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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

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정

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09년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구축한 이

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통계정보 및 데이터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공, 민간 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생산·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정

보 및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개

방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지속적인 개선 사

업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데이터포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2024년 보건복지

데이터포털 운영 사항과 관련해 세 가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

저, 이용자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 및 조사자료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4

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개편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향후 과제를 제안

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혜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조용찬 연구원, 이기호 부

연구위원이 원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외부 연구진으로 대전세종연구

원 김민석 박사,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정소희 박사 과정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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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원내 오미애 연구위원, 원

외 한국노동연구원 이지은 팀장, 그리고 익명의 검독위원들에게도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

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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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데이터 경제1)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

다.

최근 5년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요약표 1>과 

같다. 여기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

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

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2)은 2019년 

33,600건에서 2023년 87,682건으로 2.6배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

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데이터의 활용3)도 2019년 13,141,413건

에서 2023년 61,169,928건으로 4.7배 증가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활

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데이터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로 작용하고 새로
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시대의 경제를 의미함.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1945&sel_year=2019&sel_
month=03. 2024.9.16. 인출).

2) 개방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4, 
2024.9.16. 인출)

3) 활용은 이용자가 공공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를 파일로 내려받거나, 오픈 API 활용 신청을 
통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4, 
2024.9.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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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플랫폼 개선을 중심으로

〈요약표 1〉 2019~2023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단위: 건(누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데이터 개방 33,600 55,139 67,441 77,272 87,682

공공데이터 활용 13,141,413 20,848,555 33,340,436 46,973,059 61,169,928

   주: 개방 및 활용 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하는 파일데이터와 오픈API 건수 및 활용 현황
을 더한 값임.

출처: 통계청(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
2844)에서 2024.9.27. 인출함.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09년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구축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공, 민간 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이 점점 더 중

요해짐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생산·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활

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공공, 민간 부문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정부의 공공데이터의 개방·공

유·활용 강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복지 분야

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데이

터포털의 지속적인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

하는 보건복지 통계정보 및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용자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사용하는 데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방향

으로 플랫폼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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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내용

제2장은 국내 데이터포털에 대한 사례 분석으로, 국내 데이터포털 중 

‘ICT 통계포털’과 ‘한국의 사회지표’, 그리고 ‘ECOS’를 중심으로 이들 

포털의 특장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ICT 통계포털은 ICT 통계와 관련된 최신 현황 

및 ICT/신산업 동향 및 국내외 정책 이슈 등의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메뉴와 서비스 중 통계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서

비스는 ‘이슈 포커스’이다. 이슈 포커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행

하는 ‘ICT 통계분석’과 ‘ICT 이슈리포트’의 통계자료와 분석 내용을 재

구성하여 최신 ICT 이슈 현안들을 간결한 ‘원 페이지’ 형식으로 포털 사

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보건복지포럼’의 통

계자료와 분석을 활용·재구성하여 원 페이지 형식으로 제공한다면, 보건

복지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

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본 통계청 ‘지표누리’의 6종 지표 중 하나인 ‘한국의 사

회지표’는 통계시각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270개에 달하는 지표들에 이

용자가 흥미를 잃지 않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계자료

를 시각화하려는 노력을 데이터포털의 메인 페이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데이터포털도 ‘주요통계지표’의 메인 페이지

에서 통계시각화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이용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관련 데이터포털 중 편의성이 높은 포털로 꼽히는 ECOS는 한국

은행이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계 전용 홈페이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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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통계 포털인 만큼 여러 가지 유용한 

메뉴와 서비스가 있으나, 이 중에서 통계공표일정의 제공과 체계적인 통

계정보의 정리가 주목할 만한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ECOS는 연간 및 월

간 통계공표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시함으로써 데이터포털 이용

자들에게 적기에 자료를 제공하여 데이터포털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또

한 주요 경제통계해설을 위한 13권의 단행본은 다년간의 개정을 거치면

서 경제 관련 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보건복

지데이터포털도 데이터 공표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원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한해 우선적으로 통계공표일정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주제

별 통계를 해설하는 책자를 제작·보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은 보건복지 통계의 이해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이용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최근 이용한 통계표 2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4)의 ‘내가본통계표’ 기능과 미디어통계포

털5)에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분석으로 제공되는 ‘뉴스속ICT통계’ 등

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 및 서비스로 추천하고

자 한다. 이상의 국내 데이터포털 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요

약표 2>에 정리하였다.

4)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4.5.7. 인출)
5) 미디어통계포털(https://stat.kisdi.re.kr/main.html에서 2024.5.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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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2〉 국내 데이터포털 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사례 조사
특장점 메뉴 
및 서비스

시사점 적용 방안

ICT 통계포털
이슈 

포커스

· 보건복지 분야의 최신 이슈 현안
에 대한 통계자료 및 분석 내용을 
원 페이지 형식으로 사용자에 제
공

· 보건복지포럼의 
통계자료와 
분석 활용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 보건복지 주요 지표들에 대한 통

계시각화 고도화
· 주요 통계지표의 

메인 화면 개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정보, 
통계연구
/간행물

· 보건복지 통계 중 공표일정을 확
인할 수 있고, 원내에서 생산되는 
통계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리

· 보건복지 주제별 통계해설책자 제
작 및 보급

· 통계공표일정 
메뉴 신설

· 주요 보건복지 
통계해설책자 
메뉴 신설

기
타

국가통계포털
내가본
통계표

- · 메뉴 신설

미디어통계포털
뉴스속

ICT통계

제3장 해외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의 구조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 메뉴 구성과 관련하여 보면, 설문조사 자료 중심의 데이터포

털인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주요 메뉴로 배치한다. 반면에, 행정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포괄하는 데이터포털은 온라인 분석 도구를 주요 메뉴로 

사용한다. 예컨대, NACJD와 SAMHDA는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를 가장 첫 번째 메뉴로 배치하고 실시간 온라인 분석 도구를 각각 데이

터 검색 결과 화면 내부 또는 두 번째 메뉴로 배치하였다. 반면, MDP는 

실시간 온라인 분석 도구인 Data(Interactive Dashboard)를 웹사이트

의 가장 첫 번째 메뉴로 배치하고 주요 데이터 목록은 두 번째 메뉴인 

Overviews 내의 하위 메뉴인 Thematic data overviews의 개별 테마

에서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검색 방식은 데이터포털이 다루는 데이터의 특성과 양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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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나타났다. 형사사법 관련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생산된 조사자

료를 공개하는 NACJD의 경우 Sponsor, National Statistics, 

Criminal Justice Processing, Data Format, Access, Types of 

Data, Special Topics의 7개 검색 필터를 사용했다. 반면에, 해당 데이

터포털의 운영기관이 직접 생산한 12개 데이터만을 공개하는 SAMHDA

는 별도의 데이터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조사자료의 이름을 데이터 

공개 메뉴의 이름으로 활용했다. 여기에서 분석한 데이터포털 중 가장 방

대한 종류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MDP는 이주 관련 주제를 38개 테

마로 분류하고, 각 테마 관련 데이터를 개별 테마 화면 내에서 목록의 형

식으로 제공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포털 운영기관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생산한 이주 관련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고 연

결하는 MDP의 데이터 공개 방식은 ‘이주’와 관련된 데이터를 집대성하

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이 포털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나아가, MDP는 Frameworks(SDGs and GCM) 메뉴에서 데이터와 인

포그래픽 등 MDP의 주요 콘텐츠를 유엔 회원국이 합의한 이주 글로벌 

콤팩트의 목표별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포털이 종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포털 운영기관의 본 웹사이트와 데이터포털 웹사이트 간의 연결

성을 높이거나 데이터포털의 기본 데이터 베이스를 포털의 중심으로 사

용함으로써 포털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SAMHDA에서는 Quick Statistics 메뉴 등 일부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포털의 운영기관인 SAMHSA 홈페이지의 메뉴로 이동했다. MDP의 경우

에는 다른 메뉴에서도 데이터 관련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포털의 기본 데

이터베이스이자 가장 첫 번째 메뉴인 Data(Interactive dash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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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로 화면이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의 내용적 측면의 시사점은 정

보 제공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3개 해외 데이터포털은 모

두 웹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포털은 

이러한 분석 도구와 더불어 지도와 도표 등의 형식을 활용해 통계시각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3개 포털 이외에도 미국 법무부 산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https://bjs.ojp.gov/data/data-analysis-tools) 등 

다른 해외 주요 국가기관의 데이터포털도 이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온라

인 분석 기능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이 기능을 

도입하면 포털을 더욱 이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4장의 제1절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이용 현황을 분

석하였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자는 2023년 2,353,118건에서 

2024년에는 13,250,006건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일 평균 

방문자 수도 2023년에 비해 약 5.8배 증가하였다. 사용자의 평균 방문 

시간은 2021년 1시간 23분에서 2024년 50분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에 비해 2024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의 페이지 열람 수는 2021년 22,222,070페이지였으나 2022년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24년 97,788,892페이지로 크게 증가하였

다. 국내외 방문자를 분석해 보면 미국, 중국, 싱가포르, 사이프러스 등의 

국외 방문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가상 사설망을 이용한 접속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이프러스의 가상 사설망 서버를 통한 접속이 

증가하여 사이프러스에서의 방문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P 

주소를 통한 국내외 방문 수 로그 분석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는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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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 목적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제2절에서는 마

이크로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이

용자의 소속은 학교가 7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기관 및 공공

기관이 14.4%이고, 기타가 4.9%이고, 민간기업이 2.5%로 나타났다. 마

이크로데이터 제공 건수는 2020년 911건에서 2023년 2,140건으로 증

가했으나, 2024년 2,027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2024년 마이크로데이

터 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가 36.17%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

다. 다음으로 장애인실태조사 11.7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

태조사 6.78%,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6.49%, 가족과 출산 조사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수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었으며 총 

72종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었다.

제3절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목

적 및 빈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이용 평가 및 개선 사

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3%가 여성이었으며, 

30대가 47.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86.6%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민간기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

음으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 정부,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학생 순

이었다. 방문의 주된 목적은 보건복지 연구 및 조사 동향에 대한 정보 획

득(35.9%)과 관심 분야의 통계 및 데이터 확인(34.3%)이었다. 그다음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11.8%)과 소셜데이터 통계 획득(11%)이 차지하였

다. 방문 빈도는 한 달에 1회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개

월에 1회 이상이 26%이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중에서 보건복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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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다음은 통계시각화(23.2%)가 차지

하였다. 정보마당(17.8%)과 마이크로데이터(16.3%)의 사용은 비슷하였

고, Data Bank(14.4%)가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통계’의 경우 응답자의 68.2%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0.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는 메뉴 중에서 이용 경험이 가

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사용

한 하위 메뉴는 ‘보건복지통계’, ‘주요통계지표’와 ‘국내통계’였다. 이에 

반해 ‘해외통계’와 ‘해외메타데이터’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통계시각화’의 경우 응답자의 67.1%가 이용한 경험이 있어서 ‘보건복

지통계’와 더불어 이용 경험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하위 메뉴 개편 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위 메뉴별로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들은 ‘카드

뉴스’와 ‘보건복지뉴스분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서비스 만족도

도 81.1%와 79.1%로 높게 나타났다. ‘인포그래픽’의 서비스 만족도는 

82.2%였고, ‘워드클라우드생성’은 70.7%였다.

‘정보마당’의 경우 응답자의 60.8%가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76.1%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 응답자의 43.2%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78.7%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메뉴 중에서 ‘자료활

용’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Data Bank’의 경우 응답자의 43.1%가 이용 경험이 있으며, 78.7%

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메뉴 중에서 ‘주제별 자료 

현황’과 ‘데이터 유형별’이 많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평가를 위해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11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문항별 평균 만족도 점수는 

3.8~4.1점으로 유사하였고 대부분 3.9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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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신뢰성’이 4.1점으로 가장 높

았으나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시의성’,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주제 다양

성’과 ‘검색 결과의 정확성’은 3.8점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만족도 비율을 보면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신뢰성’이 77.3%로 가장 높

았다. 다음으로 ‘메뉴 레이블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71.2%가 이해하기 

쉽다고 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69.9%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공하

는 통계정보의 시의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5.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 통계 업데이트 시기의 적절성

을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 문항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5% 이하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나, ‘제공하

는 통계정보의 적절성’과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탐색 용이성’에서 그렇지 

않다가 4.5%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현재 제공되는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이용자의 의견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시 제공하는 통

계에 대한 업데이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자료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 보건복지 관련 통계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보건

복지데이터포털 메뉴 구성 및 이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요약 11

3. 결론 및 향후 과제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편은 메뉴 구성을 재정비하는 데 중

점을 두었으며, 이외에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

하였다(<요약표 3> 참조). 

〈요약표 3〉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사항 요약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

용자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

다.

구분 내용

1.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메뉴 구성 재정비

⦁(기존) 5개 대메뉴 및 2~5개 하위 메뉴 
  → (변경) 5개 대메뉴 및 1~4개 하위 메뉴

2. 조사자료 및 메타데이터 
구축

⦁총 33종 조사자료 구축 및 공개
⦁총 131종 조사자료의 메타정보의 주제별 자료 현황 업데이트

3. 주제별 통계 개편 ⦁OECD Health Statistics 개편

4. 통계시각화 업데이트 및 
개편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추가 제공
⦁키워드 트렌드(舊 보건복지뉴스분석) 업데이트
⦁뉴스 포커스 신규 개발

5. 기능 개선 사항 등 기타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현황 도식화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목록에서 보고서 제공  표시 추가 
⦁해당 연구 과제의 조사자료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기능 개선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목록에서 보고서 바로가기 기능 추가
⦁테마통계의 보건복지통계에서 내가 본 통계표 기능 추가
⦁조사자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정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페이지 구축(사전 구축으로 추후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보완
⦁분기별 웹사이트 정책 정보에 대한 확인·점검 이행 결과 등록
⦁공공데이터 등록 정비 결과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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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계시각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발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중에서 통계시각화가 23.2%의 이용률을 차지하여 보건복지통계

(28.3%) 다음으로 이용 경험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통계시각화의 하

위 메뉴에서 카드뉴스와 보건복지뉴스분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서비스 만족도도 81.1%와 79.1%로 높게 나타났다. 2024년도 카드뉴스

와 인포그래픽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살펴보았으나,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을 작성한 연구 과제

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 그래서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에 대한 콘텐츠를 

8건 제공하였다. 이 중에는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직접 인포그래픽

을 작성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직접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을 작

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 과제 선정, 작성할 주제 선정 등 여러 가지 고

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 Issue&focus를 활용해 볼 수 있

는데, 이를 위해 연구, 홍보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분기별로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에 대해 인포

그래픽을 제작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KIHASA 주제 분류체계에 따른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뉴스 포커

스 서비스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키워드 트렌드(舊 보건복지뉴스분석) 

서비스와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의 뉴스 기사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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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정보 발굴  

보건복지통계의 경우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

답자의 68.2%가 이용 경험이 있으며, 80.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

답하였다. 이는 메뉴 중에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서비

스의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서 다

양한 통계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지역사회

보장지표에 대한 고도화 및 활용 방안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여 통계정보를 신규로 구축해 볼 수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와 유사한 형태로 ‘지역사회보장지표’ 페이지를 신설하

여 통계표와 통계시각화를 활용한 결과물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

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특정 주제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OECD Health Statistics와 지역사회보장지표와 같이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내에 페이지를 신설하여 제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부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기능 개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11

개의 조사 문항의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런

데 ‘처음 입력한 키워드로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어 낸다’는 다른 조

사 문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검색 결과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검색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은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기반으로 하여 검색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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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전용 검색엔진도 있으나 이 엔진을 사용하려면 비용이 비

싼 편이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용 검색엔진의 도입 

여부와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메타데이터, 포털 메뉴 구성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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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데이터 경제1) 시대 도래에 따라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

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계부처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목적은 국민 일상의 편의를 제고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

는데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주요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기업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정

밀지도 데이터 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중개 플

랫폼을 구축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명데이터 활용 연구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재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가명데이터

를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개방·반출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 정보2)를 제공하여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4년 2월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

1)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데이터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로 작용하고 새로
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시대의 경제를 의미함.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1945&sel_year=2019&sel_
month=03. 2024.9.16. 인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검진 정보, 진료내용 조회 정보, 영유아 건강
검진 정보, 암 건강검진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투약이력 조회 정보, (질병관리청) 국
가예방접종 이력 정보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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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3)을 수립하였다(행정

안전부, 2024a). 기본계획으로 3개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첫 번째는 데

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 한 곳에 모아 공유하여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 맞춤형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데이터 공유·분석·활용을 일

상화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에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2025년 6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행

정안전부, 2024b).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은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통합하여 범정부 공유데이터를 종합

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그리고 대국민 개방, 기관 간 공유 등의 목적에 따

라 별로도 생성·관리하던 데이터 제공 업무를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포털,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데이터가 필요한 다양한 공공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때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안 및 보호 솔루션을 적용하고,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전년 대

비 14.5% 성장한 22조 8,986억 원으로 나타났다(권호열 외, 2023). 그

리고 2018년부터 2022년(잠정치)까지의 5개년 연평균 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은 12.6%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4)되었다([그림 1-1] 참조).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
본계획(2021~2023)」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함.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
BSMSTR_000000000008&nttId=107026#none p. 2, 2024.9.16. 인출)

4)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은 ‘2022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보고서를 요약하여 작성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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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8~2022년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출처: 2023 데이터산업 백서, 권호열 외, 2023, p.77.

