성 및 불평등 문제를 

파악한다. 청년층은 대부분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

하는 초기 단계로 이에 따라 토지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들에

게는 초기 자산 축적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

다. 중년층은 자산 축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시

기로 대출이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이며 금융 안정성을 위한 관리와 지

원이 필요하다. 노년층은 그동안 축적해온 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단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노인들은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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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법적 권리 및 정치 참여’는 연령대

별로 법적 권리 보호 수준과 정치적 참여 수준 등

을 분석하여 연령대별 권리와 참여에 대한 불평

등을 파악한다.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신체적 폭

력, 성폭력 등에 대한 법적제재가 설정되어 있지

만, 아동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경

우가 여전히 있다. 청년층은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청년 고용, 주거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년층은 정치적 참여가 활발하고 투표

율도 높개 나타난다.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등의 이슈는 때로는 다른 연령대의 이슈

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이에 더해 중년층 고용

에 대한 법적 보호는 아직 개선될 여지가 있다.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그들

의 의견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잘 

반영된다. 

여덟 번째,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폭력’은 각 

연령대가 직면하는 폭력 문제를 분석하여 연령별 

폭력의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아동층은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사용이 확대되며 사이버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은 직장 내 괴롭힘

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여성 청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보인다. 노년층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양로원이나 요양시설

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아홉 번째, ‘시민, 문화,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에서는 연령대별 사회참여와 문화여가활동 수준 

및 패턴을 분석하여 연령 그룹 간의 차이와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아동층은 ‘노키즈존’ 현상에 의

해 일부 공공장소에서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청년층은 주로 학교나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활동 범위가 학교에 한정되

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어려

운 상황에 놓여있다. 중년의 경우 다양한 문화여

가를 향유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

적 영향력이 크다. 노년층은 문화여가 활동 중 일

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세대간 교류가 줄어들어 

다른 연령층과 소통이 제한된다. 이것은 더 나아

가 노년층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한다. 

3) 연령민감성 지표의 초기 문항 설정 

연령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연령민감성 지표의 

초기 문항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정리

하였다. 연령집단 간에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우

선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범주별 세부 문항은 다음

과 같다.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를 통해 연령민감성 지표에 대한 내

용타당도 및 전문가 의견의 수렴과 합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구성을 <표 5>에 요

약하였다. 참여자는 학계, 정책, 실천 분야에서 풍

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27명으

로 구성하였다. 참가자 중 남성이 9명, 여성이 18

명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 2명, 40대 16명, 50대 

7명, 60대 2명으로 다양하였다. 평균 연령은 47.7

세(SD=6.83)이며, 각 전문가는 전문 영역에서 10

년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학계, 18명,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공은 사회복지학 18명, 사회학 5명, 상담복지학 

1명, 의학 1명, 행정학 1명, 공공정책 1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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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세부 문항 자료 출처 

인구 및 가족

구조 

인구 구성비 통계청 인구총조사

혼인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인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형태 통계청 인구총조사

청년층 부모 동거여부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거

환경 및 지역

분포 

주택소유 여부 및 형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주택소유자의 소유주택자산가액별 통계청 생애계층별사회통계

월세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최저주거기준미달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교통사고 사상자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교육 

비공식교육 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온라인 교육 이용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교육비 부담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교육 및 훈련 경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건강 및 보건

복지

건강상태 통계청 사회조사

미충족 의료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패널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

자살생각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신건강실태조사 

활동제약 통계청 인구총조사

건강식생활실천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 유병률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우울장애 유병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고독사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주는 위협 유무 

및 영향정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경제

활동 및 고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실업률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지급자 수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일자리 형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조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연금가입 현황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제 상황 안정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산 및 

금융 접근성

빈곤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평균 가구자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부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생애계층별사회통계

신용카드 이용자 수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대출 잔액 평균 금액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표 4> 연령민감성 지표의 초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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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9 33.3

여성 18 66.7

연령

30대 2 7.4

40대 16 59.3

50대 7 25.9

60대 2 7.4

평균 47.7세(SD=6.83)

