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 20, no. 3, 2014 (11-20) http://dx.doi.org/10.7851/ksrp.2014.20.3.011

vol. 20, no. 3, 2014 11

I. 서  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전국 농촌마을의 어메니티자원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농촌마을 계획 및 정책방향 연구 등에 활용

되고 있다. 농촌어메니티자원정보를 활용하여 경관계획 

수립 및 지역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안한 대부

분의 연구들(Lee, 2007; Park et al., 2008; Oh et al.,2008; 

Youn et al., 2010)은 각 대상지역에 분포하는 자원의 수

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원의 집중도 및 불균형도 추이를 고려하기 어려운 점

이 있다. 

Lee et al.(2013), Park(2011)은 지니계수를 이용해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집중도를 분석한 바 있으나 단순 지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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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을 사용하여 계층화가 가능한 자료를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의 기여도로 분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Dagum(1997)이 개발한 지니계수분해방법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집단 간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

류하여 전체의 불균등도를 지역 내 요인에 의한 효과

(Within-group inequality)와 지역 간 요인에 의한 효과

(Between-group inequality)로 분해하고, 지역 간 요인에 

의한 효과를 재분해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중복에 의해 

파생되는 지역 간 순요인 효과(The net contribution of 

between-group inequality)와 모든 집단의 분포의 중복으로 

발생하는 교차변이요인 효과(Transvariation  component)로 

세분하여 다른 요인별 불균등 측정지수와 비요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Jung and 

Kim(2001), Sung and Kim(2006) 등의 지방재정 또는 도

시개발의 불균등한 분포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지니계수

분해법의 유용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의 불균등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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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농촌 마을 시설의 불균등한 정도

와 지역 간 불균등도 기여도 측정을 위해 지니계수분해

법을 활용하여 농촌 마을 시설물의 불균형 문제가 지역 

내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간 요인에 의하여 파생됨을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의 농촌어메니티자원조사 결과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전수조사가 완료된 전라북도 순

창군의 시설물자원 정보를 활용하였다. 먼저 법정리 단

위로, 읍면 단위로 시설물 자원의 개수를 집계하고 지니

계수분해법을 이용해 불균등 정도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를 통해 시설물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비교, 분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

서는 Dagum(1997)의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한 시설물의 불균형도의 추이

와 패턴을 분석함과 동시에 Dagum의 지니계수 분해방법

을 이용하여 시설물 불균형이 지역 내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간 요인에 의하여 초래됨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지니계수분해방법에 의한 불균형도의 지역 간 요인에 의

한 기여도가 지역 내 요인에 의한 것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읍면지역 시설물의 불균

형의 문제가 시군으로 확장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대

한 요약과 함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지니계수

지니계수(Gini, 1912)란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

는 통계학적 지수(Wikipedia에서 재인용)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소득분배가 보다 더 평등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Park, 2002). 

Ryu(2004)은 한국의 도시근로자 소득 10분위 자료를 가

지고 상대적 지니계수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바 있으

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방재정 또는 도시개발의 불균

등한 분포 측정 및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나 부의 편중

을 분석하는 등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수이다. 

Jung and Kim(2001); Sung(2002); Ji(2012) Park et 

al.,(2013)의 연구 등에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불균등도

를 분석하였고, Sung and Kim(2006); Kang et al.,(2007); 

Lee et al.,(2009); Shin and Shin(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 

간 소득불균등 및 재정 지니계수를 통해 지방재정과 도

시개발, 소득분배 등에 계층화가 가능한 자료를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의 기여도를 분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제시

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Han(2006)은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집중도에 관하여 시간

적 변화와 공간적변화로 분류하여 전체 국립공원의 연도

별 변화에 따른 탐방집중도와 개별 국립공원 탐방객의 

여행출발지 분포변화에 따른 탐방집중도를 분석하였다. 

Kim and Yang(2013)는 공공부문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건설업체의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대형건설업체에의 의존

도가 높음을 지적하고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정책

의 성과를 분석한 바가 있다. 