최근 5년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

다. 여기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

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

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5)은 2019년 

33,600건에서 2023년 87,682건으로 2.6배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

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데이터의 활용6)도 2019년 13,141,413건

에서 2023년 61,169,928건으로 4.7배 증가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활

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개방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4, 
2024.9.16. 인출)

6) 활용은 이용자가 공공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를 파일로 내려받거나, 오픈API 활용신청을 
통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4, 
2024.9.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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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9~2023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단위: 건(누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데이터 개방 33,600 55,139 67,441 77,272 87,682

공공데이터 활용 13,141,413 20,848,555 33,340,436 46,973,059 61,169,928

   주: 개방 및 활용 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하는 파일데이터와 오픈API 건수 및 활용 현황
을 더한 값임.

출처: 통계청(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
2844)에서 2024.9.27. 인출함.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09년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 분야 관련 통계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

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근거 기반 데이터 행정 정책 지원뿐

만 아니라 학술·연구목적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

된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이기호 외, 2023).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높이고, 동시에 정부의 데이터 기반 행

정 활성화 등 관련 공공데이터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보건

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공, 민간 

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이 한층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도 생산·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공공, 민간 부문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공유·활용 강화 정책에

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복지 분야의 통계정보 및 데이

터에 대한 개방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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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

하는 보건복지 통계정보 및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다. 두 번째는 이용자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사용하는 데 직관적이

고 친화적인 방향으로 플랫폼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통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

하는 것에 관한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이며, 연차별 

연구 추진 내용은 <표 1-2>와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에 보

건복지통계DB를 구축하고자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에는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

였고 보건복지통계포털 구축을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는 보건복지데이

터포털을 오픈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2024년 현재까지 14년간 운

영 중이다(이기호 외, 2023. p.14). 이때 원 내외 환경, 정보통신 기술 등

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용자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뿐만 아니라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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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차별 연구 추진 내용

연도 추진 내용

2023

- 보건복지 관련 통계정보/데이터 추가 구축 및 개방 확대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및 보건복지뉴스분석 서비스 개발
- 데이터시각화서비스 고도화(카드뉴스 도입 및 모션차트 서비스 확대)
- 보급통계DB관리시스템 도입 및 활용

2022

- 보건복지 관련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및 개방 확대
- 보건복지 분야 주요 지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데이터시각화서비스 고도화(모션차트 기술 도입)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포털 기능 개선

2021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전면 개편
- Data Bank 및 연구DB 콘텐츠 통합 개편
- 보건복지통계 콘텐츠 개편
- 회원가입제 폐지

2020

- 소셜통계 제공 주기 단축 및 소셜데이터 공개
- 해외 마이크로데이터 및 매크로데이터 수집 국가 확대(호주 추가)
- 데이터포털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비표준기술 제거 및 전면 개편
- 국제기구 통계 분류체계 개편 및 메타데이터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 전환

2019
- 소셜데이터 수집을 통한 소셜통계 생산 및 시각화
- 통계시각화 다중 분류 관리 및 다차원 통계표 지원
- 공간정보통계 주제/통계표 영역 개선

2018

- 소셜데이터 수집을 통한 소셜데이터 시각화 및 통계 생산
- 해외 마이크로데이터 및 매크로데이터 수집 확대
- 통계시각화 다중 분류 관리 및 다차원 통계표 지원
- 공간정보통계 주제/통계표 영역 개선

2017

- 웹트렌즈(로그분석 툴)를 활용한 방문자 사용 경로 분석 기반 구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메인 화면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마이크로데이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공 방식 개편

2016

- 추천 시스템 구축: ‘인기 자료’, ‘동일 저자의 다른 자료’, ‘이 자료와 같이 본 자
료’ 등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위탁 데이터 부문(Deposit data section) 개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활용된 
데이터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체계

- 보건복지통계에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서비
스 확대

2015

- 연구원 생산 보고서 및 데이터(마이크로·매크로)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 생애주기별, 정책 영역별, 소관 부처별 사회보장 대표 및 연관지표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국제기구 통계 메뉴의 지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웹사이트 서비스 환경 고도화
-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출처: “2023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기호, 이혜정, 조용찬, 신정우, 이연희,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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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할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데이터포털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포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포털의 주요 메뉴와 서비스 등

의 구조적인 측면, 통계시각화 콘텐츠 등의 정보 제공 측면을 분석하여 

추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 적용 가능한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

서는 국내 포털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ICT 통계포털,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는 국외 포털인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Data Archive, Migration 

Data Portal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운영 사항과 관련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용자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 및 마이

크로데이터(조사자료)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

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 앞선 장들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 검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다양하게 활

용한다. 각 장에서 사용한 자료를 보면 제4장의 제2절에서는 이용자 만족

도 설문조사 데이터이고, 데이터 분석 시 통계패키지는 SAS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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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ICT 통계포털(ITSTAT)

  1. 개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ICT 통계포털’은 ICT 통계와 관련된 최신 현황 

및 ICT/신산업 동향, 국내외 정책이슈 등의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itstat.go.kr/itstat/main.html). 또한 주요 ICT 통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포그래픽과 ICT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신청하거

나 내려받기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2주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산업·직

종별 온라인 노동지수(Online Labour Index, OLI)도 제공하고 있다. 

ICT 통계포털은 통계서비스, 테마통계, 정보, 알림, 소개 5개의 대메뉴

와 그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메뉴의 구성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ICT 통계포털 메뉴 구성도 

통계서비스 테마통계 정보 알림 소개

 주제별  최신통계  웹진  공지사항
 ITSTAT
   이용안내

 출처별  인기통계  통계자료실  이벤트
 ICT산업
   분류체계

 주요지표  통계알리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포그래픽  ICT통계분석  저작권정책

 온라인
   노동지수

 마이크로데
이터

 이슈포커스

제2장 국내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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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를 통해 ICT 통계포털 메인 페이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

앙의 넓은 공간에 주요 ICT 통계자료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제시하여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의 왼쪽에는 연도 및 분기

별로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 지표들을 나열하여 클릭 시 해당 통계서비스

로 연결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포그래픽 위쪽으로는 중요한 알림 

사항을 보여주는 알림창이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ICT 분야 및 거시경제 

분야 등의 시계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제별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노동지수, 이슈포커스의 바로가기 또한 

제공되고 있다. 

〔그림 2-2〕 ICT 통계포털 메뉴 화면

출처: “메인페이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d., ICT통계포털(ITSTAT), 2024.11.5. 인출
https://www.itstat.go.kr/itstat/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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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목할 만한 메뉴 및 서비스 

가. 이슈 포커스

‘이슈 포커스는’ 대메뉴 ‘테마통계’의 하위 메뉴로 ICT 이슈 현안을 살

펴보고, 심층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통계분석 및 고도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ICT 통계분석’과 연 2회 발행하는 ‘ICT 이슈리

포트’를 바탕으로 최신 ICT 이슈 주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원 

페이지 형식으로 분기에 1회, 연 4회 제공하고 있다. 

〔그림 2-3〕 ICT 통계포털 테마통계-이슈 포커스 화면

출처: “이슈포커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d., ICT통계포털(ITSTAT), 2024.5.7. 인출, 
https://www.itstat.go.kr/itstat/kor/board/BoardList.html?board_class=BOAR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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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노동지수

온라인 노동지수(Online Labour Index, OLI)는 대메뉴 ‘테마통계’의 

하위 메뉴로 온라인상의 구인구직 정보를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노동 통

계를 제공하기 위해 주별로 작성되며 2주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전산업’의 경우 2020년 4월 12일 공고 수를 100으로 환산하여 지수 

형식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019년 9월 15일 공고 수, ‘직

종별’로는 2020년 4월 15일 공고 수를 각각 100으로 환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산업, 산업별, 직종별 모두 2023년 9월 14일 이후 채용공고 사이

트가 개편됨에 따라 지수를 재산출하여 이전 자료와 비교할 때는 유의하

여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수의 변화를 [그림 2-4]와 같이 그래프로 작성하

여 제공하고 있다. 산업별은 ICT서비스업과 비ICT서비스업, ICT제조업

과 비ICT제조업 4개 산업 노동지수의 변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는 IT, 전기전자생산, 보건의료, 그 외 서비스, 그 외 생산제조 5개 직종

의 노동지수 변화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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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ICT 통계포털 테마통계-온라인 노동지수 중 전산업 지수의 변화 그래프

출처: “온라인 노동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d., ICT통계포털(ITSTAT), 2024.5.7. 검색, 
https://www.itstat.go.kr/itstat/kor/labor/Labor.html

  3. 포털 개선을 위한 시사점

가. 보건복지포럼 활용을 위한 ‘이슈 포커스’ 벤치마킹

ICT 통계포털의 ‘이슈 포커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ICT 통계분석’과 ‘ICT 이슈리포트’의 최신 ICT 이슈 현안들의 자료와 

분석들을 재구성해서 원 페이지 형식으로 매분기 발행하고 있다. [그림 

2-5]에 있는 이슈 포커스의 내용 화면을 살펴보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제목을 제시하고, 이 주제에 대한 통계자료와 분석 내용을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원 페이지 형식으로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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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ICT 통계포털 테마통계-이슈 포커스의 화면

출처: “이슈 포커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d., ICT통계포털(ITSTAT), 2024.5.7. 검색, 
https://www.itstat.go.kr/itstat/kor/board/BoardDeta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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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

는 분석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매달 ‘보건복지포럼’을 발

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 및 핵심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

책 제언을 담은 ‘보건복지 Issue&Focus’도 함께 발행하고 있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n.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들 발행물은 대개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제시되고 있어 특정 이슈

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적합하다. 한편, 이용자들은 최

신 이슈나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나 통계자료들을 활

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ICT 

통계포털의 이슈 포커스와 같이 원 페이지 형식으로 하여 핵심 내용을 보

여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포럼’과 ‘보건복지 

Issue&Focus’의 최신 보건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통계자료 및 분석 결

과를 활용한다면 빠른 기간 내 도입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제2절 한국의 사회지표

  1. 개요

한국의 사회지표는 여러 지표를 주제별로 모아 이용자가 한 곳에서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지표누리’의 

6종 지표 중 하나로, 변화하는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 

통계를 재분류 및 가공하여 작성한 지표이다(통계청, n.d.).

한국의 사회지표 소개(통계청, n.d.) 메뉴에서는 사회지표의 배경과 목

적, 그리고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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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사회운동과 함께 등장하면서 사회변동

과 삶의 질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

상을 종합적·집약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역할과 더불어 각종 정책 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

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회지표의 기능은 첫째, 국

민 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 측정, 둘째,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셋째, 사

회 변화의 예측, 넷째,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측정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소개, 지표목록, 알림마당, 참여마당 4개의 대메

뉴와 그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대메뉴별 하위 메뉴의 구성은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한국의 사회지표 메뉴 구성도 

소개 지표목록 알림마당 참여마당

∙ 한국의 사회지표 
소개

∙ 한국의 사회지표 ∙ 공지사항 ∙ 묻고 답하기

∙ 이용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정보자료실

2024년 5월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 메인 페이지는 [그림 2-7]과 같다. 

상단의 메뉴에는 국가지표체계의 주요 콘텐츠를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아래 좌측에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제공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포털의 정체성을 도시하였으며, 우측에는 인포그

래픽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의 아래에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검색창이 위치해 있다. 그 아래의 좌측에는 전체 지표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영역명을 클릭하면 선택 영역별 지표 목록

을 조회할 수 있다. 우측에는 선택한 영역의 지표 목록이 조회되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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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형과 리스트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마지막 하단에는 개인정보처리방

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용약관, 저작권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아이

콘이 위치해 있다.

〔그림 2-7〕 한국의 사회지표 메뉴 화면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n.d., 지표누리, 2024.5.7.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SocialIndicator.do?cdNo=210&lr
geClasCd=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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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목할 만한 메뉴 및 서비스 

가.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지표’는 대메뉴 ‘지표목록’의 하위 메뉴에 위치해 있으나, 

이 포털에서 제공하는 중심 서비스여서 포털의 메인 페이지에서부터 제

공되고 있다. 4개 부문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 영역은 객

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뉘어져 있다. 자세한 프레임워크 영역은 

<표 2-1>과 같다. 

〈표 2-1〉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제공되는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영역

부문 거시 수준
관심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개인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심 영역별 
태도 및 가치

주관적 웰빙

사회 문화와 제도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가족·가구, 여가 인구

경제 경제구조 소득·소비·자산, 주거

환경 자연자원 생활환경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소개”, 통계청, n.d., 지표누리, 2024.5.7.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tro/SocialIntro.do?cdNo=110&lrgeClasCd=017

사회지표의 영역별 내용은 <표 2-2>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영역에 속하는 각 주요 지표목록은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0개

에 달하는 지표들은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사회변화 예측 및 사회정책

의 성과 측정을 위해 투입 과정 성과 지표를 모두 다루고 있어 포괄적 지

표로서 가치 지향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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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제공되는 영역별 내용 구성

영역 내용 구성

인구 사회의 기본적 요소로서 인구의 규모, 구성 및 변동 정도

가구·가족 가족을 통해 서로 부조하고 양육하는 정도

건강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정도

교육·훈련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인의 잠재 역량의 실현 정도

노동
경제적 보상이 충분한지,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로서 일을 통해 자신의 삶
을 실현하는 정도

소득·소비·자산
충분한 소득을 얻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윤택
한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정도 

여가
쉼과 즐김 그리고 어울림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활력 유지 정도, 공동체적 
유대감 증진 정도

주거 안전한 휴식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서 주거의 확보 정도

환경 쾌적한 환경을 누리며, 오염되지 않은 물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범죄와 안전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 보장 정도

사회통합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공동체 문제 참여 정도, 정치 과
정을 통한 자신들의 의사 관철 정도

주관적 웰빙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서경험을 많이, 부정적 정서 경험을 적게 
하는 정도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소개”, 통계청, n.d., 지표누리, 2024.5.7.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tro/SocialIntro.do?cdNo=110&lrgeClasCd=017

〈표 2-3〉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제공되는 영역별 주요 지표

영역
지표 
수

지표명

인구 14

합계출산율, 부양비, 출생아 수, 평균연령,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순인구이동률, 성 및 연령별 인구, 총인구, 시도별 인구, 사망률, 
입출국자 수,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 성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수, 
시도별 장기체류외국인 수 

가구·가족 31

가정폭력 발생률, 가구 수, 맞벌이 가구 비중, 재혼 건수, 첫째아 
모(母)평균 출산 연령, 평균 가구원 수, 가구 유형별 노인가구 구
성, 이혼에 대한 인식, 가족형태별 가구 구성, 이상 자녀 수, 가족 
간 대화시간, 초혼연령, 결혼이민자 수, 결혼에 대한 인식, 자녀 
필요성, 외국인 배우자 부부 혼인 및 이혼 건수, 이혼연령, 조이혼
율, 가구주 성 및 연령별 가구 구성, 재혼연령, 가사분담률, 부모
와의 연락 빈도, 일·가정 균형 어려움,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부양
책임 인식, 분거율, 가족 내 성 역할 인식, 취학 자녀 돌봄 유형, 
부모 부양 책임자,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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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수