직업
학계 18 66.7

전문가 9 33.3

전공

사회복지학 18 66.7

사회학 5 18.5

상담복지학 1 3.7

의학 1 3.7

행정학 1 3.7

공공정책 1 3.7

<표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성

범주 세부 문항 자료 출처 

법적 권리 및 

정치적 영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연령대 2023 지방의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선거투표율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정부기관 연령별 일자리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폭력 

차별 경험 여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범죄 피해자 연령 및 유형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아동학대 피해 현황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노인학대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가정폭력 피해 현황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폭력 피해 현황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시민, 여가, 문화

활동 및 사회

참여 

사회적 고립감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수와 접촉방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원봉사활동 참여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단체 활동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여가활동 참여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체육활동 참여 경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디지털 역량 수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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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통해 

심층적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평가를 도출하고 연

구 결과의 타당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23년 11월에 이메일로 설문지

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

용, 기대되는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참여자들에

게 익명성의 보장과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를 거

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전문가에게 9개 지표 범주가 연령민감성을 적

절히 대표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각 범주별 

세부 항목들이 해당 범주에 타당한지를 평가하도

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1점(매우 타당하지 않다)

부터 5점(매우 타당하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

로 응답하였다. 전문가 응답은 평균, 표준편차, 중

위수, 내용타당도, 합의도, 수렴도를 통해 분석되

었다.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의 CVR(Content 

Validity Ratio) 공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CVR 공식은 다음과 같다. 




 



 로, 여기

서 는 항목이 필수적(essential)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를 의미하며, n은 참여한 전문가의 수

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을 측정하였으므로, 4점 또는 5점을 선택한 

전문가의 수를 로 계산하였다. 전문가의 절반 

미만이 항목을 필수적이라고 평가할 경우 CVR

은 음수가 되며, 절반만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고 

나머지 절반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할 경우 CVR

은 0이 된다. 모든 전문가가 항목을 필수적이라고 

평가할 경우 CVR 값은 1이 된다. Schipper의 기

준에 따르면 전문가의 수에 따라 CVR 기준값이 

변화하는데, 본 연구에는 총 27명의 전문가가 참

여했으며, 이 경우 Schipper의 기준에 따라 CVR 

값이 .37 이상이면 내용타당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Lawshe, 1975). 

합의도는 전문가가 일정한 응답을 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 델파이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도가 0.75 이상일 경우 전문가 의견이 일정하

였다고 평가하며(Diamond et al., 2014), 본 연

구에서도 해당 기준을 활용하였다. 

수렴도는 전문가의 의견 일치 수준을 보여주는 지

표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 

일반적으로 수렴도가 0.00에서 0.50 사이일 때 전

문가 의견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어(Fowler et 

al., 2021) 본 연구에서도 해당 기준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령민감성 지표 범주 타당도 전문가 인식 

연령 민감성 지표 범주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

사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범주 타당도에 있

어서 CVR과 전문가 의견의 합의도, 전문가 의견의 

안정적 수렴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Diamond et 

al., 2014; Fowler et al., 2021; Lawshe, 1975). 

총 9개 범주 영역 중 ‘교육’ 범주가 내용타당도는 

0.37 이상이었으나, 합의도 0.75 이상과 수렴도 

0.50 이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 범주를 시민 활동이나 사회 참여 영역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있었으나, 연

령분석과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교육 범주가 연

령집단가 직면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 

요인을 포함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범주

로 유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교육 내용을 

지식으로 확장하여 정보 접근성 및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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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균 SD 중위수 CVR 합의도 수렴도

1 4.52 .770 5.00 0.84 0.80 0.50 

2 4.52 .586 5.00 0.92 0.80 0.50 

3 4.16 .987 4.00 0.52 0.63 0.75 

4 4.72 .542 5.00 0.92 0.90 0.25 

5 4.72 .614 5.00 0.84 1.00 0.00 

6 4.16 .987 4.00 0.60 0.75 0.50 

7 4.28 .737 4.00 0.68 0.75 0.50 

8 4.36 .952 5.00 0.68 0.80 0.50 

9 4.28 .842 4.00 0.68 0.75 0.50 

<표 6> 연령민감성 지표 범주 타당도 전문가 인식

2) 연령민감성 지표 세부항목 전문가 인식 

연령민감성 지표 세부항목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VR, 합의도, 수렴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가진 항

목을 제외한 후 총 42개의 세부항목이 남았다. 이 

중 CVR 0.37 이상(Lawshe, 1975), 합의도 0.75 

이상, 수렴도 0.50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1

개의 항목을 다시 연구팀의 논의를 통해 검토했다. 