지니계수를 이용해 농촌어메니티자원의 집중도를 분

석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Lee et al.,(2010)은 농촌어

메니티자원의 자원별, 지역별 집중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활용한 바 있다. 충청북도 농촌어메니

티자원의 지니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각 시군의 읍면별 

자원의 누적 백분비율과 누적 지역읍면수를 횡, 종축으

로 하여 자원의 집중화 정도를 추정하였다. Park(2011)은 

순창군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권역 단위별 농촌

어메니티자원분포에 따른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자원집중

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불균등과 관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체계적으

로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지니계수 분해하여 사용하는 지

니계수분해법이 가장 유용한 분석기법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Ji, 2012), 개별적 분석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Sung and Kim, 2006).

2. 지니계수분해법

지니계수는 계층화가 가능한 자료를 집단 내 또는 집

단 간의 기여도를 분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Sung and Kim, 2006). Dagum(1997)의 지니계수분해방법

을 이용하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집단 간 요인별 

불균등도 측정이 가능하다(Mussard, et. al., 2005; 

Nembua, 2006). Sung and Kim(2006)은 지니계수분해방법

을 이용하여 지방재정수입의 요인별 불균등도 기여도 및 

서울대도시권을 서울, 인천, 경기로 계층화하여 집단간 

불균등도 기여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Kim and Jung(2010)은 도시 가구의 소득원천별 불평등

도를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소득의 원천별로 지니계수

를 분해하여 특정 소득원천의 한계적 변화가 총소득 불

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니계수의 분해과정을 수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니계수를 소

득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단위가 인 어떤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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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 k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수식 (1)

그럴 경우, 집단내의 지니계수는 수식(2)와 같으며, 

집단 간 지니계수는 수식(3)과 같다

 






  




  



   수식 (2)

     



  




  



   수식 (3)

이 때, 수식(3)에서 보여지듯이 두 집단 간의 지니계

수는 두 지역의 평균값( , )에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니계수는 집단 내와 집단 간 지니계

수를 산출할 때, 평균의 개념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개인

적 차이    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엔트로피법칙을 이용한 다른 불균등도 측정지수들과 달

리 대인적 관계(interpersonal relation)를 이용하여 집단 간

의 분포의 상이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수식(2)와 수식(3)을 토대로 하여 의 하위 집

단의 상대적 비중  과 측정지표의 점유비중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수식 (4)

이 때 전체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집

단 내 지니계수와 집단 간 지니계수의 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대상지 중 

하나인 전라북도 순창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순

창군은 495.92 면적의 11개 읍면, 301개 법정리로 구

성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읍면을 대

상으로 농촌어메니티자원조사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조사지역을 살펴보면 2005년에 순창읍과 팔덕면이, 2006

년에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유등면, 인계면, 적성면, 풍

산면이, 2008년에 북흥면과 쌍치면이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 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해 순창

군의 시설물의 불평등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ure 1. Map of Sunchang County in 
Jeonbuk Province, South Korea

2. 시설물 불균등도 측정

본 연구의 대상인 농촌마을 시설물은 농촌어메니티자

원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순창군에는 총 863개의 시

설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본 연구에

서는 시설물자원을 세부분류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고

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일

부 법정리에만 자원이 존재하여 자원개수의 차이가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에 불평등도 추정 값의 의미 해석을 위

해 최소한의 데이터 개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물자

원을 세부 분류하지 않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

로 분류하여 자원분류별로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별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순창군 시설물의 분포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통계치인 최소 최대 차이와 평균, 표준편차, 분산을 계산

하고자 데이터의 최소단위를 법정리 별로 집계된 시설물

개수로 하였다. 그 결과 다음 Table 2와 같이 쌍치면에 

19개 법정리로 지역크기가 가장 크며 유등면이 6개 법정

리로 지역크기가 가장 작다. 또한 시설물 평균은 총합계

를 지역크기로 나눈 값으로 순창읍의 4.13부터 북흥면의 

8.06의 분포가 나타났다.  최소 최대의 차이는 5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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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며 가장 차이가 큰 북흥면

과 인계면의 경우 표준편차와 분산 역시 큰 값으로 계산

됨을 알 수 있다. 