지표명

건강 26

사인별 사망률, 당뇨병 유병률, 기대수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우울감 경험률, 고혈압 유병률, 현재 흡연율, 비만율, 제왕절
개 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의료서비스 만족도, 악성신생물(암) 
유병률, 연간 미충족 의료율, 월간 음주율,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 검진 수진율, 1인당 연간 내원일수, 어린이 예방접종률, 주관
적 건강 상태, 유산소 실체활동실천율,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
율, 저체중아 비중, 건강보험 보장률, 2주간 유병률,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결핵 신환자율

교육·훈련 28

다문화 학생 비율, 학교폭력 피해율, 사교육 참여율, 기초학력 미
달률, 학업중단율, 진학률, 학급당 학생 수, 석박사학위 취득자 
수,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전공직업 일치
도, 진로직업 교과 선택률, 평생교육 참여율, 유아교육 취원율, 교
육 수준별 임금수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IMD 교육경쟁력 국제
순위,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성취도 국제순위, 학교 교육 효과 인
식,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습 동기, 평생교육 자부담 학습비, 교
육비 부담도, 취학률, 평생교육 성과 인식, 임금근로자 교육훈련 
경험률

노동 24

실업률, 직업별 취업자 구성, 월평균 임금,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
성 증가율, 장애인 경제활동, 고용률, 전체 일자리 수,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구성, 근로형태별 임
금근로자 구성, 산업별 취업자 구성, 노사분규 건수, 졸업자 취업 
소요 기간, 산재 사망률, 임금근로자 근속연수, 노동조합 조직률, 
이민자 경제활동, 임금근로자 주당 취업 시간, 일자리 만족도, 종
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공공부문 일자리 수, 초단시간 및 장시
간 취업자 비율, 임금 5분위 배율, 비임금근로자 주당 취업 시간 

소득·소비·자산 23

1인당 국민총소득(GNI), 소비자물가 상승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경제성장률, 1인당 민간소비지출, 가구 순자산, 가계 저축
률,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지니계수, 가구소득, 순자산 5분위 
배율, 국내총생산(GDP), 상대적 빈곤율, GDP 대비 국가채무 비
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국민부담률, 소득원천별 소득구성, 소비생활 만족도, 총투자율, 소
득 만족도, 피용자 보수 비율, 소비자 피해 구제율

여가 21

영화관람 횟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독서인구 비율, 여행자 비
율, 스마트폰 과의존율,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공공 체육시
설 수, 문화예술 시설 수, 여가생활 만족도, 인구 10만 명당 예술
행사 수, 여가시간, 공공도서관 수, 여가활동별 여가시간, 사회성 
여가 참여율,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여가여건 충족도, 오락·문
화&통신의 소비지출 구성비, 여가활동 동반자, 휴가 활용률, 레저
시설 이용률, 시간사용

주거 22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주택보급률, 대중교통 만족도, 주
택 월세가격 지수, 주택 재고 수, 주택 중위 매매가격, 소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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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소개”, 통계청, n.d., 지표누리, 2024.5.7.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tro/SocialIntro.do?cdNo=110&lrgeClasCd=017

한국의 사회지표 포털은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그림 2-8]의 지표 검색 화면

을 살펴보면,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최신순, 정확도순, 기간설정, 상세

검색, 내가 찾은 검색어 등 다양한 검색 옵션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

영역
지표 
수

지표명

주택임대료 비율(RIR), 자가점유율,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택 전세가격 지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주택 매매가격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통근시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 주택 만족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주택 
거주기간, 1인당 주거면적, 신규주택 건설 수, 주택 중위 전세가
격

생활환경 26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수질 오염
도, 미세먼지 농도, 환경성 질환 유병률, 방사성 페기물 발생량, 
해수 오염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하수도 보급률, 환경예산 비
율, 기후변화 불안도, 토양오염 기준 초과율, 폐수 발생량,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해양오염사고 오염물질 
유 출량, 대기질 만족도, 화학물질 배출량, 녹지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소음도, 수질 만족도, 농약오염 불안도, 토양환경 만족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범죄와 안전 24

범죄율, 시도별 범죄율, 소년 범죄자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범
죄자 평균연령, 자연재해 사망자 수,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노인 
범죄자율,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외국인 범죄자율, 범죄자율, 소방
관 1인당 담당 인구, 공공안전 인력, 형사사법기관 성과, 야간보
행 안전도, 범죄피해 두려움, 사회안전 인식,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안전환경 지수, 공공안전 지출,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 
화재 사망자 수, 공공안전 시설, 법률구조 건수 

사회통합 26

사회 갈등 인식, 여성 국회의원 비율, 차별 경험률,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선거투표율, 부패인식 지수, 사회적 관계망, 사
회적 고립감, 시민의식, 사회단체 참여율, 공정성 인식, 대인 신뢰
도, 비선거 정치활동 참여율, 정치 및 경제 전망,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기관 신뢰도,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관, 정치적 역량감, 지역사회 소속감, 준법 준수 인식, 계층귀
속감, 여성 관리자 및 전문가 비율, 국민 자긍심, 이타주의 가치관

주관적 웰빙 5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 삶의 자유, 일의 
가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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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고 있다. 검색 결과 또한 지표, 통계표, KOSIS, 보도자료, 용어명 

등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결과

값의 출처와 생산기관, 그리고 최근 갱신일까지 보여줘서 이용자에게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8〕 한국의 사회지표 검색 결과 화면

출처: “검색 결과 –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n.d., 지표누리, 2024.5.7.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search/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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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제공되는 270개의 지표들은 사용자가 리스트형 

또는 아이콘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표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리

스트형 지표목록은 [그림 2-9]와 같다. 리스트형은 좌측부터 지표를 상징

하는 아이콘을 시작으로 해당 부문과 함께 지표명이 제공되고 있다. 우측

에는 최신연도의 데이터의 설명과 연도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제

공되고 있다. 클릭하지 않고도 지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

당 지표를 클릭하면 [그림 2-10]과 같이 지표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내용 화면에는 지표의 최근 갱신일과 관련 파일이 소개되고, 

그 아래로 그래프, 통계표, 정의, 연관 지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순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지표와 연관된 다른 자료들의 정보들

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화면 곳곳

에서 제공되는 통계시각화 자료들이 지표 활용에 있어서 편의와 흥미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9〕 한국의 사회지표 리스트형 지표목록 화면

출처: “지표목록 –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n.d., 지표누리, 2024.5.7.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SocialIndicator.do?cdNo=21
0&lrgeClasCd=017&up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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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한국의 사회지표 지표 상세 화면

출처: “상세화면 –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n.d., 지표누리, 2024.5.7.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10&clasCd
=10&idxCd=F0009&upCd=1

  3. 포털 개선을 위한 시사점

가.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통계시각화 고도화

한국의 사회지표는 270개의 지표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이들 

지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메인 페이지에서부터 통계시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11]은 메인 페이지로, 좌측 상단 한국의 

사회지표를 형상화하고 소개하는 그림 옆으로 중요 지표들의 통계자료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하단 지표목록 또한 각 지표별 아이콘과 

그래프를 활용하여 지표의 특색과 자료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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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한국의 사회지표 메인 화면의 통계시각화

출처: “통계시각화 –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n.d., 지표누리, 2024.5.7.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SocialIndicator.do?cdNo=21
0&lrgeClasCd=017&upcd=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도 대메뉴의 통계시각화를 

통해 보건복지뉴스분석,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워드클라우드 생성 등의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의 경우 주제별 통계자료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카드뉴스는 2024년 5월 

기준 총 10건으로 많지 않은 편에 속하므로 주제별 통계자료의 검색 기능

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포그래픽 또한 상단의 검색

에서 사회보장 일반, 보건 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와 가족 5개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나, 인포그래픽 자료 역시 많지 않은 편에 속하여 

전체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에서는 의료서비스경

험조사의 관련 자료들만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다양한 주제로 확대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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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표별 통계시각화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보건복지통계 주요통계지표에 적

용하여 보건복지 주제별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과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통계지표에서 제공되고 있는 36건의 통계지표 상세 페이

지는 그래프, 통계표, 통계정보, 지표안내, 관련자료 등으로 상세하게 구

성되어 있어서 개선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다만 추가로 [그림 2-12]의 

‘보건복지통계’, ‘주요통계지표’ 메인 페이지를 ‘한국의 사회지표’와 같이 

시각화하여 보여 줄 수 있다면, 이용자의 관심 및 활용도를 끌어낼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림 2-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보건복지통계-주요통계지표 화면

출처: “보건복지통계 주요통계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d.,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4.5.7. 검색, https://data.kihasa.re.kr/kihasa/kor/stat/St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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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 개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7)(Economic Statistics System, ECOS)8)

은 통계자료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통계 전용 홈페이지이다. ECO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통계 

포털로서 한국은행이 직접 생산하는 통계뿐만 아니라 여러 통계 작성 기

관들이 만든 경제 통계들 중에서 정책 수립이나 동향 분석에 유용한 지표

들도 함께 제공하여 경제 분야 통계 이용자들에게는 편의성이 높은 포털

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1월 자료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통계 494개를 포함하여, 총 596개의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ECOS는 통계검색, 테마별 통계, 통계공표일정, 통계정보, 통계연구/

간행물, 고객지원 6개의 대메뉴와 그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메

뉴의 구성은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 ECOS 메뉴 구성도 

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2024.5.7. 인출)
8) 이하의 내용에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ECOS로 표기함.

통계검색 테마별 통계
통계공표

일정
통계정보

통계연구/
간행물

고객지원

 100대 
통계지표

 통계용어 
사전

 통계 
연구자료

 이용안내 
동영상

 지역통계  통계 
설명자료

 주요 통계 
간행물

 FAQ

 금융·경제 
스냅샷

 통계표 
정보

 주요 
경제통계 
해설책자

 Q&A

 화폐가치 
계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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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의 메인 페이지를 살펴보면, 화면 상단에는 6개의 대메뉴가 있으

며 그 아래에는 검색창과 9개의 통계 카테고리가 배치되어 있다. 중앙에

는 주요 지표들과 지표의 변화를 크게 배치하였고, 우측 하단에는 일일지

표와 원자재 관련 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중앙 아래 부분은 통계 공표 일

정과 보도자료, 공지사항, 100대 지표, 시각화통계, FAQ, Q&A를 확인

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4] 참조).

〔그림 2-14〕 ECOS 메인 화면

출처: “메인페이지”, 한국은행, n.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5.7. 검색, 
https://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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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목할 만한 메뉴 및 서비스 

가. 통계공표일정

ECOS에서는 통계 이용자들이 원하는 통계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통계공표일정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의 통계공표일정도 검색 가능하

며 2010년 이후 일정부터 검색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월간통계’와 ‘SDDS9) 대상 통계’의 공표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월간통

계와 SDDS 대상 통계를 클릭하면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로 이동하여 관련 통계의 공표 일정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2-15〕 ECOS 통계공표일정 화면

출처: “통계공표일정”, 한국은행, n.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5.7. 검색, 
https://ecos.bok.or.kr/#/StatisticsSchedule

9) 특별통계공표기준(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S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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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정보

통계정보는 통계용어사전, 통계설명자료, 그리고 통계표정보 3개 하위 메

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그림 2-16]에 도시된 ‘통계용어사전’에는 792개

의 경제 관련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각 용어설명을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전체 용어 설명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림 2-16〕 ECOS 통계정보-통계용어사전 화면

출처: “통계용어 사전 - 통계정보”, 한국은행, n.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5.7. 검색, 
https://ecos.bok.or.kr/#/StatisticsMeta/StatisticsGlossary

다음 [그림 2-17]의 ‘통계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이 메뉴에서는 경제심

리지수, 국민계정 등 총 18개의 통계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 

담당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를 비롯하여 상세한 데이터 설명과 공표 주기, 

통계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

고 있어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통계용어사전과 연동되며 통계

자료 산출을 위한 산식과 기타 참고 자료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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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ECOS 통계정보-통계설명자료 화면

출처: “통계정보 – 통계설명자료”, 한국은행, n.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5.7. 검색, 
https://ecos.bok.or.kr/#/StatisticsMeta/StatisticsMetaDB

마지막으로 ‘통계표정보’는 메인 페이지의 9개 카테고리 지표들에 대

한 통계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표 정보에서 각 지표의 상세 항목

에 대한 수록 기간과 자료 수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8] 참조).

〔그림 2-18〕 ECOS 통계정보-통계표정보 화면

출처: “통계표정보 – 통계정보”, 한국은행, n.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5.7. 검색, 
https://ecos.bok.or.kr/#/StatisticsMeta/StatisticsDB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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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연구/간행물

‘통계연구/간행물’은 통계연구자료, 주요 통계간행물, 그리고 주요 경

제통계해설책자 3개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연구자료는 한국은

행 홈페이지의 대메뉴 ‘조사·연구’의 하위 메뉴인 ‘연구자료’의 통계연구

자료로 연동된다. [그림 2-19]와 같이 최신 발행일 순으로 제공되고 있

다. 

〔그림 2-19〕 ECOS 통계연구/간행물-통계연구자료 화면

출처: “통계연구자료,” 한국은행, n.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5.7. 검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3/list.do?menuNo=200707

 

다음 [그림 2-20]의 주요 통계간행물을 살펴보면 조사통계월보, 국민

계정리뷰,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4개 간행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다. 발간 주기별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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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ECOS 통계연구/간행물-주요 통계간행물 화면

출처: “주요 통계간행물,” 한국은행, n.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5.7. 검색
https://ecos.bok.or.kr/#/StatisticalResearchPublication/MainStatisticsPublication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는 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 13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3권 모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상세 화면은 [그림 2-21]과 같다.

〔그림 2-21〕 ECOS 통계연구/간행물-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 화면

출처: “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 한국은행, n.d.,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5.7. 검색
https://ecos.bok.or.kr/#/StatisticalResearchPublication/MainEconomyStatisticsE
xplain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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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털 개선을 위한 시사점

가. 보건복지 관련 통계공표일정 정리 및 제공 

ECOS는 연간 및 월간 통계공표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시함으

로써 포털 이용자들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통계에 대

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494개의 통계를 생산하

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으나, 데이터포털의 경우 통계의 공표일정을 미

리 공지하고 이에 맞춰 자료를 업로드하는 일은 데이터포털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도 데이터 공표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한해 우선적으로 통계공

표일정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요 보건복지 관련 통계

들에 대한 공표일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표일이 불규칙한 데이터에 대

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건복지통계 관련 해설책자 제공

ECOS는 주요 경제통계해설을 위해 13권의 단행본을 포털에서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단행본들은 다년간에 걸쳐 개정을 거치면서 경제 관련 

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도 ‘정보마당’의 하위 메뉴인 ‘통계용어’를 통

해 408개의 보건복지 관련 통계용어들의 해설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

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다만, 더 많은 이용자들이 통계용어를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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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보건복지 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주

제별 통계해설책자 제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짧은 기간 안에 작업하

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장기 계획을 통해 수행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제4절 소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보의 공공데이터 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의 보건복지 통계정보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보건

복지데이터포털(https://data.kihasa.re.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이

기호 외, 2022). 2009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여러 번 개편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메인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서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있는 주요 지표의 모션 차트는 이전

의 다양한 통계시각화 기법의 도입과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한 데이

터포털로 발전해 왔으나 빠르게 변해가는 통계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는 끊임없는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국내 데이

터포털 중 ICT 통계포털과 한국의 사회지표, 그리고 ECOS를 중심으로 

이들 포털의 특장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고도화

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ICT 통계포털은 ICT 통계와 관련된 최신 현황 

및 ICT/신산업 동향 및 국내외 정책이슈 등의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있

다. 여러 메뉴와 서비스 중 통계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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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이슈 포커스’이다. 이슈 포커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

고 있는 ‘ICT 통계분석’과 ‘ICT 이슈리포트’의 통계자료와 분석 내용을 

재구성하여 최신 ICT 이슈 현안들을 간결한 원 페이지 형식으로 포털 사

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의 통

계자료와 분석을 활용·재구성하여 원 페이지 형식으로 제공한다면 보건

복지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

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본 통계청 ‘지표누리’의 6종 지표 중 하나인 ‘한국의 사

회지표’는 통계시각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270개에 달하는 지표들에 이

용자가 흥미를 잃지 않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계자료

를 시각화하려는 노력을 데이터포털의 메인 페이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데이터포털도 ‘주요통계지표’의 메인 페이지

에서 통계시각화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이용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관련 데이터포털 중 편의성이 높은 포털로 꼽히는 ECOS는 한국

은행이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계 전용 홈페이지이

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통계 포털인 만큼 여러 가지 유용한 

메뉴와 서비스가 있으나, 이 중에서 통계공표일정의 제공과 체계적인 통

계정보의 정리가 주목할 만한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ECOS는 연간 및 월

간 통계공표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시함으로써 데이터포털 이용

자들에게 적기에 자료를 제공하여 데이터포털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또

한 주요 경제통계해설을 위한 13권의 단행본은 다년간의 개정을 거치면

서 경제 관련 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보건복

지데이터포털도 데이터 공표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내에서 생산되

는 데이터에 한해 우선적으로 통계공표일정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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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주제별로 

통계를 해설하는 책자를 제작·보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런 방안들은 보건복지 통계의 이해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이용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최근 이용한 통계표 2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10)의 ‘내가본통계표’ 기능과 미디어통계포

털11)에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분석으로 제공되는 ‘뉴스속ICT통계’ 

등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 및 서비스로 추천하

고자 한다. 이상의 국내 데이터포털 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표 

2-4>에 정리하였다.