범주별 지표 항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인구 및 가족구조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 평

균은 3.88점에서 4.58점으로, CVR 0.31～0.85, 

합의도 0.50～0.80, 수렴도 0.50～1.00으로 나타

났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문항은 ‘인구 구성비’

와 ‘1인 가구’로 구성되었다. ‘가구형태’ 항목은 타

당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부모 동거’는 일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두 항목의 내용을 포괄

하는 ‘가구형태’ 항목은 유지하는 것이 유용할 것

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최종 지표에 포함하였다.

주거환경 및 지역분포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평

균은 3.92점부터 4.62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31 

～0.92, 합의도 0.63～0.80, 수렴도 0.50～0.75으

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여부 및 형태’와 ‘최저주

거기준미달률’은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나, ‘주택소유자의 소유주택 자산가액별 

인구수’는 합의도와 수렴도, 그리고 ‘교통사고 연

령층별 사상자’는 CVR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였다. 그러나 연구진 논의를 거쳐 이들 지표가 연

령별 주거 격차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안전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이들을 최종지표에 포함하였다. 본 범주

는 주거 안정성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관찰

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었으나 연령집단에 따

라 어떤 지역에 주거하고 생활하느냐를 파악하는 

지역 분포에 관련된 지표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최종 지표에는 ‘거주지역 분포’를 추

가하여 지역소멸 위험을 고려한 지역별 거주자 

연령 구성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육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은 4.04점부터 

4.16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44～0.52, 합의도 

0.50～0.63, 수렴도 0.75～1.00으로 나타났다. ‘비

공식 교육 참여율’과 ‘온라인 교육 이용률’은 CVR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은 충

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전통적인 학

교 교육 외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속적

인 학습과 개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나

타내며 특히 다양한 연령대가 온라인이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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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 범주의 방향성과 일치하여 최종 범

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최종 지표에 ‘평균 교육연수’를 추가하였으

며,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범주의 ‘디

지털 역량 수준’을 교육 범주로 조정하였다. ‘디지

털 역량 수준’은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다.

건강 및 보건복지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은 

4.04점부터 4.76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52～

1.00, 합의도 0.70～1.00, 수렴도 0.00～0.75로 나

타났다. 전반적으로 타당도가 높은 항목들로 구성

된 이 지표에는 ‘건강상태’, ‘미충족 의료율’, ‘자살

생각’, ‘활동제약’,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비만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고독사’, ‘업무가 건강

이나 안전에 주는 위협 유무 및 영향정도’가 포함

되어 다양한 연령대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함으로서 특정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체

로 지표들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고독사’

는 수렴도와 합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고독사’가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

여 범주의 ‘사회적 고립’ 지표와 중복된다는 전문

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경제 활동 및 고용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

은 4.08점부터 4.73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54 

～1.00, 합의도 0.69～0.95, 수렴도 0.13～0.63으

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실업률’, ‘일자리 형태’,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조’, ‘연금가입 현황’, ‘경제

상황 안정 정도’ 지표가 포함되었고 모든 영역에

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표는 연령대

별 경제 및 고용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여 각 연령

대의 경제적 안정성, 고용기회, 사회보장 등의 필

요성과 효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자산 및 금융 접근성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은 

4.42점부터 4.88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77～

1.00, 합의도 0.80～1.00, 수렴도 0.00～0.50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빈곤율’, ‘소득’, ‘가구자산’, 

‘평균 부채’가 포함되었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

다. 이러한 지표들은 각 연령대의 경제적 상황과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

령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법적 권리 및 정치적 영역에 대한 전체평균은 

4.15점부터 4.38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46～

0.69, 합의도 0.50～0.80, 수렵도 0.50～1.00로 나

타났다. 총 2개의 문항 중 ‘선거투표율’은 모든 기

준을 만족하였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연령

대’는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각 연령대의 요구가 정치

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각 연령대가 공정하게 대표되고 있는지

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최종 지표에 

포함하였다. 다만 해당 범주의 중요성에 비해 다

른 범주보다 지표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령별 정당 가입률’