읍면 시설물 분포의 지니계수를 구하기 위해 수식(4)

의 하위집단의 상대적비중 지역크기의 총합계
지역크기  , 측정지

표의 점유비중 순창군 시설물 총 합계
해당 읍면 시설물개수 값을 구하였으며,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크기비중와 지역비중

의 값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IV. 결과 및 고찰

1. 지니계수에 의한 시설물 불균등도

 농촌마을 시설에 대한 로렌츠 곡선을 도식하면 지역

면적과 시설물 개수의 Figure 2와 같다. 이는 시설물 개

수가 낮은 순서로 지역을 재배열하고, 각 지역마다 누적

면적비율과 누적 시설물 개수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면

적에 대한 시설물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날 때 이상적으

로 완전균등분포상태를 이루어 로렌츠 곡선의 모앙이 대

각선으로 표시될 것이며, 반대로 현실의 분포상태는 면

적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의 분포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균등분포상태보다 굴곡이 큰 

곡선형태를 취하여 나타났다. 여기서 면적은 토지이용, 

지오이드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하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차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로렌스곡선

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면적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Kweon and Ryu, 2005). 

Figure 2. Lorenz curve

공공편익시설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농업시설 종교시설 환경관리시설 총합계

구림면 5 39 13 8 2 90

금과면 3 35 11 11 11 100

동계면 7 34 11 3 74

북흥면 4 56 12 15 137

순창읍 4 22 1 33

쌍치면 7 59 19 14 136

유등면 1 17 6 1 43

인계면 4 26 10 2 2 65

적성면 3 24 7 4 2 59

팔덕면 4 37 43

풍산면 3 28 10 9 5 83

총합계 45 377 62 74 7 46 863

Table 1. Sunchang County facilities extracted from Rural Amenity Information System

구분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북흥면 순창읍 쌍치면 유등면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풍산면

 지역크기(개) 14 13 13 17 8 19 6 11 8 10 12
총합계 90 100 74 137 33 136 43 65 59 43 83
평균 6.43 7.69 5.69 8.06 4.13 7.16 7.17 5.91 7.38 4.30 6.92 

최소 최대 차이 14 14 14 20 5 13 10 19 15 6 15
표준편차 3.44 3.79 3.41 5.65 1.83 3.84 3.02 5.09 4.90 1.85 4.44 
분산 11.82 14.37 11.60 31.94 3.36 14.76 9.14 25.90 23.98 3.41 19.74 

크기비중(p, %) 10.69 9.92 9.92 12.98 6.11 14.50 4.58 8.40 6.11 7.63 9.16
지역비중(s, %) 10.43 11.59 8.57 15.87 3.82 15.76 4.98 7.53 6.84 4.98 9.62

Table 2. Facilities statistics in Sunch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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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수
  지역  에대응하는 누적면적비율
  지역 에대응하는 누적시설수비율

수식(6)에 의해 계산되는 지니계수 값은 완전균등

분포상태인 0과 완전불균등분포상태인 1 사이의 값을 갖

게 된다. 지니계수 해석은 분석대상별로 달라질 수 있으

나 통상적으로 0.1 0.2는 상당히 평준화되어있는 상태

이며 0.2-0.3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배분상태, 

0.3-0.4는 약간의 불균등상태이나 경쟁 유발 측면에서 바

람직한 상태, 0.4-0.5는 격차가 심각한 상태이며, 0.5 이

상은 격차가 아주 심각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상태로 구

분한다(Seoul, 2003; Kweon and Rye, 2005). 그리고 

값은 단위지역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지역을 세분화

할수록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Gu and Le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를 순창군에 한정

하고 있으므로 지니계수 산출을 위해 읍면, 법정리, Grid 

단위로 구분하여 공간단위를 사용하였다. 총 11읍면으로 

지역을 세분화하였을 경우 Figure 3의 (a)와 같은 분포를 

보이며 값은 0.2199로 일반적인 배분상태로 볼 수 

있으며, 127개의 법정리로 지역을 더욱 세분화한 결과, 

Figure 3의 (b)로 0.3325로 지니계수가 커지며 약간 불균

등상태임을 나타낸다. 더욱 지역을 세분화하여 순창군을 

1km * 1km의 격자로 구분하여 총 221개의 격자로 구성

하여 시설물 개수에 의한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 Figure 

3.(c)와 같이 0.0033으로 0.1이하로 매우 평준화된 상태이

다. 이는 공간단위를 세분화할수록 지니계수 값이 커지

는 일반적인 상황과 반대되는 결과로 토지이용 등의 인

위적인 제약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한 불균등도

2.1 시설물 불균등도

수식(4)에 의해 순창군 전체의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 

0.2352로 통상적인 불균등 상태이다. 그러나 지니계수 

분해에 의해 집단내의 불균등도가 0.0311인 반면 집단 

간 불균등도 0.2041로 순창군 전체 시설물 분포 불균등

도는 지역 간 격차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창군 11개 읍면의 시설물의 격차는 읍면 내 시설물 