〈표 2-4〉 국내 데이터포털 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사례 조사
특장점 메뉴 
및 서비스

시사점 적용 방안

ICT 통계포털
이슈 

포커스

· 보건복지 분야의 최신 이슈 현안
에 대한 통계자료 및 분석 내용을 
원 페이지 형식으로 사용자에 제
공

· 보건복지포럼의 
통계자료와 
분석 활용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 보건복지 주요 지표들에 대한 통

계시각화 고도화
· 주요통계지표의 

메인 화면 개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정보, 
통계연구
/간행물

· 보건복지 통계 중 공표일정 확인
이 가능하고, 원내에서 생산되는 
통계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리

· 보건복지 주제별 통계해설책자를 
제작 및 보급

· 통계공표일정 
메뉴 신설

· 주요 보건복지 
통계해설책자 
메뉴 신설

기
타

국가통계포털
내가본
통계표

- · 메뉴 신설

미디어통계포털
뉴스속

ICT통계

10)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4.5.7. 인출)
11) 미디어통계포털(https://stat.kisdi.re.kr/main.html에서 2024.5.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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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외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

제1절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

제2절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Data Archive

제3절 Migration Data Portal

제4절 소결





이 장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국가

기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포털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해외 데이터포

털의 주요 메뉴와 서비스 등 포털의 구조적 측면과 더불어 통계시각화 콘

텐츠 등 정보 제공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 

새롭게 적용 가능한 사항을 발굴하고자 한다.

제1절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 
(“NACJD”)

  1. 개요

NACJD(https://www.icpsr.umich.edu/web/pages/NACJD/in-

dex.html)는 범죄와 사법에 관한 데이터의 발견, 접근, 분석을 목표로 설

립된 데이터 아카이브로 1978년 구축되었다. 이 포털은 미시간 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의 사회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내 연구소인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ICPSR)에서 운영하며, 미국 법무부 산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BJ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생산한 조사자료뿐만 아니라, 해

당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대학 연구팀 등이 생산한 조사자료 및 FBI 등 기

제3장 국외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



60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플랫폼 개선을 중심으로

타 국가기관이 생성한 통계자료가 담겨 있고, 대부분이 형사사법/범죄 관

련 조사자료를 아카이빙한다(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d.).)(〔그림 3-1〕 참조). 

〔그림 3-1〕 NACJD 포털 메인 페이지

출처: “Homepage”,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d.,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2024.5.6. 검색, 
https://www.icpsr.umich.edu/web/pages/NACJ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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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털은 Discover Data, Share Data, About, Resources, Help 5

개의 주요 메뉴와 그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 참조). 데이

터 검색과 이관을 위한 Discover Data 메뉴와 Share Data 메뉴, 그리고 

Help 메뉴는 하위 메뉴가 없으며 주요 메뉴에 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그림 3-2〕 NACJD 포털 메뉴 구성도 

  2. 주요 메뉴 및 서비스

가. Discover Data 메뉴

Discover Data 메뉴는 7개의 검색 필터(Sponsor, National 

Statistics, Criminal Justice Processing, Data Format, Access, 

Types of Data, Special Topics)를 제공한다(〔그림 3-3〕 참조). 특히, 

National Statistics 필터는 해당 포털의 자금 지원처인 3개 기관이 생산

하는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의 목록으로, 이용자들이 주요 통계를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당 창에서 하단 중앙의 검색(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4〕와 같은 검색 결과 창이 도출된다.

Discover Data Share Data About Resources Help

Our Team Bibliography

Faculty 
Affiliates

Learning and 
Data Guides

Announcemen
ts

Restricted 
Data 

Resources

Sponsors
Analyze Data 

Online

Contac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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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ACJD 포털, Discover Data 메뉴의 데이터 검색 화면

출처: “Discover Data”,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d.,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2024.5.6. 검색, 
https://www.icpsr.umich.edu/web/pages/NACJD/discover-data.html

검색 결과 창에서는 기간(Time Period), 지리 조건(Geography) 등 

더 많은 검색 필터를 제공하므로 더욱 상세한 검색이 가능하다(〔그림 3-

4〕 참조). 특히 결과는 연구 과제(Studies), 출판물(Data-related 

Publications), 변수(Variables), 시리즈(Series), NACJD Website로 

분류되어 출력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필요한 성격의 데이터를 쉽게 선택

할 수 있다. 또한 결과는 관련도 순, 가나다순, 데이터 공개일 순, 데이터 

생산기간 순, 인용도 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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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NACJD 포털, Discover Data 메뉴의 데이터 검색 결과 화면

출처: “Search Results”,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d.,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2024.5.6. 검색, 
https://www.icpsr.umich.edu/web/NACJD/search/studies?q=&

도출된 결과 중에서 하나의 연구 과제를 선택하면 메타데이터와 데이

터 및 관련 문서, 변수목록, 데이터 관련 출판물, 메타데이터 기록 내보내

기 5개의 하위 분류 정보를 제공한다(〔그림 3-5〕 참조). 또한, ‘Analyze 

Online(SDA)’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웹사이트 내 온라인 분석 툴인 

SDA(Survey Documentation and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

할 수 있고,12) Download 버튼을 클릭해 이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데이

터 파일과 관련 자료(코드북 등)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12)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NACJD에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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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NACJD 포털, Discover Data 메뉴의 데이터 선택 화면

출처: “21st Century Corporate Financial Fraud, United States, 2005-2010 (ICPSR 37328)”,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d.,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2024.5.6. 검색, 
https://www.icpsr.umich.edu/web/NACJD/studies/3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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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DA에서는 데이터 분석, 변수 생성, 데이터 및 도출 결과 다운

로드, 코드북 조회 등이 가능하다. 특히 데이터 분석의 경우, 빈도 또는 

교차표 분석, 평균 비교, 상관분석, 다변량회귀분석, 로지스틱/프로빗 분

석, 변수 정보 조회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변수 생성 기능에는 재

코딩과 신규 변수 생성, 신규 변수 정보 조회 등이 있다.

〔그림 3-6〕 NACJD 포털의 Online SDA 화면

출처: “Online SDA”,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d.,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2024.5.6. 검색, 
https://www.icpsr.umich.edu/cgi-bin/SDA/NACJD/hsda?nacjd+29662-0001

나. Share Data 메뉴

Share Data 메뉴는 데이터 출처별 데이터 이관 페이지(분류: NIJ, 

OJJDP, BJS, Other data deposits), 데이터 이관의 이점, 이관을 위한 

준비사항,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그림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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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NACJD 포털의 Share Data 메뉴 화면

출처: “Share Data”,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d.,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2024.5.6. 검색, 
https://www.icpsr.umich.edu/web/pages/NACJD/share-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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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포털의 주된 데이터 출처는 3개 자금지원기

관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의 이관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다. 각 

페이지에서는 데이터 제출 지침과 관련 필요 서식, 타임라인 등뿐만 아니

라 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과 슬라이드도 제공한다(〔그림 3-

8〕 참조). 이를 통해 기관의 지원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체계적인 이

관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이관을 위해서는 데이터 원자료, 데이터 보관계획, IRB 승인서, 

개인정보보호 인증서,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 또는 학술지 논문, 제출 체

크리스트 및 인벤토리 문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림 3-8〕 NACJD 포털, Share Data 내 NIJ 데이터 이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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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hare Data sponsor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n.d.,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NACJD), 2024.5.6. 검색, 
https://www.icpsr.umich.edu/web/pages/NACJD/archiving/deposit-nij-ojjdp.html

다. About 메뉴

About 메뉴는 Our Team, Faculty Affiliates, Announcements, 

Sponsors, Contact 5개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About 메뉴는 

NACJD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연혁을 안내한다. Our Team은 NACJD

를 운영/관리하는 직원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Faculty Affiliates는 

NACJD의 운영을 지원하는 미시간 대학교 교수진의 정보를 제공한다. 

Announcements는 매월 공개된 데이터의 목록을 제공한다. Sponsors

는 자금을 지원하는 NIJ, BJS, OJJDP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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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JD에 보관된 각 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들의 목록, 그리고 

NACJD의 상위조직인 ICPSR의 소개를 제공한다. Contact은 NACJD의 

연락처와 주소를 제공한다.

라. Resources 메뉴

Resources 메뉴는 Bibliography, Learning and Data Guides, 

Restricted Data Resources, Analyze Data Online, FAQ 5개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Bibliography 메뉴는 데이터 관련 출판물을 검색

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Learning and Data Guides는 포

털에서 공개하는 주요 조사자료의 소개와 조사 방법, 연혁 등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Restricted Data Resources는 Restricted Data at 

NACJD, Restricted Data Access, Application Requirements, 

Sample Forms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자에게 접근이 제

한된 데이터의 종류와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alyze 

Data Online 메뉴는 앞에서 설명한 Survey Documentation and 

Analysis(SDA)의 기능에 대한 소개, 설명서, 튜토리얼뿐만 아니라 SDA 

실행이 가능한 NACJD 컬렉션(조사자료)과 변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온

라인 데이터 분석 기능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한다. 

마. Help 메뉴

Resources의 5가지 하위 메뉴 중 하나인 FAQ와 주요 메뉴 중 하나인 

Help 메뉴는 같은 페이지다. 이 페이지는 NACJD 이용과 관련해 자주 묻

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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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Data 
Archive(“SAMHDA”) 

  1. 개요

SAMHDA(https://www.datafiles.samhsa.gov/)는 미국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의 데이터 

아카이브로서 SAMHSA의 공공 데이터 공개와 온라인 분석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SAMHSA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소속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 회

복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연구 및 데

이터 수집을 수행한다. SAMHSA 소속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Statistics and Quality(CBHSQ)는 SAMHSA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배

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SAMHDA을 운영한다(〔그림 3-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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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SAMHDA 메인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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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mepag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2024.5.7. 검색, 
https://www.datafiles.samhsa.gov/

SAMHDA는 7개의 주요 메뉴와 그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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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SAMHDA 메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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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ata Sources 메뉴의 하위 메뉴들은 개별 데이터명의 약어로 표기하였음(예: Emergency 
Department Data(Dawn)).

  2. 주요 메뉴 및 서비스

가. Data Sources 메뉴

Data Sources 메뉴는 9개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11〕 

참조). 그중 하나인 Archived Studies 메뉴에서는 현재는 중단된 연구 4

개를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개별 연구의 세부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메뉴를 제외한 8개 메뉴는 SAMHSA가 생산하는 데이

터셋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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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SAMHDA Data Sources 메뉴 화면

출처: “Data Sourc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2024.5.7. 검색, 
https://www.datafiles.samhsa.gov/data-sources

8개 하위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 3-12〕와 같은 데이터셋

의 세부 정보가 도출된다. 화면에는 해당 조사의 개요와 더불어 해당 조

사의 연혁, 참고사항, 방법론 등의 범위 및 방법론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

된다. 특히, SAMHSA 홈페이지 Data 섹션 내에 데이터별 상세 안내 페

이지의 링크(https://www.samhsa.gov/data/data-we-collect)를 제

공해 자료를 상세히 탐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화면의 우측에서는 조사

연도를 선택하여 데이터 관련 문서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출판물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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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SAMHDA Data Sources 메뉴의 하위 메뉴 화면

출처: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Data Sourc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2024.5.7. 검색, 
https://www.datafiles.samhsa.gov/dataset/national-survey-drug-use-and-health
-2022-nsduh-2022-ds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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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nalyze Data 메뉴

Analyze Data 메뉴는 Data Analysis System(DAS), Population 

Data Small Area Estimates, Quick Statistics 3개 하위 메뉴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메뉴들은 각각 SAMHDA 외부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각

각 통계분석, 데이터 시각화, 통계표 조회의 기능이 있다.

먼저, Data Analysis System(DAS) 메뉴는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교차표와 도표 2가지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관심 있는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SAMHSA 

Data Tools(https://datatools.samhsa.gov/)라는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그림 3-13〕 참조). 

〔그림 3-13〕 SAMHDA의 Data Analysis System(DAS) 메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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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mepag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Data Tools, 2024.5.7. 검색, 
https://datatools.samhsa.gov/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Start Analysis 버튼을 클릭하면, SAMHSA 

내 CBHSQ가 생산하는 6개 주요 데이터 중 1가지와 데이터 연도를 선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화면에 접근하면 변수의 목록이 도출

되며, 이용자는 관심 있는 변수와 그 변수들의 행렬을 선택한다. 이로써 

교차표와 도표가 출력되고, 이용자는 값 표시 형식(행%, 열%, 총% 등) 등

을 선택하여 교차표를 수정하거나, 출력한 교차표와 차트를 원하는 형식

(PNG, CSV 등)으로 저장할 수 있다([그림 3-14] 참조).



78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플랫폼 개선을 중심으로

〔그림 3-14〕 SAMHDA의 Data Analysis System을 활용한 교차표 출력 예시

출처: “Mental Health Client-Level Data(MH-CLD)”,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Data Tools, 2024.5.7. 검색, 
https://datatools.samhsa.gov/mh-cld/2020/mh-cld-2020-ds0001/crosstab?row=
EDUC&column=SUB



제3장 국외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 79

두 번째 하위 메뉴인 Population Data Small Area Estimates 메뉴

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서, SAMHSA가 생산하는 데이터 중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의 데이터만을 활용한다. 이는 미국에

서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지역별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SAMHSA 

Data Tools 내 Interactive NSDUH State/Substate Estimates 페이

지(https://datatools.samhsa.gov/saes/state)로 이동한다(〔그림 3-15〕 참조).

시각화 자료는 지도와 그래프 등 두 종류의 결과표를 제공한다. 지도 

결과표를 활용하여 이용자는 정신건강 또는 약물 사용 문제의 확산과 관

련된 여러 지표의 현황을 지역 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프 결과표를 

활용하여 이용자는 지표들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추정치들은 연령층, 지리, 연도 등의 필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편의에 따

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state) 단위뿐만 아니라 하위 주 지역

(Substate), 즉 카운티 등의 단위에 따라서도 같은 결과를 더 세세하게 출

력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이용자가 지역별 현황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므로 사용자 친화적이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5〕 SAMHDA의 Population Data Small Area Estimates 메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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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pulation Data Small Area Estim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Data Tools, 2024.5.7. 검색, https://datatools.samhsa.gov/saes/state

마지막으로, Quick Statistics 메뉴는 데이터 소스별 통계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SAMHSA 홈페이지 Data 

섹션 내 Quick Statistics 메뉴(https://www.samhsa.gov/da-

ta/quick-statistics)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공개

하는 데이터 소스마다 주(state)와 연도 등의 필터가 제공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주와 연도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주와 

연도의 조사 통계표가 모두 출력된다. 이를 CSV, 엑셀, PDF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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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SAMHDA의 Quick Statistics 메뉴 화면과 통계표 출력 화면

출처: “Quick Statistic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2024.5.7. 검색, 
https://www.samhsa.gov/data/quick-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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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ublications Using SAMHSA Data 메뉴

Publications Using SAMHSA Data 메뉴는 SAMHSA가 생산한 데이

터를 활용하여 영어로 출판하는 동료검토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목록

을 기반으로 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리스트는 분기별로 업데

이트되며, 필터는 출판연도와 데이터 소스가 제공된다. 