과 ‘정부 기관 직급별 연령 분포’의 지표를 추가하

였다.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폭력 범주의 전체평균은 

4.35점부터 4.85점까지 나타났으며, CVR 0.54～

0.92, 합의도 0.75～1.00, 수렴도 0.00～0.63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차별 경험 여부’, ‘범죄 피

해자 연령 및 유형’, ‘아동학대 피해 현황’, ‘노인학

대 현황’, ‘가정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피해 현

황’,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포함되었다. 지표들

은 대체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아동학대 피해 현황’은 수렴도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진은 해당 지표를 통

해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지표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연령대별로 차별 경험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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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특정 연령대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

되고 대우받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 연령대

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과 취약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 중에 최근의 신종 범죄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

표, 보이스 피싱 등 기타 사이버 범죄 등을 포함

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관련 통계

자료가 확보된다면 지표 활용에 반영해볼 만하다.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범주의 전체

평균은 4.08점부터 4.73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46～1.00, 합의도 0.50～0.80, 수렴도 0.50～1.00

으로 나타났다. 지표 중 ‘사회적 고립감’과 ‘여가

활동 참여율’은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와 접촉방

식’,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사회단체 활동 정도’

는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표들은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문화

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와 접근성을 이해하

기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되어 최종 지표에 

추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종교활동 참여’를 반영하

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최종 지표에 포함하였다(<표 7> 참조).

델파이 결과를 고려하여 연령민감성 지표의 최

종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9개의 범주와 46개의 세부문항이 

선정되었다.

범주 세부항목 평균 SD 중위수 CVR 합의도 수렴도

1

인구 구성비 4.58 .643 5.00 0.85 0.80 0.50 

1인 가구 4.58 .758 5.00 0.85 0.80 0.50 

가구형태 3.88 1.033 4.00 0.31 0.50 1.00 

2

주택소유 여부 및 형태 4.62 .571 5.00 0.92 0.80 0.50 

주택소유자의 소유주택자산가액별 인구수 3.92 .812 4.00 0.44 0.63 0.75 

최저주거기준미달률 4.56 .712 5.00 0.92 0.80 0.50 

교통사고 사상자 3.77 .765 4.00 0.31 0.75 0.50 

3

비공식교육 참여율 4.16 .898 4.00 0.52 0.63 0.75 

온라인 교육 이용율 4.04 .978 4.00 0.44 0.50 1.00 

디지털 역량 수준 4.35 .797 5.00 0.62 0.80 0.50 

4

건강상태 4.76 .523 5.00 0.92 1.00 0.00 

미충족 의료율 4.67 .482 5.00 1.00 0.80 0.50 

자살생각 4.20 .866 4.00 0.60 0.75 0.50 

활동제약 4.32 .900 5.00 0.68 0.80 0.50 

건강식생활실천율 추이 4.20 .866 4.00 0.60 0.75 0.50 

비만 유병률 4.36 .810 5.00 0.60 0.80 0.50 

우울장애 유병률 4.48 .714 5.00 0.76 0.80 0.50 

고독사 4.20 1.118 5.00 0.52 0.70 0.75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주는 위협 유무 및 영향정도 4.04 .978 4.00 0.60 0.75 0.50 

5

실업률 4.73 .452 5.00 1.00 0.80 0.50 

일자리 형태 4.73 .533 5.00 0.92 0.95 0.13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조 4.46 .706 5.00 0.77 0.80 0.50 

연금가입 현황 4.42 .809 5.00 0.62 0.80 0.50 

경제 상황 안정 정도 4.42 .809 5.00 0.77 0.80 0.50 

<표 7> 연령민감성 세부 지표 전문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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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세부항목 평균 SD 중위수 CVR 합의도 수렴도

6

빈곤율 4.88 .326 5.00 1.00 1.00 0.00 

소득 4.65 .485 5.00 1.00 0.80 0.50 

평균 가구자산 4.54 .706 5.00 0.77 0.80 0.50 

평균 부채 4.42 .703 5.00 0.77 0.80 0.50 

7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연령대 4.15 .834 4.00 0.46 0.50 1.00 