분포에 따른 지역 내 격차와 다른 읍면간의 불균형의 즉 

지역 간의 격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농촌마을 시설물 

분포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수식 (2)와 (3)에 의해 순창군의 11개 읍면의 시

설물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읍면 내 불균등도 계산 결과 중에서는 인계면이 0.3776

으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인계면, 북흥면, 풍산면, 적

성면이 0.3 이상의 값을 보여 불균등상태인 것으로 판단

되며 그 외의 지역은 0.2와 0.3 사이의 값으로 통상의 

Figure 4. Lorenze Curve (a) Eup·Myon, (b)Ri ( c), 1km * 1km Resolution on a spatial unit

수식 (6)



박미정 윤도식 진현승 신민지

농촌계획, 제20권 제3호, 2014년16

일반적인 불균등 상태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집단 간 

불균등도 값은 11개 읍면간의 불균등도가 계산됨으로 총 

55개의 값이며 이들의 평균은 0.3319로 불균등상태인 것

으로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구림면이 다른 집단 간의 불

균등도가 평균 0.2926으로 통상의 일반적인 불균등 상태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북흥면과 순

창읍, 북흥면과 인계면의 경우에는 불균등도가 0.4를 넘

어 격차가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된다. 이들 지역 간의 

격차가 순창군 농촌마을 시설물 분포 불균등도에 기여하

는 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보다 더 

균등한 상태의 시설물 분포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입

지시켜야 하는지를 모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igure 4는 이러한 집단 내 집단 간 불균등도를 그린 

것으로 각 읍면의 중심점(centroid)에 집단 내 불균등도를 

표시하였다. 각 읍면의 집단 간 불균등도 평균값과 표시

한 시설물의 분포의 비교를 통해 인계면, 풍산면, 복흥면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북흥면 순창읍 쌍치면 유등면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풍산면

구림면 0.2222 0.2732 0.2811 0.3358 0.2860 0.2656 0.2609 0.3168 0.3118 0.2716 0.3229 

금과면 0.2732 0.2631 0.3112 0.3312 0.3572 0.2797 0.2563 0.3614 0.3223 0.3432 0.3251 

동계면 0.2811 0.3112 0.3077 0.3748 0.3144 0.3088 0.2981 0.3574 0.3554 0.3056 0.3584 

북흥면 0.3358 0.3312 0.3748 0.3710 0.4086 0.3400 0.3342 0.4058 0.3606 0.3946 0.3735 

순창읍 0.2860 0.3572 0.3144 0.4086 0.2386 0.3399 0.3395 0.3431 0.3723 0.2374 0.3868 

쌍치면 0.2656 0.2797 0.3088 0.3400 0.3399 0.2817 0.2713 0.3526 0.3255 0.3266 0.3300 

유등면 0.2609 0.2563 0.2981 0.3342 0.3395 0.2713 0.2287 0.3488 0.3238 0.3314 0.3176 

인계면 0.3168 0.3614 0.3574 0.4058 0.3431 0.3526 0.3488 0.3776 0.3858 0.3357 0.3963 

적성면 0.3118 0.3223 0.3554 0.3606 0.3723 0.3255 0.3238 0.3858 0.3369 0.3576 0.3557 

팔덕면 0.2716 0.3432 0.3056 0.3946 0.2374 0.3266 0.3314 0.3357 0.3576 0.2302 0.3730 

풍산면 0.3229 0.3251 0.3584 0.3735 0.3868 0.3300 0.3176 0.3963 0.3557 0.3730 0.3544 

집단간
불균등도 

평균 0.2926 0.3161 0.3265 0.3659 0.3385 0.3140 0.3082 0.3604 0.3471 0.3277 0.3539 

표준
편차

0.0268 0.0359 0.0319 0.0302 0.0498 0.0312 0.0343 0.0279 0.0246 0.0466 0.0285 

Table 3. Inter and intra facility inequalities in Sunchang County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쌍치면 복흥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Figure 4. Intra facility inequalities in Sunch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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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단 내 불균등도가 높다는 것이 판단되어 지며, 