라. Data Release 메뉴

Data Release 메뉴는 해당 데이터포털에서 보관하는 데이터 소스와 

관련된 업데이트에 대한 공지사항을 제공한다.

마. Research & Data Tables 메뉴

Research & Data Tables 메뉴는 SAMHSA에서 생산한 데이터의 연

례 보고서나 통계표 보고서 등의 다양한 보고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메

뉴이다. SAMHDA를 선택하면, SAMHSA 홈페이지 Data 섹션 내 

Reports & Data Tables 메뉴(https://www.samhsa.gov/da-

ta/all-reports)로 이동한다. 검색 필터로는 데이터 수집 연도, 조사 유

형, 보고서 유형, 위치, 인구통계학적 집단, 물질 유형, 정신건강 유형, 관

련 문제 등이 제공된다.

바. About Us 메뉴

About Us 메뉴는 Policies와 Statement of Commitment의 2개 하

위 메뉴로 구성된다. 메뉴의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 데이터포털에 대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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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한 소개를 제공한다. Policies 메뉴는 포털의 데이터 보안과 이용 약관 

등의 이용 정책을 안내하고, Statement of Commitment 메뉴는 공약 

성명서로서 SAMHDA의 구성, 통계기관의 원칙과 실무, 통계 정책 지침 

및 표준, 정보 품질 지침, 데이터 품질 보장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사. Get Help 메뉴

Get Help 메뉴는 자주 묻는 질문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

한 답을 제공한다([그림 3-17] 참조).

〔그림 3-17〕 SAMHDA의 Get Help 메뉴 화면

출처: “Get Help”,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2024.5.7. 검색, 
https://www.datafiles.samhsa.gov/get-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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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Migration Data Portal(“MDP”) 

  1. 개요

Migration Data Portal(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은 이

민과 관련된 다양한 출처의 통계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계포털사이

트로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의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GMDAC)에서 개발하여 2017년 12

월 출시되어 유지되고 있다. 해당 포털은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EU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그림 3-18〕 참조).

〔그림 3-18〕 MDP의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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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mepage”,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GMDAC), n.d., Migration 
Data Poral(MDP), 2024.5.8. 검색,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

MDP는 Data, Overviews, Frameworks, Governance, Resources 

총 5개의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19〕 참조). 더불어, 

About, FAQ, Feedback 3개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도 구축하고 있

다. 또한 이 포털은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

어 등 다중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이민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제 시민들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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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MDP 메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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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메뉴 및 서비스

가. Data(Interactive dashboards) 메뉴

Data 메뉴는 International data, National data, Climate data, 

Innovative data 4개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International data

와 National data 하위 메뉴는 Interactive dashboards의 형태로 데이

터를 제공한다. 특히, International data 하위 메뉴 내 ‘explore the 

world map’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지표, 지리범주, 연도를 설정하면 그 

결과를 지도, 주요 통계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 결과를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그림 3-20〕 참조). 이외의 ‘Compare 

by geographic scope’ 메뉴는 단일 지표의 두 개 이상 지리 범주에서의 

비교 결과를 차트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Compare indicators’ 메뉴

는 단일한 지리 범주에서 두 개 이상 지표의 비교 결과를 차트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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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공한다. 더불어 National data 하위 메뉴는 단일한 국가의 단일

한 지표 결과를 다양한 하위 지리범주로 나누어, 그 결과를 지도와 차트 

형식으로 제공한다(〔그림 3-21〕 참조). 

〔그림 3-20〕 MDP의 International data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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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national data”,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GMDAC), n.d., 
Migration Data Poral(MDP), 2024.5.14. 검색,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international-data?i=stock_abs_&t=2020

〔그림 3-21〕 MDP의 National data 화면

출처: “National data”,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GMDAC), n.d., Migration 
Data Poral(MDP), 2024.5.14. 검색,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dashboard/national-data?c=4&i=10359&s
=AF01&s=AF02&s=AF04&s=AF05&s=AF06&s=AF07&s=AF08&s=AF09&s=AF10&s=
AF11&s=AF12&s=AF13&s=AF14&s=AF15&s=AF16&s=AF17&s=AF18&s=AF19&s=AF
20&s=AF21&s=AF22&s=AF23&s=AF24&s=AF26&s=AF27&s=AF28&s=AF29&s=AF30
&s=AF31&s=AF32&s=AF33&s=AF34&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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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메뉴의 마지막 하위 메뉴인 Innovative data는 이주와 관련된 

혁신적인 데이터를 소개한다. 데이터들은 AI/Machine learning, 

Administrative, Census, Mobile phone, Satellites, Social media, 

Surveys 7개 하위 데이터 출처로 분류되고, 이용자는 이러한 분류와 더

불어 국가와 주제를 선택하여 특정 프로젝트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림 3-22〕 MDP의 Data Innovation Directory 화면

출처: “Data Innovation Directory”,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GMDAC), 
n.d., Migration Data Poral(MDP), 2024.5.14. 검색,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data-innovation

나. Overviews(Themes and regions) 메뉴

Overviews 메뉴는 Thematic data overviews, Thematic briefs, 

Regional data overviews, Spotlights, Expert contributions 5개 하

위 메뉴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하위 메뉴인 Thematic data overviews는 

이주와 관련된 데이터를 38개 테마로 분류하고(〔그림 3-23〕 참조), 테마

별로 개요, 정의, 주요 동향, 데이터소스, 데이터의 강점 및 한계점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그중 하나의 테마를 선택하는 경우, 데이터소스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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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본 테마에 해당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페이

지 내에 제공되는 링크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

동되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23〕 MDP의 Overviews 메뉴 내 Thematic data overviews 화면

출처: “Thematic data overviews”,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GMDAC), n.d., 
Migration Data Poral(MDP), 2024.5.14. 검색,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themes-list

두 번째 하위 메뉴인 Thematic briefs는 본 포털을 운영하는 IOM 

Global Data Institute가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데이터 관련 출판물을 제

공한다. 세 번째 하위 메뉴인 Regional data overviews는 유럽, 아시아 

등 지리범주별로 이주 관련 주요 동향, 전반적 동향, 과거와 현재 동향, 

데이터소스, 데이터의 강점 및 제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으로 Spotlights는 최근 이주 관련 이슈가 발생한 지역 또는 토픽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

로, Expert contributions는 이주 관련 전문가들이 전 세계 이주 관련 

주요 데이터 동향과 문제를 설명하는 기사와 영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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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ameworks(SDGs and GCM) 메뉴

Frameworks 메뉴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와 

Global Compact for Migration(GCM) 2개 하위 메뉴로 구성된다. 각 

메뉴는 이주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의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

하며, 여기에는 해당 의제들의 내용 중 이주 관련 데이터의 발전을 촉구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 메뉴인 SDGs는 지속가능발전

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유엔과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

전목표를 소개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중 이주 및 이주 데이터

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 하위 메뉴인 GCM은 세계의 모든 이주자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이 합의한 이주 글로벌 콤팩트를 소개한다. 또한, 

MDP의 주요 콘텐츠(데이터 소스, 테마, 인포그래픽, 블로그 등)를 GCM 

목표별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GCM과 해당 포털의 연결성을 강조하

며(〔그림 3-24〕 참조), GCM 자체와 더불어 GCM에서 포괄하는 이주 하

위 분류의 관련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그림 3-24〕와 같이 

목표별로 구성된 데이터 목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본 포털의 Data 메뉴 내 하위 메뉴인 International Data의 결과 창으

로 이동하여 데이터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그림 3-25〕 참조). 

〔그림 3-24〕 MDP의 Frameworks 메뉴 내 Global Compact for Migration(GCM) 화면



제3장 국외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 93

출처: “Global Compact for Migration(GCM)”,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GMDAC), n.d., Migration Data Poral(MDP), 2024.5.14. 검색,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global-compact-for-migration#3

〔그림 3-25〕 MDP의 Frameworks 메뉴 내 Global Compact for Migration(GCM)에서 

목표 3 이하 ‘Labor Migration Policy’ 데이터 선택 시 연결되는 화면

출처: “Labor Migration Policy - Global Compact for Migration(GCM)”,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GMDAC), n.d., Migration Data Poral(MDP), 2024.5.14. 검색,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international-data?i=impic_lab&t=2010



94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플랫폼 개선을 중심으로

라. Governance(MGI) 메뉴

해당 메뉴는 2016년 IOM Global Data Institute가 각국 정부의 이

민 정책에 대한 포괄성을 검토하고 격차를 식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

발한 도구인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MGI)에 대한 개요와 

상세 정보, 출판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마. Resources(Guidance and tools) 메뉴

Resources 메뉴는 Resources와 Explore by data source 2개 하위 

메뉴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하위 메뉴인 Resources는 이주통계의 생산과 

활용의 모든 단계를 증진하기 위한 지침과 도구를 제공한다. 두 번째 하

위 메뉴인 Explore by data source는 이러한 지침을 데이터의 유형(행

정, 센서스, 빅데이터, 설문조사, IOM 생산 데이터)별로 구분하여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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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해외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의 구조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주

요 메뉴 구성과 관련하여 보면, 설문조사 자료 중심의 데이터포털인 경우

는 데이터베이스를 주요 메뉴로 배치한다. 반면에, 행정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포괄하는 데이터포털은 온라인 분석 도구를 주요 메뉴로 사용한

다. 예컨대, 앞에서 분석한 포털 중에서 NACJD와 SAMHDA는 마이크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첫 번째 메뉴로 배치하고 실시간 온라인 분

석 도구를 각각 데이터 검색 결과 화면 내부 또는 두 번째 메뉴로 배치하

였다. 반면, MDP는 실시간 온라인 분석 도구인 Data(Interactive 

Dashboard)를 웹사이트의 가장 첫 번째 메뉴로 배치하고 주요 데이터 

목록은 두 번째 메뉴인 Overviews 내의 하위 메뉴인 Thematic data 

overviews의 개별 테마에서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검색 방식은 데이터포털이 다루는 데이터의 특성과 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형사사법 관련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생산된 조사자

료를 공개하는 NACJD의 경우 Sponsor, National Statistics, 

Criminal Justice Processing, Data Format, Access, Types of 

Data, Special Topics 7개 검색 필터를 사용했다. 반면에, 해당 데이터

포털의 운영기관이 직접 생산한 12개 데이터만을 공개하는 SAMHDA는 

별도의 데이터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조사자료의 이름을 데이터 공

개 메뉴의 이름으로 활용했다. 앞에서 분석한 데이터포털 중 가장 방대한 

종류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MDP는 이주 관련 주제를 38개 테마로 

분류하고, 각 테마 관련 데이터를 개별 테마 화면 내에서 목록의 형식으

로 제공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포털 운영기관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생산한 이주 관련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고 연결하

는 MDP의 데이터 공개 방식은 ‘이주’와 관련된 데이터를 집대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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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당 분야에서 이 포털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나아

가, MDP는 Frameworks(SDGs and GCM) 메뉴에서 데이터와 인포그

래픽 등 MDP의 주요 콘텐츠를 유엔 회원국이 합의한 이주 글로벌 콤팩

트의 목표별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포

털이 종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

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포털 운영기관의 본 웹사이트와 데이터포털 웹사이트 간의 연결

성을 높이거나 데이터포털의 기본 데이터 베이스를 포털의 중심으로 사

용함으로써 포털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SAMHDA에서는 Quick Statistics 메뉴 등 일부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포털의 운영기관인 SAMHSA 홈페이지의 메뉴로 이동했다. MDP의 경우

에는 다른 메뉴에서도 데이터 관련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포털의 기본 데

이터베이스이자 가장 첫 번째 메뉴인 Data(Interactive dashboards) 

메뉴로 화면이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데이터포털 사례 분석의 내용적 측면의 시사점은 정

보 제공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3개 해외 데이터포털은 모

두 웹사이트 내 온라인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포털은 이러

한 분석 도구와 더불어 지도와 도표 등의 형식을 활용해 통계시각화 기능

도 함께 제공한다. 3개 포털 이외에도 미국 법무부 산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https://bjs.ojp.gov/data/data-analysis-tools) 등 

다른 해외 주요 국가기관 데이터포털도 이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온라인 

분석 기능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이 기능의 도

입은 포털을 더욱 이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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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운영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절은 이용자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을, 제2절은 마이크로데

이터 이용 현황을, 제3절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

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1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방문 현황의 경우 총 방문 건수는 2021년 

1,197,485건이고 이후 증가하여 2024년은 13,250,006건으로 전년

(2023년 2,353,118건)에 비해 5.6배 증가하였다(<표 4-1> 참조). 1일 

평균 방문 건수 역시 2024년 37,535건으로 2023년(6,446건) 대비 5.8

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평균 방문 길이’는 이용자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에 방문하여 머무르는 시간에 대한 것으로, 2021년의 경우 1시간 23분 

25초였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50분 50초로 2023년(29

분 49초)에 비해 21분 1초 증가하였다.

〈표 4-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평균 방문 길이: 2021~2024년
(단위: 건, 시:분: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방문 건수 1,197,485 1,200,371 2,353,118 13,250,006

1일 평균 방문 건수 3,280 3,288 6,446 37,535

평균 방문 길이 01:23:25 00:44:45 00:29:49 00:50:50

주: 2024년은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록임

제4장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운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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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용자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접속할 때 수집되는 IP 정보를 

활용하면 이용자의 위치 분석이 가능하여 이용자 로그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4-2>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의 국내외 방문 현황으로, 국

내 방문은 감소한 반면에 국외 방문은 크게 증가하였다.

〈표 4-2〉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국내외 방문 수: 2021~2024년
(단위: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내 방문 776,332(64.8) 681,811(56.8) 597,331(25.4) 218,625(1.7)

국외 방문 421,153(35.2) 518,560(43.2) 1,755,787(74.6) 13,250,006(98.3)

주: 2024년은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록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페이지 열람 수, 1일 평균 열람 수와 방문당 평

균 열람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페이지 열람 

수는 2021년 22,222,070페이지였으나, 2022년 대폭 감소한 후 다시 증

가하여 2024년 97,788,892페이지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열람 수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여 2024년 277,022페이지로 나타났다. 방문당 평균 열

람 수는 2021년 18.56페이지였으나 점차 감소하다가 2024년 7.38페이

지로 2023년(4.29페이지)에 비해 1.72배 증가하였다.

〈표 4-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페이지 열람 수: 2021~2024년
(단위: 페이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페이지 열람 수 22,222,070 8,294,830 10,104,181 97,788,892

1일 평균 열람 수 60,882 22,725 27,682 277,022

방문당 평균 열람 수 18.56 6.91 4.29 7.38

주: 2024년은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록임

다음 <표 4-4>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방문한 국가별 현황으로 대한

민국 이외의 국외(미국, 중국, 싱가포르, 사이프러스 등)에서의 방문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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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후 국외 방문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최

근 증가하고 있는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13) 이용

자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VPN 서버는 다양한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데, 미국이 가장 많으며 독일,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국외 방문 이용자 중에서 사이프러스의 증가는 사이프러스 VPN 서버를 

통한 접속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VPN 이용

자 방문이 증가할수록 IP 주소를 통한 국내외 방문 수 로그분석 결과에 

대한 의미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표 4-4〉 국가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 2024년 1~12월
(단위: %)

기간 1위 2위 3위 4위 5위

1월 중국(32.72) 미국(26.75) 대한민국(13.82) 사이프러스(10.59) 싱가포르(8.98)

2월 미국(38.04) 중국(29.73) 사이프러스(9.57) 싱가포르(9.25) 대한민국(8.93)

3월 중국(54.11) 싱가포르(23.76) 미국(13.24) 사이프러스(3.68) 대한민국(3.59)

4월 중국(56.88) 싱가포르(20.33) 미국(14.00) 사이프러스(4.15) 대한민국(3.31)

5월 미국(46.47) 중국(31.90) 싱가포르(10.08) 사이프러스(5.48) 대한민국(4.33)

6월 미국(71.49) 대한민국(11.41) 사이프러스(7.70) 중국(3.90) 싱가포르(2.66)

7월 미국(50.12) 싱가포르(45.86) 인도(1.97) 대한민국(0.48) 일본(0.48)

8월 미국(51.17) 싱가포르(45.34) 인도(1.95) 일본(0.48) 사이프러스(0.37)

9월 미국(63.33) 싱가포르(15.01) 대한민국(7.36) 중국(3.07) 스위스(2.36)

10월 미국(74.92) 대한민국(9.42) 스위스(6.10) 싱가포르(2.60) 중국(1.41)

11월 미국(45.56) 대한민국(23.75) 싱가포르(6.31) 스위스(5.99) 중국(3.12)

12월 미국(33.66) 중국(33.39) 대한민국(15.58) 스위스(5.32) 독일(2.83)

주: 1. 알 수 없는 국가는 제외함.
2. 2024년은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록임.