선거투표율 4.38 .941 5.00 0.69 0.80 0.50 

8

차별 경험 여부 4.85 .464 5.00 0.92 1.00 0.00 

범죄 피해자 연령 및 유형 4.73 .533 5.00 0.92 0.95 0.13 

아동학대 피해 현황 4.42 .945 5.00 0.54 0.75 0.63 

노인학대 현황 4.65 .797 5.00 0.77 1.00 0.00 

가정폭력 피해 현황 4.50 .707 5.00 0.77 0.80 0.50 

성폭력 피해 현황 4.42 .758 5.00 0.69 0.80 0.50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4.35 .892 5.00 0.62 0.80 0.50 

9

사회적 고립감 4.73 .452 5.00 1.00 0.80 0.50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수와 접촉방식 4.08 .977 4.00 0.46 0.50 1.00 

자원봉사활동 참여 4.23 .863 4.50 0.46 0.56 1.00 

사회단체 활동 정도 4.15 .925 4.00 0.46 0.50 1.00 

여가활동 참여율 4.35 .797 5.00 0.62 0.80 0.50 

범주 세부 문항

1. 인구 및 가족구조 

인구 구성비 

1인 가구

가구형태

2. 주거환경 및 지역분포 

주택소유 여부 및 형태 

주택소유자의 소유주택자산가액별 인구수

최저주거기준미달률

교통사고 사상자 

거주지역 분포

3. 교육 

비공식교육 참여율

온라인 교육 이용율

디지털 역량 수준 

평균 교육년수

4. 건강 및 보건복지

건강상태

미충족 의료율

자살생각 

활동제약

건강식생활실천율 추이

비만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주는 위협 유무 및 영향정도 

<표 8> 연령민감성 지표의 최종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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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함의

일상생활 속에서 각 연령층이 경험하는 차이점

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연령집단별로 경험하는 다

양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연령집단의 실질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장기적

인 관점에서 연령에 기반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연령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령민감성에 사회

적 관심이 필요하다. 연령민감성은 단순히 사회 

내에 내제되어 있는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성찰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층이 직면하는 고유한 문

제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의지와 실행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연령민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령

민감성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을 최초로 시도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의 연령민감성 지표는 특정 연령층 내에

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

에서 간과되어 온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를 통

범주 세부 문항

5. 경제활동 및 고용

실업률

일자리 형태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조 

연금가입 현황

경제 상황 안정 정도 

6. 자산 및 금융 접근성

빈곤율 

소득

평균 가구자산

평균 부채 

7. 법적 권리 및 정치적 영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연령대

선거투표율

정당 가입률

정부기관 직급별 연령분포

8.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폭력 

차별 경험 여부 

범죄 피해자 연령 및 유형 

아동학대 피해 현황 

노인학대 현황

가정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피해 현황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9.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사회적 고립감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수와 접촉방식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회단체 활동 정도 

여가활동 참여율 

종교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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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재 우리 사회 및 제도에서 특정 연령층이 경

험하는 불평등 수준을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다

양한 연령집단의 양상을 지표에 포함하지만, 특정 

연령집단의 특정 상황에서 불평등 경험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

고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

지는 않았는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타 지표와 

차별화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 연령

분석,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민감성 지표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9개의 범주에서 총 46개의 

세부문항이 선정되었다. 인구 및 가족구조 범주의 

세부 항목들은 연령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환경 및 지역분포 범주의 세부 항목들은 연

령대별 주거 안정성, 교통 안전, 지역별 선호도 등

을 분석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주거환경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

육 범주의 세부 항목들은 연령대별 교육 접근성

과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

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 및 보건복지 

범주의 세부 항목들은 각 연령대별 건강상태와 

보건복지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연령별 맞춤형 건

강 증진 및 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경제활동 및 고용 범주의 세부 항목들은 연

령에 따른 직업 시장의 동향, 고용 형태의 다양성, 

연금 및 경제적 보장의 접근성의 차이를 드러냈

고, 자산 및 금융 접근성 범주에서는 연령별 금융 

상태와 자산 관리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금융 안

정성과 자산 관리에 대한 연령별 차이와 필요를 

도출했다. 