Figure 5를 통하여 복흥면과 인계면, 복흥면과 순창읍이 

집단 간 불균등도가 높은 지역이며 순창군 내 읍면은 인

접한 읍면 간에 불균등하게 시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접여부 외에도 읍면 간의 거리가 시설물의 

분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금과면, 적

성면, 유등면의 경우 거리가 먼 지역과의 불균등도가 적

게 나타나고 이외의 지역은 상관성이 높지는 않지만 일

반적인 예상처럼 거리가 멀수록 불균등도가 높아져서 시

설물 조성 역시 인접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다. 

2.2 리모델링 사업 후 시설물 불균등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

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법)을 2013년 6월 제정·공포하고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

북 순창 방축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경북 영주 주치

골마을에서 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 체계에 따라 

슬레이트 제거, 빈집정비,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통

합적으로 정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2013년부

터 2014년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

부, 2014).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한 시범지구인 순창군 

금과면 방축마을의 리모델링 사업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시설물 불균등도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

다. 방축마을 리모델링사업 계획서(순창군, 2012)에 따른 

농산물 가공판매장, 어린이집 등 6개 시설물이 신축에 

의해 순창군 농촌마을 시설물의 불균등상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축리에 6개의 

시설물이 신설됨에 따라 Table 5와 같이 금과면의 시설

물 총합계, 평균, 표준편차, 분산이 변하고 이로 인해 금

과면 전 지역의 비중 값이 달라진다. 지역비중 값의 분

포 변화는 T-test결과 95% 신뢰구간에서는 p value가 

0.9988로 방축리 시설로 인해서는 순창군의 지역비중에

는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니계수에 

의하면 방축리에만 총 6개소의 시설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설물 개수만으로는 863개소가 869개소로 증가함

에 따라 0.695% 증가하였지만 집단 내 불균등도는 시설

물 설치 전 0.2631이 6개의 시설물 설치 후 0.2816으로 

약 7.03% 증가한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Table 6은 집단 간 불균등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리모델링 사업 전 후의 금과면과의 다른 지역 간

의 불균등도와 Jenks natural breaks로 그룹핑 결과와 변

화율로 Figure 6은 변화율을 맵핑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금과면 집단 내 불균등도가 7.03% 오른데 반해 금과면

에 인접한 팔덕면, 순창읍, 풍산면의 경우, 팔덕면과의 

집단 간 불균등도 값은 7.08%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

고, 순창읍의 경우는 그보다 적은 폭인 6.08%의 변화를 

주는 반면 풍산면과의 집단 간 불균등도는 2.18%로 적

은 비율의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동

일한 인접지역이더라도 지역의 원래의 시설물의 분포에 

따라 불균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북흥면, 적성면, 풍산면, 쌍치면의 경우 비교

적 불균등도가 적은 비율로 증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집단 간 불균등도의 

분포 역시 T-test결과 p value가 0.377로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시설물의 개수만을 변수로 불

균등도를 계산하였지만 인구를 고려한 시설물 이용자의 

수, 용도, 횟수 등 이용행태의 변수를 추가하고 지역 간 

인접 여부, 거리 등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니계수

를 계산, 분해할 수 있다면 한 지역의 시설물 변화로 인

한 전체 지역의 서비스 수준 변화, 불평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북흥면 순창읍 쌍치면 유등면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풍산면