13) 가상 사설망은 인터넷 트래픽을 보호하고 온라인에서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안 가상 사설망 서버에 연결하면 인터넷 트래픽이 해커, 정
부, 인터넷 제공 업체를 비롯한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암호화된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https://www.expressvpn.com/kr/what-is-vpn 2024.10.1. 인출). 즉, 가상 사
설망을 통해 접속하면 사용자의 실제 위치와 IP 주소가 숨겨지고, 그 대신 가상 사설망
의 IP 주소로 인터넷에 연결된 것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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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문 유입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방문 유입 경

로는 4가지로, 인터넷 주소창에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

법, 추천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 구글 등의 검색엔진이나 다음, 네

이버 등의 종합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데이터, 데이터포털 등)를 검색하

여 접속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4년은 URL 주소를 직접 인

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60.33%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39.2%를 차지한 반면에, 추천 사이

트를 통해 접속한 비율은 1.35%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5〉 방문 유입 경로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유입 비율: 2021~2024년

주: 2024년은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록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유입 시 참조 사이트를 보면 구글

(google.com)을 통한 접속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6> 참조). 

다음으로 네이버(naver.com), 구글(google.co.kr)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유입 시 참조 사이트 순위
(단위: 건)

순위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방문 유입 건수

1위 portal google.com 5,057,784

2위 portal naver.com 5,362

3위 portal google.co.kr 4,059

4위 portal baidu.com 1,832

5위 portal nhis.or.kr 1.716

6위 portal bing.com 1,173

7위 portal daum.net 632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직접 접속 32.10% 81.40% 77.10% 60.33%

추천 사이트 13.10% 11.60% 11.00% 1.35%

검색어 입력 49.30% 6.10% 11.30% 39.20%

기타 5.40% 0.90% 0.60%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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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콘텐츠의 경로 분석을 살펴본 결과, 

메인 페이지에서 시작과 종료를 한 비율이 절반 이상(50.19%)으로 가장 

높았다(<표 4-7> 참조). 다음으로 마이크로데이터의 자료 신청이 

12.85%이고, Data Bank의 주제별의 경우가 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콘텐츠 경로 분석

순위 콘텐츠 시작 경로 콘텐츠 종료 경로 방문 비율

1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 50.19%

2 마이크로데이터_자료신청 마이크로데이터_자료신청 12.85%

3 Data Bank_주제별 Data Bank_주제별 2.30%

4 메인 페이지 마이크로데이터_자료신청 2.21%

5 보건복지통계_국내통계 보건복지통계_국내통계 2.14%

6 메인 페이지 통합검색 1.98%

7 메인 페이지 보건복지통계_보건복지통계 1.30%

8 마이크로데이터_자료활용 마이크로데이터_자료활용 1.30%

9 정보마당_공지사항 정보마당_공지사항 1.26%

10 메인 페이지 Data Bank_주제별 0.90%

11 기타 23.56%

주: 2024년은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록임

제2절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현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중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런 다음 이용자는 신청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마이크로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이크

로데이터 이용자의 소속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8>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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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의 78.2%가 학교 소속을 차지하였다. 다

음으로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 14.4%이며, 기타가 4.9%이고, 민간기업

이 2.5%로 나타났다.

〈표 4-8〉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현황

소속
이용자

이용 빈도 비율

민간기업 26명 2.5%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150명 14.4%

학교 812명 78.2%

기타 51명 4.9%

합계 1,039명 100.0%

주: 2024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다음은 5년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현황을 보면 2020년 911건을 제

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은 2,140건을 제공하였다(<표 

4-9> 참조). 2024년은 2,027건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동

안 추이를 보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4-9〉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현황

연도 제공 건수

2024년 2,027건

2023년 2,140건

2022년 1,327건

2021년 1,614건

2020년 911건

주: 1. 2024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2023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2023, 이기호 외)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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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을 보면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실적인데, 노인실

태조사가 36.17%(880건)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인실태

조사가 11.76%(286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가 

6.78%(165건), 의료서비스경험조사가 6.49%(158건), 가족과 출산 조사

가 4.4%(10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수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었으며 총 72종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었다.

〈표 4-10〉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실적
(단위: 건)

구분 데이터명 빈도 비율

1 노인실태조사 880 36.17%

2 장애인실태조사 286 11.76%

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65 6.78%

4 의료서비스경험조사 158 6.49%

5 가족과 출산 조사 107 4.40%

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58 2.38%

7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44 1.81%

8 환자조사 39 1.60%

9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37 1.52%

10 청소년 자립 준비 실태조사 35 1.44%

1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28 1.15%

12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27 1.11%

13 노후돌봄 관련 국민인식조사 26 1.07%

14 생활 사건 및 트라우마 경험조사 26 1.07%

15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결혼 관련 조사 22 0.90%

16 건강정보문해력 및 관련 요인 조사 21 0.86%

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20 0.82%

18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20 0.82%

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20 0.82%

20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19 0.78%

21 청년의 일과 생활실태 조사 18 0.74%

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18 0.74%

2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17 0.70%

24 아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 17 0.70%

25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16 0.66%

26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16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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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명 빈도 비율

27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16 0.66%

28 디지털헬스 접근성 및 개인역량요인에 대한 조사 15 0.62%

29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14 0.58%

30 웰다잉에 대한 전국민 인식 조사 14 0.58%

31 고령자 경제활동, 사회활동 실태조사 12 0.49%

32 노인돌봄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2 0.49%

33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12 0.49%

34 방문요양 제공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환경 실태조사 12 0.49%

35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의견 조사 11 0.45%

36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11 0.45%

37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9 0.37%

38 한국 사회 분배인식 조사 8 0.33%

39 고용형태 다변화 양상과 주관적 삶의 인식 조사 7 0.29%

40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7 0.29%

4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과 건강권에 관한 인식설문조사 7 0.29%

42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7 0.29%

43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7 0.29%

4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7 0.29%

45 의약품 선택에 관한 일반인 인식 조사 7 0.29%

46 미혼모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6 0.25%

47 외국인 근로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 6 0.25%

48 임신 출산 지원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 6 0.25%

49 임신준비 및 출산에 대한 조사 6 0.25%

50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6 0.25%

51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6 0.25%

52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5 0.21%

53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5 0.21%

54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4 0.16%

55 노인보호실태조사 4 0.16%

56 미혼 여성의 여성계 건강에 대한 조사 4 0.16%

57 식품·의약품 정보 이해·활용 현황 조사 4 0.16%

58 우리나라 치매노인실태 조사 4 0.16%

5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경험 조사 4 0.16%

60 헬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황과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4 0.16%

61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 조사 3 0.12%

62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3 0.12%

63 재난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3 0.12%

64 건강위험인지조사 2 0.08%

65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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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4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신청자가 2종 이상의 데이터를 신청한 경우 개별적으로 집계하였음. 즉, 홍길동이 2017년 노

인실태조사, 2011년 노인실태조사 그리고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이용한 경우 노인
실태조사 2건, 의료서비스경험조사 1건으로 집계함

제3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이용자는 매해 증가하

고 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는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와 콘텐츠

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이용자의 의견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충분한 데이터/통계를 

제공받았는지를 점검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매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목적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의 만족도, 콘텐츠 수요, 개선 

사항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로, 표본 규모는 1,000명을 목표로 하였다. 2024년의 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구분 데이터명 빈도 비율

66 비대면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 2 0.08%

67 어린이집 이용경험 및 보육서비스 품질 실태조사 2 0.08%

68 월별 소셜데이터 2 0.08%

69 저출산 고령화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 2 0.08%

70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전문가) 1 0.04%

71 전국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1 0.04%

72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1 0.04%

총합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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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알림창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

다([그림 4-1] 참조). 조사 내용은 <표 4-11>과 같이 4가지 영역(사용 목

적 및 방문 빈도, 제공 서비스 사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사용 평가 및 개선 사항, 일반 사항)이며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메인 메뉴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서브 메뉴에 대

한 현황, 기존 메뉴 이외 새로 추가하거나 확대하고 싶은 메뉴에 대한 선

호도를 파악하는 문항도 추가하였다.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는 [부록 2]을 

참조하면 된다.

〔그림 4-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알림창 배너

〈표 4-1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 내용
(단위: 개)

영역 문항 수 내용

방문 목적 및 빈도 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사용의 주된 목적, 방문 횟수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2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메뉴별 사
용 여부 및 만족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평가 및 개선 사항

17

데이터 업데이트 시기, 메뉴 구성의 다양성, 정보
량, 제공 데이터의 신뢰도, 정보 검색의 용이성, 보
건복지데이터포털 추천 의향, 개선 및 신규 추가 
서비스 등

일반 사항 4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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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결과 

가. 응답자 일반 사항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4-12>와 같다. 여성이 75.3% 

(753명)로 남성(24.7%, 247명)에 비해 50.6%p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47.9%(47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9.2%, 292명), 

20대 이하(14%, 140명), 50대(6%, 60명), 60대 이상(2.9%, 29명) 순이

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학교 졸업이 74.1%(741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재학 이상이 12.5%(125명)를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민간기업 종사자(55.2%, 552명)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15.2%, 152명), 정부, 공공기관 

등 종사자(10.9%, 109명), 학생(10.5%, 105명) 순이었다.

〈표 4-12〉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명, %)

항목 빈도

성별
남성 247 ( 24.7)

여성 753 ( 75.3)

연령대

20대 이하 140 ( 14.0)

30대 479 ( 47.9)

40대 292 ( 29.2)

50대 60 (  6.0)

60대 이상 29 (  2.9)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81 (  8.1)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53 (  5.3)

대학교 졸업 741 ( 74.1)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55 ( 5.5)

대학원 졸업 7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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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문 목적 및 빈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방문하는 목적은 ‘보건복지 연구 및 조사 동향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가 35.9%이고 ‘관심 분야의 통계 및 데이터

를 보기 위하여’가 34.3%로 가장 높았다([그림 4-2] 참조). 다음으로 마

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11.8%), 소셜데이터 통계를 얻기 위하

여(11%), 논문, 과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7%)의 순

이었다.

〔그림 4-2〕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목적
(단위: %)

[그림 4-3]의 방문 빈도를 보면 한 달에 1회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3개월에 1회 이상이 26%였다. 매주 1회 이상 방문하는 다

항목 빈도

직업

학생 105 ( 10.5)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
(예: 학교, 연구원 등)

152 ( 15.2)

정부, 공공기관 등 종사자 109 ( 10.9)

민간기업 종사자 552 ( 55.2)

기타 82 (  8.2)

합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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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이용자도 8.6%로 나타났다. 

〔그림 4-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빈도
(단위: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응

답한 이용자가 67.7%(매우 유용하다 15.1%, 대체로 유용하다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4] 참조).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24.4%이

고, 유용하지 않다는 7.9%(대체로 유용하지 않다 6.8%, 전혀 유용하지 

않다 1.1%)로 나타났다.

〔그림 4-4〕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용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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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메뉴는 5개로, Data Bank, 마이크로데이터, 

보건복지통계, 통계시각화, 정보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메뉴에서 가

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는 보건복지통계가 28.3%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통계시각화가 23.2%였다([그림 4-5] 참조). 정보마당

(17.8%)과 마이크로데이터(16.3%)가 비슷하였고, Data Bank가 14.4%

로 가장 낮았다.

〔그림 4-5〕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단위: %)

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 3가지를 우선순위로 질문하였으며, 중복 응답을 고려하여 분석
한 결과임.

다음은 5개 메뉴별로 서비스 사용 여부와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

뉴, 서비스 사용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Data Bank의 하위 메뉴인 

‘주제별’은 연구 주제별 분류체계에 따라 연구 과제별로 마이크로데이

터 제공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별 자료현황’은 연구주제

별 분류체계에 따라 연구 과제에서 조사·수집된 Micro & Macro 데이

터 제공 건수를 보여준다. ‘데이터 유형별’은 양적 마이크로데이터를 활

용하여 수행한 연구 과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Data Summar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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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양적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의 요약 및 주요 내용을 비

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Deposit Data’는 외부연구

자가 데이터를 위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6]을 보면 Data Bank 메뉴를 43.1%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Data Bank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는 주제별 자료현

황이 39.9%로 가장 높았다. 주제별과 데이터 유형별이 23.7%로 동일했

으며 Data Summary가 10.9%였다. Deposit Data가 1.9%로 가장 낮

은 활용도로 나타났다.

〔그림 4-6〕 ‘Data Bank’ 서비스 사용 여부 및 가장 많이 사용한 메뉴
(단위: %)

Data Bank 서비스 사용 여부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

Data Bank 서비스 사용에 대해 78.7%(매우 만족한다 21.4%, 대체로 

만족한다 57.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7] 참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9%였고, 만족하지 않다(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2.1%, 전

혀 만족하지 않는다 0.2%)는 2.3%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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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ata Bank’ 서비스 사용 만족도
(단위: %)

마이크로데이터의 하위 메뉴인 ‘자료신청’에서는 수집된 마이크로데이

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부 연구자가 희망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신

청할 수 있다. ‘자료활용’은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에 기반하여 작성된 

보고서, 논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4-8]을 보면 마이크로데

이터 메뉴를 43.2%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마이크로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는 자료활용이 74.1%로 높았고, 자료신청이 

25.9%로 나타났다.

〔그림 4-8〕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사용 여부 및 가장 많이 사용한 메뉴
(단위: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사용 여부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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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사용에 대해 78.7%(매우 만족한다 23.8%, 대

체로 만족한다 54.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9] 참조). 다음

으로 보통이다가 19.7%였고, 만족하지 않다(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는 1.6%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림 4-9〕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사용 만족도
(단위: %)

보건복지통계의 하위 메뉴인 ‘주요통계지표’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

양한 주요 통계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OECD Health Statistics

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건복지통계’는 가족과출산조사, 한국복

지패널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별 통계자료를 제공한

다. ‘국내 통계’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국내 기관별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통계’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해외 기구별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해

외메타데이터’는 다양한 해외 조사자료 및 통계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를 제공한다. [그림 4-10]을 보면 보건복지통계 메뉴를 68.2%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5개 주요 메뉴 중에서 서비스를 사용한 비율이 높

은 편에 속하였다. 보건복지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는 보건

복지통계가 4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요통계지표가 26%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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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계 22% 순이었다. 이에 반해 해외통계(2.9%)와 해외메타데이터

(2.1%)의 활용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사용 여부 및 가장 많이 사용한 메뉴
(단위: %)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사용 여부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사용에 대해 80.7%(매우 만족한다 26.3%, 대체

로 만족한다 5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11] 참조). 다음

으로 보통이다가 16.7%였고, 만족하지 않다(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7%)는 2.6%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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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사용 만족도
(단위: %)

통계시각화의 하위 메뉴인 ‘보건복지뉴스분석’은 빅카인즈의 뉴스 기

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뉴스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카드뉴

스’와 ‘인포그래픽’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 통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다. ‘워드클라우드생성’은 

이용자가 분석을 희망하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시각화한 결과물(워드클

라우드, 막대그래프 등)로 제공해 준다. [그림 4-12]를 보면 통계시각화 

메뉴를 67.1%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보건복지통

계와 더불어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높은 메뉴에 속하였다. 통계시각화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는 카드뉴스가 42.9%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보건복지뉴스분석이 25.8%이고, 인포그래픽이 22.1% 순이었다. 