법적 권리 및 정치적 영역 범주에서는 연령대별

로 정치 참여와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경향을 분

석함으로써 연령별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도의 차

이를 이해하고, 특정 연령집단별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노출과 양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범주에서는 연령대별 사회

적 연결성과 여가 및 문화활동참여도를 분석함으

로써 연령에 따른 사회적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

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각 연령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연령민감성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함의를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범주별 하위 지표 

개발 가능성의 차이의 문제이다. 도출된 다양한 

범주들은 연령 분석을 통해서 각 영역이 연령집

단의 문제 상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주에 따라 지표로 개발

할 수 있는 자료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법적 권리 및 정치 참여’ 범주의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포함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었

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정치 참여 지표를 추

가했으나, 법적 권리의 측면에서 연령집단의 상황

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를 추가로 개발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건강 및 보건복지’ 

범주는 매우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이 범

주와 관련해서 확보 가능한 자료들도 매우 풍부

한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이 범주에 대한 더욱 다

양한 지표들을 제안했다. 이 점은 일상생활 중 건

강 및 보건복지의 측면에서 각 연령집단의 차별

적 상황이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이것을 가늠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이 많이 개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범주별로 부족한 하위 지표 개발을 위해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일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연령 집단의 특수한 지표 개발의 문

제이다. 본 연구에서 연령민감성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젠더민감성지표 개발을 참고했는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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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구분은 비교적 단순하게 나뉘어지지만 이와 

달리 연령별 구분은 여럿으로 연령집단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라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

서 범주별로 전체 연령집단을 아우르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특정 연령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해야만 비로소 

연령민간성의 정의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와 노인 학대 등의 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렇게 특정 연령집단이 구별되

는 상황을 잘 드러내는 지표 개발에 보다 힘을 써

야한다. 동일한 기준을 통해 연령집단별 상황과 

차이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특정 정보를 

포함하는 지표도 포함되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한다.

셋째, 세부 지표의 연령 정보의 문제이다. 본 연

구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지표 자료들에 있어서 

연령집단별로 연령 정보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정보는 모든 세부 지표

를 망라해서 5세 단위 이하로 매우 자세한 연령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0대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의 연령 정보는 그렇지 않다.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60세 또는 65세 이상

으로 일괄되어 버려서 연령대 내에서의 다양성이 

묻혀 버릴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것은 통계 자료 

개발에 있어서 연령민감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실증하며, 보다 명확한 연령민감성지표 활용을 위

해서 근거 자료의 연령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세

분화하는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연령민감성을 고양시키는 것은 각 연령집단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연령 

간의 균형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관점을 강화하여, 

모든 연령층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은 각 연령층이 사회 및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권리, 자원에 대

한 접근과 이용의 평등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

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모든 사람이 존엄성

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평등

한 참여를 보장받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Fredman & Spencer, 2003). 궁극적으

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

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

현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평등과 포

용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는 연령별 2차 통계자료가 있는 지표

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령별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영역은 지표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통계자료가 연령별로 세분

화되어 수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

는 2차 자료를 활용하는 정량적 자료를 다루고 있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불평등 수준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

라의 연령민감성 수준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한

국사회에서 개발되고 제공되고 있는 연령집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자료들을 연령민감성이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연령통

합적인 정책 개발에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지표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함의를 바탕으로 연령민감성지표 실용화를 촉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연령민감성지표가 연령주류화에 대한 지향과 

실질적인 실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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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연령민감

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연

령통합적 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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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ge Sensitivity Indicator

Ju-Hyun Kim, Miri Kim, Soondool Ch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scriminatory situations faced by different age groups and to 

develop an Age Sensitivity Indicator as a means of promoting age mainstreaming. To this e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27 experts from academia, policy, and practice to validate 

the categories and specific components of the age sensitivity indicators. The expert response 

was analyzed through measures such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median, content validity, 

consensus, and convergence. The content validity was assessed using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CVR) formula. The results yielded age sensitivity indicators comprising 9 categories and 

46 specific items, including population and family structure, housing and regional distribution,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asset and financial accessibility, 

legal rights and political fields, violence against specific age groups, and civic,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for developing policies and 

programs reflecting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 thereby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understanding of the diverse social and economic demands based on age. 

Furthermore, it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age-integrated policy 

development by reinterpreting the information about age groups from the perspective of age 

sensitivity.

Keywords: Age Sensitivity, Age Mainstreaming, Del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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