지역크기 14 13 13 17 8 19 6 11 8 10 12

시설물 총합계 90 106 74 137 33 136 43 65 59 43 83

시설물 평균 6.43 8.15 5.69 8.06 4.13 7.16 7.17 5.91 7.38 4.30 6.92 

최소 최대 차이 14 14 14 20 5 13 10 19 15 6 15

표준편차 3.44 4.15 3.41 5.65 1.83 3.84 3.02 5.09 4.90 1.85 4.44 

분산 11.82 17.21 11.60 31.94 3.36 14.76 9.14 25.90 23.98 3.41 19.74 

크기비중(p, %) 10.69 9.92 9.92 12.98 6.11 14.50 4.58 8.40 6.11 7.63 9.16

지역비중(s, %) 10.36 12.20 8.52 15.77 3.80 15.65 4.95 7.48 6.79 4.95 9.55

Table 5. Facilities distribution statistics after remodeling Bangchuk village in Geumgwa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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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tra inequalities differences after 
remodeling Bangchuk village in Geumgwa district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의 불균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농촌 마을 시설의 불균등한 정도와 지역 

간 불균등도 기여도 측정을 위해 지니계수분해법을 활용

하여 농촌 마을 시설물의 불균형 문제가 지역 내 요인뿐

만 아니라 지역 간 요인에 의하여 파생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에 걸쳐 전수조사가 완료된 전라북도 순창군 1개 읍, 10

개 면의 농촌어메니티자원조사 결과 시설물자원 863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을 읍면단위로 세분화한 지니계수는 0.2199로 

일반적인 배분상태로 볼 수 있으며, 127개의 법정리로 

지역을 더욱 세분화한 결과, 0.3325로 약간 불균등한 상

태로 결과 값이 나타났다. 이는 행정단위로 자료의 계층

화가 가능한 시설물의 집중도, 불균등도 분석을 위해 지

니계수분해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지

니계수 분해 결과, 집단 내의 불균등도가 0.0311인 반면 

집단 간 불균등도 0.2041로 순창군 전체 시설물 분포 불

균등도는 지역 간 격차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읍면 내 불균등도 계산 결과 중에서는 인계면이 

0.3776으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적성면(0.3369), 풍산

면(0.3544), 북흥면(0.3748), 인계면(0.3776)이 각각 0.3 이

상의 값을 보여 불균등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지역은 0.2와 0.3 사이의 값으로 통상의 일반적인 불균

등 상태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11개 읍면 간 불균등도 

값은 평균은 0.3319로 불균등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북흥면과 인계면이0.4058, 북흥면과 순창읍이 

0.4086로 불균등도가 0.4를 넘어 격차가 심각한 지역으

로 파악된다. 이처럼 지니계수분해법은 지역 간의 균형

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지를 객관

적으로 보여주고 모의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시

설물 분포 불균등도와 지역 간 격차의 영향에 대한 적용

으로 금과면 방축리 리모델링 사업 결과에 의한 변화를 

모의해 본 결과, 방축리에 6개의 시설물이 신설됨에 따

라 순창군 시설물 863개소가 869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0.695% 증가하였지만 집단 내 불균등도의 변화를 보면 

0.2631이던 집단 내 불균등도가 0.2816으로 약 7.03% 증

가하고 인접한 지역인 팔덕면, 순창읍, 풍산면의 경우 팔

덕면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집단 간 불균등도 값이 

7.08%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순창읍은 그 보다 

적은 폭인 6.76%의 변화를 주는 반면 풍산면과의 불균

등도는 2.18%로 적은 비율의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 개발 사업의 개발의 범위에 따라 

지역 간의 격차를 객관화된 수치를 적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해 인접지역의 시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 간 불균등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모의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개발 재정의 분배 및 

지역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

의 시설물외에도 인구구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면 더욱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구림면 동계면 북흥면 순창읍 쌍치면 유등면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풍산면

전
value 0.2732 0.3112 0.3312 0.3572 0.2797 0.2563 0.3614 0.3223 0.3432 0.3251

group* 1 2 3 4 1 1 4 3 4 3

후
value 0.2916 0.3291 0.3358 0.3814 0.2909 0.2703 0.3764 0.3288 0.3675 0.3322 

group* 2 3 3 5 2 1 5 3 4 3

변화율 6.75% 5.74% 1.37% 6.76% 3.99% 5.46% 4.16% 2.01% 7.08% 2.18%

* classification by Jenks natural breaks1) ( group 1: 10.2374~0.2860, 2: 0.2861~0.3176, 3: 0.3177~0.3432, 4: 0.3433~0.3748, 5: 0.3749~0.4086)

Table 6. Intra-inequalities value and group changes before and after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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