워드클라우드생성은 9.2%로 다른 하위 메뉴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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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통계시각화’ 서비스 사용 여부 및 가장 많이 사용한 메뉴
(단위: %)

통계시각화 서비스 사용 여부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

주: 통계시각화 서비스 사용 여부의 경우 1.0%(10명)는 응답하지 못하여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통계시각화의 하위 메뉴를 개편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위 메

뉴별 서비스 사용 여부와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4-13]을 보면 

보건복지뉴스분석의 하위 메뉴를 46%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보

건복지뉴스분석 서비스 사용에 대해 79.1%(매우 만족한다 21.7%, 대체

로 만족한다 57.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8.9%였고, 만족하지 않다(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7%, 전혀 만족하

지 않는다 0.2%)는 1.9%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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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보건복지뉴스분석’ 서비스 사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보건복지뉴스분석 서비스 사용 여부

서비스 사용 만족도

 

[그림 4-14]를 보면 카드뉴스의 하위 메뉴를 49.5%가 사용한 적이 있

다고 하였다. 카드뉴스 서비스 사용에 대해 81.1%(매우 만족한다 35.2%, 

대체로 만족한다 45.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가 16.6%였고, 만족하지 않다(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8%,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0.6%)는 2.4%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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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카드뉴스’ 서비스 사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카드뉴스 서비스 사용 여부

서비스 사용 만족도

 

[그림 4-15]를 보면 인포그래픽의 하위 메뉴를 38%가 사용한 적이 있

다고 하였다. 인포그래픽 서비스 사용에 대해 82.2%(매우 만족한다 

29%, 대체로 만족한다 53.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보통

이다가 15.3%였고, 만족하지 않다(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2.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는 2.6%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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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인포그래픽’ 서비스 사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인포그래픽 서비스 사용 여부

서비스 사용 만족도

 

[그림 4-16]을 보면 워드클라우드생성의 하위 메뉴를 20.8%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워드클라우드생성 서비스 사용에 대해 70.7%(매우 

만족한다 20.7%, 대체로 만족한다 5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으로 보통이다가 25.5%였고, 만족하지 않다(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3.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는 3.9%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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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워드클라우드생성’ 서비스 사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워드클라우드생성 서비스 사용 여부

서비스 사용 만족도

 

다음은 정보마당 메뉴에 대한 것으로 [그림 4-17]을 보면 60.8%가 사

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정보마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는 

공지사항(44.4%)과 통계용어(42.1%)였고, 질문하기도 13.5%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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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정보마당’ 서비스 사용 여부 및 가장 많이 사용한 메뉴
(단위: %)

정보마당 서비스 사용 여부

가장 많이 사용한 하위 메뉴

 

정보마당 서비스 사용에 대해 76.1%(매우 만족한다 24.3%, 대체로 만

족한다 51.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18] 참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2%였고, 만족하지 않다(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5%, 전

혀 만족하지 않는다 0.3%)는 1.8%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림 4-18〕 ‘정보마당’ 서비스 사용 만족도
(단위: %)

 



124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플랫폼 개선을 중심으로

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평가 및 개선 사항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평가를 위해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개선하는 데 활

용하고자 한다. 데이터 업데이트 시기, 메뉴 구성의 다양성, 제공 데이터

의 신뢰도 등의 11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

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9]와 같다. 

11개 문항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3.8~4.1점으로 유사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이 3.9점이었는데, ‘(5)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신뢰할 만하

다’가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통계 업데이트 시기가 적절하

다’, ‘(3) 제공 정보의 주제별 구성이 다양하다’, ‘(7) 처음에 입력한 키워

드로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어낸다’는 3.8점이었다. 

다음 11개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

공하는 통계정보의 적절성’을 측정한 문항인 ‘(1) 제공하는 통계정보가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에 대해 그렇다가 

69.2%(매우 그렇다 23.5%, 그렇다 45.7%)였고, 보통이다가 26.3%였다. 

그렇지 않다는 4.5%(그렇지 않다 3.6%, 전혀 그렇지 않다 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시의성’을 측정한 문항

인 ‘(2) 통계 업데이트 시기가 적절하다’에 대해 그렇다가 65.7%(매우 그

렇다 22.7%, 그렇다 43%)였고, 보통이다가 29.2%였다. 그렇지 않다는 

5.1%(그렇지 않다 4.9%, 전혀 그렇지 않다 0.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주제 다양성’을 측정한 

문항인 ‘(3) 제공 정보의 주제별 구성이 다양하다’에 대해 그렇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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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매우 그렇다 21.2%, 그렇다 46.1%)였고, 보통이다가 28.8%였다. 

그렇지 않다는 3.9%(그렇지 않다 3.2%, 전혀 그렇지 않다 0.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 양의 충분성’을 측정한 

문항인 ‘(4)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다’에 대해 그렇다가 68.6%(매

우 그렇다 22.4%, 그렇다 46.2%)였고, 보통이다가 27%였다. 그렇지 않

다는 4.4%(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매우 낮게 나타났

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측정한 문항

인 ‘(5)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신뢰할 만하다’에 대해 그렇다가 77.3%(매

우 그렇다 33.4%, 그렇다 43.9%)였고, 보통이다가 19.4%였다. 그렇지 

않다는 3.3%(그렇지 않다 2.9%,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매우 낮게 나

타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탐색 용이성’을 측정한 

문항인 ‘(6)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가 68.5%(매

우 그렇다 22.3%, 그렇다 46.2%)였고, 보통이다가 27%였다. 그렇지 않

다는 4.5%(그렇지 않다 4.2%, 전혀 그렇지 않다 0.3%)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한 문항인 ‘(7) 처

음에 입력한 키워드로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어낸다’에 대해 그렇다

가 65%(매우 그렇다 23%, 그렇다 42%)였고, 보통이다가 30.6%였다. 그

렇지 않다는 4.4%(그렇지 않다 3.7%, 전혀 그렇지 않다 0.7%)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웹페이지 및 메뉴 구성의 적절성’을 측정한 문

항인 ‘(8) 포털의 웹페이지 및 메뉴 구성이 만족스럽다’에 대해 그렇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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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매우 그렇다 23.6%, 그렇다 44.5%)였고, 보통이다가 28%였다. 

그렇지 않다는 3.9%(그렇지 않다 3.8%, 전혀 그렇지 않다 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메뉴 레이블 체계의 적절성’을 측정한 문항인 

‘(9) 포털의 메뉴 항목 이름이 이해하기 쉽다’에 대해 그렇다가 71.2%(매

우 그렇다 25.3%, 그렇다 45.9%)였고, 보통이다가 24.4%였다. 그렇지 

않다는 4.4%(그렇지 않다 3.8%, 전혀 그렇지 않다 0.6%)로 매우 낮게 나

타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문항인 ‘(10) 포털의 문의사항, 자료신청 등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한다’에 

대해 그렇다가 69.8%(매우 그렇다 24%, 그렇다 45.8%)였고, 보통이다

가 26.8%였다. 그렇지 않다는 3.4%(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문항인 ‘(11) 주변 

사람들에게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가 

69.9%(매우 그렇다 25.4%, 그렇다 44.5%)였고, 보통이다가 26.1%였다. 

그렇지 않다는 4%(그렇지 않다 3.3%, 전혀 그렇지 않다 0.7%)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앞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콘텐츠 및 서비스

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5) 제공하는 통

계정보를 신뢰할 만하다’에 대해 그렇다가 77.3%로 가장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9) 포털의 메뉴 항목 이름이 이해하기 쉽다’에 대해 

그렇다가 71.2%이고, ‘(11) 주변 사람들에게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가 69.9%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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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2) 통계 업데이트 시기가 적절하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5.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 통계 업데이트 시기

의 적절성을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 문항들에 대해

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5% 이하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나, ‘(1) 제공하

는 통계정보가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와 

‘(6)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4.5%였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선 시 보건복지 관련 통계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검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파악해 보면 <표 4-13>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에서 ‘(5)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가 5점 만점 

기준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50대 

응답자가 11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

은 점수를 주었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응답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

든 문항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7) 처음에 입력한 키워드

로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어낸다’와 ‘(9) 포털의 메뉴 항목 이름이 이

해하기 쉽다’가 3.5점으로 11개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 이

용자를 위해 검색 기능의 편리함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메뉴 이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재학 

중인 응답자가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대

학원 졸업인 응답자의 경우 ‘(7) 처음에 입력한 키워드로 만족할 만한 검

색 결과를 얻어낸다’(3.6점)와 ‘(2) 통계 업데이트 시기가 적절하다’(3.7

점)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 살펴보면, ‘(5) 제

공하는 통계정보를 신뢰할 만하다’에 모든 직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

었다. 11개 문항에 대해 학생,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가 다른 직업

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에 정부, 공공기관 종사자

는 낮은 점수를 준 편이었는데, ‘(2) 통계 업데이트 시기가 적절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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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다’, ‘(7) 처음에 입력한 키워드로 만족할 만

한 검색 결과를 얻어낸다’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통계 업데이트 시기의 적절성, 제공하는 통계정보 

양의 충분성, 검색 결과의 정확성, 메뉴 이름의 직관성에 대한 기능도 보

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점)

(1) (2) (3) (4) (5) (6) (7) (8) (9) (10) (11)

성별
남자 3.8 3.8 3.8 3.9 4.1 3.9 3.9 3.9 3.9 3.9 3.9 

여자 3.9 3.9 3.9 3.9 4.1 3.9 3.8 3.9 3.9 3.9 3.9 

연령대

20대 이하 4.0 4.0 4.0 4.1 4.3 4.0 3.9 4.0 4.0 4.0 4.0 

30대 3.8 3.8 3.8 3.9 4.1 3.9 3.8 3.9 3.9 3.9 3.9 

40대 3.9 3.8 3.8 3.8 4.0 3.8 3.8 3.8 3.9 3.8 3.9 

50대 4.1 4.0 4.0 4.0 4.1 3.9 4.0 4.1 4.0 4.0 4.0 

60대 이상 3.6 3.7 3.7 3.6 3.8 3.6 3.5 3.6 3.5 3.7 3.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3.8 3.8 3.8 3.9 3.8 3.9 3.9 3.9 4.0 4.0 

대학교 재학 4.0 3.9 4.0 4.0 4.3 3.9 3.9 3.9 4.0 4.0 3.9 

대학교 졸업 3.8 3.8 3.8 3.8 4.1 3.9 3.8 3.9 3.9 3.9 3.9 

대학원 재학 4.0 4.0 4.0 4.1 4.2 4.0 3.9 4.1 4.2 4.2 4.1 

대학원 졸업 4.0 3.7 3.9 3.9 4.2 3.8 3.6 3.9 3.9 3.8 3.9 

직업

학생 3.9 3.9 4.0 4.1 4.2 3.9 3.8 3.9 4.0 4.1 4.0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 3.9 3.9 3.9 3.9 4.1 3.9 3.8 4.0 4.1 4.0 4.0 

정부, 공공기관 등 종사자 3.8 3.7 3.8 3.7 4.1 3.8 3.7 3.8 3.8 3.8 3.8 

민간기업 종사자 3.9 3.8 3.8 3.9 4.1 3.9 3.9 3.9 3.9 3.9 3.9 

기타 3.9 3.8 3.7 3.7 3.9 3.8 3.7 3.7 3.8 3.8 3.7 

주: 해당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공하는 통계정보가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
(2) 통계 업데이트 시기가 적절하다
(3) 제공 정보의 주제별 구성이 다양하다
(4)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다
(5)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신뢰할 만하다
(6)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 처음에 입력한 키워드로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어낸다
(8) 포털의 웹페이지 및 메뉴 구성이 만족스럽다
(9) 포털의 메뉴 항목 이름이 이해하기 쉽다
(10) 포털의 문의사항, 자료신청 등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한다
(11) 주변 사람들에게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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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 장의 제1절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이용 현황을 분석

하였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자는 2023년 2,353,118건에서 2024

년에는 13,250,006건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일 평균 방문자 

수도 2023년에 비해 약 5.8배 증가하였다. 사용자의 평균 방문 시간은 

2021년 1시간 23분에서 2024년 50분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페

이지 열람 수는 2021년 22,222,070페이지였으나 2022년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24년 97,788,892페이지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외 

방문자를 분석해 보면 미국, 중국, 싱가포르, 사이프러스 등의 국외 방문

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가상 사설망을 이용한 접속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이프러스의 가상 사설망 서버를 통한 접속이 증가하여 

사이프러스에서의 방문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P 주소를 통

한 국내외 방문 수 로그 분석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는 학술 

및 연구 목적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제2절에서는 마

이크로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이

용자의 소속은 학교가 7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기관 및 공공

기관이 14.4%이고, 기타가 4.9%이고, 민간기업이 2.5%로 나타났다. 마

이크로데이터 제공 건수는 2020년 911건에서 2023년 2,140건으로 증

가했으나, 2024년 2,027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2024년 마이크로데이

터 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가 36.17%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

다. 다음으로 장애인실태조사 11.7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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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사 6.78%,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6.49%, 가족과 출산 조사 4.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수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었으며 총 

72종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었다.

제3절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목

적 및 빈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이용 평가 및 개선 사

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3%가 여성이었으며, 30

대가 47.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86.6%

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민간기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 정부,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학생 순이었다. 

방문의 주된 목적은 보건복지 연구 및 조사 동향에 대한 정보 획득

(35.9%)과 관심 분야의 통계 및 데이터 확인(34.3%)이었다. 그다음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11.8%)과 소셜데이터 통계 획득(11%)이 차지하였

다. 방문 빈도는 한 달에 1회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개

월에 1회 이상이 26%이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중에서 보건복지통계

(28.3%)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통계시각화(23.2%)가 차지

하였다. 정보마당(17.8%)과 마이크로데이터(16.3%)의 사용은 비슷하였

고, Data Bank(14.4%)가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통계’의 경우 응답자의 68.2%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0.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는 메뉴 중에서 이용 경험이 가

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사용

한 하위 메뉴는 ‘보건복지통계’, ‘주요통계지표’와 ‘국내통계’였다. 이에 

반해 ‘해외통계’와 ‘해외메타데이터’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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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시각화’의 경우 응답자의 67.1%가 이용한 경험이 있어서 ‘보건복

지통계’와 더불어 이용 경험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하위 메뉴 개편 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위 메뉴별로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들은 ‘카드뉴

스’와 ‘보건복지뉴스분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서비스 만족도도 

81.1%와 79.1%로 높게 나타났다. ‘인포그래픽’의 서비스 만족도는 

82.2%였고, ‘워드클라우드생성’은 70.7%였다.

‘정보마당’의 경우 응답자의 60.8%가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76.1%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 응답자의 43.2%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78.7%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메뉴 중에서 ‘자료활

용’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Data Bank’의 경우 응답자의 43.1%가 이용 경험이 있으며, 78.7%

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메뉴 중에서 ‘주제별 자료 

현황’과 ‘데이터 유형별’이 많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평가하기 위해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1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문항별 평균 만족

도 점수는 3.8~4.1점으로 유사하였고 대부분 3.9점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신뢰성’이 4.1점으

로 가장 높았으나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시의성’,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주제 다양성’과 ‘검색 결과의 정확성’은 3.8점으로 낮은 값을 가졌다.

만족도 비율을 보면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신뢰성’이 77.3%로 가장 높

았다. 다음으로 ‘메뉴 레이블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71.2%가 이해하기 

쉽다고 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69.9%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공하

는 통계정보의 시의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5.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 통계 업데이트 시기의 적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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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 문항들에 대

해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5% 이하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나,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적절성’과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탐색 용이성’ 2개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가 4.5%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현재 제공되는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이용자의 의견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시 제공하는 통

계에 대한 업데이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자료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 보건복지 관련 통계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고, 보건복

지데이터포털 메뉴 구성 및 이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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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사항

제2절 향후 과제





제1절에서는 앞선 장들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에 반영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제2절에서는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1절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사항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메뉴 구성을 재정비하였다. 그다음은 콘텐츠 구축으로, 조사자료 구축 및 

공개, 메타정보의 주제별 자료 현황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OECD 

Health Statistics 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통계시각화 콘텐츠 업데이

트 및 뉴스 포커스 페이지 신규 개발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데이터포털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1.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메뉴 구성 재정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5개 대메뉴인 Data Bank, 마이크로데이터, 보

건복지통계, 통계시각화, 정보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메뉴에 

2~5개의 하위 메뉴가 있다([그림 5-1] 참조). 하위 메뉴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경우는 삭제하고, 정보 제공이 많은 콘텐츠의 경우는 추가하여 메뉴 

구성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로 확인

한 개선이 필요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용자가 직관적으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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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 이름도 수정하였다.

〔그림 5-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메뉴 구성 - 변경 전

 

각 대메뉴의 개편 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Data Bank의 

하위 메뉴는 주제별, 주제별 자료현황, 데이터 유형별, Data Summary, 

Deposit Data로 구성되어 있다(<표 5-1> 참조). ‘주제별’과 ‘데이터 유

형별’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연구 과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메타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주제별’과 ‘데이터 유형별’은 하나의 하위 

메뉴로 통합하는 것이 무방하여 ‘주제별 자료 목록’으로 통합하였다. ‘주

제별 자료현황’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Data Summary’는 조사자료의 

주제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메타정보로 보여주었다. 초창기 보건복지

데이터포털을 운영할 때는 조사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 그래서 6개 

조사자료인, 장애인 실태조사, 환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의료패

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대한 메

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 기능은 ‘주제별 자료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Deposit Data’도 ‘Data Summary’와 같이 초창기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운영할 때 도입했던 제도로, 외부연구자가 본인의 



제5장 결론 139

연구 성과와 데이터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 위탁 관리하여 다른 연구자

들과 공유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 기능의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5-1〉 Data Bank의 하위 메뉴 변경 전과 후

변경 전 변경 후

⦁주제별 ⦁주제별 자료 현황

⦁주제별 자료현황 ⦁주제별 자료 목록

⦁데이터 유형별

⦁Data Summary

⦁Deposit Data

마이크로데이터의 하위 메뉴는 자료신청과 자료활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표 5-2> 참조). ‘자료 신청’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공개

용 조사자료14)’로 변경하였다. ‘자료활용’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이

용자가 신청하여 제공받은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물(보

고서, 논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일일

이 찾는 어려움이 있어서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료활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추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한다면 관련 정보를 다시 제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5-2〉 마이크로데이터의 하위 메뉴 변경 전과 후

변경 전 변경 후

⦁자료신청 ⦁공개용 조사자료

⦁자료활용

14) 조사자료는 조사표, 코드북,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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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통계의 하위 메뉴는 주요통계지표, 보건복지통계, 국내통계, 

해외통계, 해외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표 5-3> 참조). ‘주요통계지

표’에서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주요 통계 현황을 제공한다. 현재는 

주된 내용이 OECD Health Statistics와 관련이 있어서, 하위 메뉴의 이

름을 명확히 하고자 ‘OECD Health Statistics’으로 변경하였다. ‘보건

복지통계’에서는 2023년 신규 추가된 서비스인 보급통계시스템과 연계

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3종(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을 제공하고 있다. 추후 

보급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하위 메

뉴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통계’와 ‘해외통계’도 보건복지와 관

련된 국내외 기관별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이 하위 메뉴들은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공유 

받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기존의 경우 국내 통계는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

된 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

우 ‘보건복지통계’와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여서 제외하였으며, 보건복지

부 통계 37종,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11종, 질병관리청 통계 13종을 제

공하고 있다. ‘해외통계’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국제기구인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United Nations),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FAO(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메타데이터’

에서는 다양한 해외 통계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외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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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통계의 하위 메뉴 중에

서 가장 저조한 이용률을 보여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5-3〉 보건복지통계의 하위 메뉴 변경 전과 후

변경 전 변경 후

⦁주요통계지표 ⦁보건복지통계

⦁보건복지통계 ⦁OECD Health Statistics

⦁국내통계 ⦁국내통계

⦁해외통계 ⦁해외통계

⦁해외메타데이터

통계시각화의 하위 메뉴는 보건복지뉴스분석,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워드클라우드 생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4> 참조). ‘보건복지뉴스분

석’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위 메뉴 이

름의 명확성을 위해 ‘키워드 트렌드’로 변경하였다. ‘카드뉴스’와 ‘인포그

래픽’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 통계의 이해를 돕고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워드클라우드 생성’에서는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위 이름을 명확하게 하고자 ‘텍스트 분석’

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통계시각화는 대메뉴 중에서 이용자가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서비스로 나타나, 추가 하위 메뉴로 ‘뉴스 포커스’를 생성하였

다. ‘뉴스 포커스’는 KIHASA 주제 분류체계(사회보장일반, 보건의료, 소

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와 가족)에 따라 보건복지 관련 기사를 제공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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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통계시각화의 하위 메뉴 변경 전과 후

변경 전 변경 후

⦁보건복지뉴스분석 ⦁카드뉴스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뉴스 포커스

⦁워드클라우드 생성 ⦁키워드 트렌드

⦁텍스트 분석

정보마당의 하위 메뉴는 공지사항, 통계용어, 질문하기로 구성되어 있

다(<표 5-5> 참조). ‘공지사항’과 ‘질문하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로 하였다. ‘통계용어’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용어명, 

영문 표기, 용어 설명, 용어의 출처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계용어

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추후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가지

면 다시 제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5-5〉 정보마당의 하위 메뉴 변경 전과 후

변경 전 변경 후

⦁공지사항 ⦁공지사항

⦁통계용어 ⦁질문하기

⦁질문하기

최종 메뉴 구성은 [그림 5-2]와 같다. 통계시각화와 정보마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메뉴의 이름을 ‘Data Bank’는 ‘메타정보’로, ‘마이크로데이터’

는 ‘조사자료 신청’으로, ‘보건복지통계’는 ‘주제별 통계’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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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메뉴 구성 - 변경 후

  2. 콘텐츠 구축 

가. 조사자료15) 구축 및 공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한 조사자료는 <부표 1>의 사전 검토 과

정과 <부표 2>의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보건복

지데이터포털을 통해 매해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신규 조사자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총 

33종으로,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

다(<표 5-6> 참조).

15) 조사자료는 조사표, 코드북,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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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2024년 신규 조사자료 구축 현황

번호 조사명
조사
연도

통계청
승인 여부

1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2 미승인

2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결혼 관련 조사 2018 미승인

3 방문요양 제공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환경 실태조사 2020 미승인

4 고용형태 다변화 양상과 주관적 삶의 인식조사 2020 미승인

5 미래의 노인돌봄시설(형태)에 대한 욕구 및 인식조사 2020 미승인

6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2020 미승인

7 아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 2018 미승인

8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0 미승인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경험 조사 2020 미승인

10 청소년 자립 준비 실태조사 2020 미승인

11 외국인 근로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 2020 미승인

12 청년의 일과 생활실태 조사 2020 미승인

13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2021 승인

14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 조사 2021 미승인

15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2021 미승인

16 노인돌봄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021 미승인

17 디지털헬스 접근성 및 개인역량요인에 대한 조사 2021 미승인

1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2021 미승인

19 식품·의약품 정보 이해·활용 현황 조사 2022 미승인

20 비대면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 2022 미승인

21 헬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황과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021 미승인

22 고령자 경제활동, 사회활동 실태조사 2022 미승인

23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2021 미승인

24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2022 미승인

25 재난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2022 미승인

26 임신 출산 지원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 2022 미승인

27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 미승인

28 2021 미승인

29 2022 미승인

30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2021 미승인

31 노인실태조사 2023 승인

32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023 승인

33 장애인실태조사 2023 승인

주: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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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33종의 신규 조사자료를 포함하

여 총 131종16)의 조사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표 5-7> 참조).

〈표 5-7〉 2024년 조사자료 보유·공개 현황

16) 한 종 이상의 조사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해당 조사자료를 모두 카운트한 값임. 예를 
들면,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1종이고, 노인실태조사는 9종으로 합산함.

번호 조사명 조사 연도

1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2021

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2022

3 가족과 출산 조사 2021

4 건강위험인지조사 2014

5 건강정보문해력 및 관련 요인 조사 2020

6 고령자 경제활동, 사회활동 실태조사 2022

7 고용형태 다변화 양상과 주관적 삶의 인식 조사 2020

8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2022

9 국외입양인실태설문조사 2013

10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 조사 2021

11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16

12 노인돌봄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021

13 노인보호실태조사 2009

14 노인실태조사

2023 2020 2017 2014

2011 2008 2004 1998 

1994

15 노후돌봄 관련 국민인식조사 2019

16 디지털헬스 접근성 및 개인역량요인에 대한 조사 2021

17 미래의 노인돌봄시설(형태)에 대한 욕구 및 인식조사 2020

18 미혼 여성의 여성계 건강에 대한 조사 2014

19 미혼모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20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2019

21 방문요양 제공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환경 실태조사 2020

22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2021 2020

23 비대면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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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조사명 조사 연도

24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과 건강권에 관한 인식설문조사 2020

25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8

26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1 

2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7

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2020 2017 2014

29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0 2015

30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4

31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2016

32 생활 사건 및 트라우마 경험조사 2021

33 식품·의약품 정보 이해·활용 현황 조사 2022

34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9

35 아동가족 생애결험 실태조사 2017

36 아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 2018

37 어린이집 이용경험 및 보육서비스 품질 실태조사 2019

38 영아모성사망조사 2007

39 외국인 근로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 2020

40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2020

4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2021

42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의견 조사 2020

43 우리나라치매노인실태조사 1997

44 월별소셜데이터 2019

45 웰다잉에대한 전국민인식조사 2018

4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2021

47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48 의약품 선택에 관한 일반인 인식 조사 2020

49 임신 출산 지원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 2022

50 임신준비 및 출산에 대한 조사 2013

51 장애인실태조사
2023 2020 2017 2014

2011 2008 2005 2000

52 재난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2022

53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2004 2003 2002

5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2020

55 저출산 고령화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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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__ : 2024년 신규 마이크로데이터

 

번호 조사명 조사 연도

56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9 2005

57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2001

58 전국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2009

5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18 2015 2012 2009

2006 2003 2000 1997

1994 1991

60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0

61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2007 2004

62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2019

63 청년의 일과 생활실태 조사 2020

64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9

65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결혼 관련 조사 2018

66 청소년 자립 준비 실태조사 2020 2019

67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2020

68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021

69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2

7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경험 조사 2020

71 한국 사회 분배인식 조사 2021

72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 조사 2021

73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2015

74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2 2021 2020

75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2021 2019

76 헬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황과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2021

77 환자조사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5 2002 199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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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타정보의 주제별 자료 현황 업데이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 중에서 조사자료를 생산

한 경우에만 매년 조사자료에 대한 메타정보를 수집하여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2024년은 12월 26일 기준으로 총 136종의 

조사자료에 대한 메타정보가 구축되었다(<표 5-8> 참조). 2023년부터 

KIHASA 주제 분류체계17)에 따라 메타정보의 주제별 자료 현황 페이지

에서 제공하고 있다.

〈표 5-8〉 KIHASA 주제 분류체계에 따른 주제별 자료 현황

17) KIHASA 주제 분류체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이용편
의 증진을 위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5개의 대분류(사회보장 일반,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와 가족)에 따라 5~8개의 하위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건수

사회보장 일반

복지국가 7

사회통합 12

사회보장재정 1

사회보장 계획 3

국제사회보장 1

지역사회보장 1

사회복지 정보화 4

사회보장 통계 10

계주) 36

보건의료

보건의료 서비스 27

보건의료 안전망 2

보건의료 자원 0

건강증진 9

건강친화적 환경 0

미래질병위험 2

식품/의약품 1

계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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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주)는 중복 분류를 제외한 자료 건수를 나타냄
2.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다. OECD Health Statistics 서브페이지 개편

OECD Health Statistics의 서브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이 콘

텐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의 수탁 과제로 수행한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그림 5-3]과 같이 8개의 분류를 나열해서 보여주었는

데, 이용자가 OECD 보건체계 성과평가 개념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5-4]와 같이 도식화하였고 하위 메뉴 이름도 ‘OECD 

Health Statistics’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건강상태, 건강위험 요인, 보

주제 건수

소득보장

소득보장 일반 5

공공부조 5

공적연금 0

사회수당 0

노동연계복지 9

계주) 17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일반 5

아동복지 9

노인복지 19

장애인 복지 8

여성복지 3

계주) 38

인구와 가족

인구변화 20

가족변화 20

저출산대응 19

고령화대응 12

가족정책 1

젠더 1

계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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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이용 등 8개의 분류를 클릭하면 해당 주요 지표에 대한 내용으로 

이동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연동하였고, ‘인구·경제 및 사회적 맥

락’의 분류도 추가로 생성하였다.

〔그림 5-3〕 OECD Health Statistics 서브페이지 화면 – 변경 전

〔그림 5-4〕 OECD Health Statistics 서브페이지 화면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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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시각화 업데이트 및 개편

1)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업데이트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은 202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하고 있다. 

2024년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카드뉴스 1건, 2019~2021년 의료패

널조사 인포그래픽 4건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

행한 연구 과제(김성아 외, 2023)에서 소득과 주거와 관련된 지표 3건을 

선정한 다음에 직접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2) 키워드 트렌드 업데이트

키워드 트렌트는 202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

스로 빅카인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종합

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전국일간지 11개, 방송사 5개)을 

포함한 국내 최대의 뉴스기사 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검색 기간별 워드클라우드와 키워드 리스트 추세를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한 사회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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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키워드 트렌드 화면

3) 뉴스 포커스 신규 개발

뉴스 포커스는 2024년에 신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일 수집되는 뉴스 

기사를 KIHASA 주제 분류체계에 따라 주요 뉴스 목록으로 클러스터링

해서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5-6] 참조). 클러스터링으로 KIHASA 주제 

분류체계별 뉴스를 묶어서 제공하므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주요 

뉴스 목록에서 관심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 기사를 읽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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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키워드 트

렌드(舊 보건복지뉴스분석)가 통계시각화에서 이용자의 활용도가 높은 

하위 메뉴에 속하였는데, 뉴스 포커스를 추가 제공하면서 뉴스 기사 관련 

정보가 더 다양하고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6〕 뉴스 포커스 화면

마. 기능 개선 사항 등 기타

메타데이터에서 ‘주제별 자료 현황’에서의 도식화를 [그림 5-7]과 같이 

변경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분류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구분하였고, 하위 분류를 클릭하면 해당 하위 분류의 

‘주제별 자료 목록’으로 이동하여 연구 결과물에 대한 메타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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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메타정보의 주제별 자료 현황-도식화

메타데이터에서 주제별 자료 목록을 보면 기존에는 해당 연구 과제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보만 있었는데, 2024년에는 ‘보고서 제공’에 대

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로 개발하였다([그림 5-8] 참조).

〔그림 5-8〕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목록-보고서 제공 정보 제공 추가



제5장 결론 155

또한 해당 연구 과제에 대한 조사자료 제공 여부가 있어서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조사자료를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

었다. 그런데 기존에는 조사자료를 신청하는 페이지에서 해당 연구 과제

의 조사자료를 다시 검색해서 신청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제는 해당 연구 과제의 조사자료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

였다. 예를 들면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조사자료를 신청하고자 하

는 경우 [그림 5-9]와 같이 선택된 데이터명에 해당 조사자료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목록-조사자료 신청 기능 추가

추가로 2024년에는 해당 연구 과제의 보고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보고서 바로가기’ 기능을 개발하였다([그림 5-10] 참조). 보고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Research&KIHASA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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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목록-보고서 바로가기 기능 추가

 

주제별 통계의 하위 메뉴인 보건복지통계에서 통계표를 조회하는 경

우, 최근 살펴보았던 통계표 25개를 저장하는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였다

([그림 5-11] 참조). 이를 통해 이용자는 다시 보고 싶은 통계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가 본 통계표 목록에서 통계표를 클릭하면 팝

업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림 5-11〕 테마통계의 보건복지통계-내가 본 통계표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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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 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내용

을 수정하였는데 [그림 5-12]와 같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

의서에서 각 항목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용’ 단어를 추가하였다. 수집 정

보 항목은 소속을 추가하여 성명, 이메일 주소, 소속이며, 개인정보의 보

유 및 이용 기간은 삭제 요청 시까지이고, 2년마다 재동의를 확인하는 것

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5-12〕 자료이용 서약서 내용 수정

한편,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이혜정 외, 

2023)를 통해 제안한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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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포털에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페이지를 미리 구축해 놓았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수정·보완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표 5-9>와 같다.

〈표 5-9〉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보완 내역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국무조정실에서 웹사이트 정책정보에 대한 확

인·점검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IRM(정보

자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다(4월 12일, 6월 25일, 9월 27일, 

12월 19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 중인 조사자료 관련 사항에 

대해 공공데이터 등록 정비결과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발

송하였다(10월 28일).

구분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보완 내용

1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주소 정정 및 링크 설정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주소 정정 및 링크 설정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 날짜 변경(변경 적용일)

2

⦁제11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변경 전) → 제11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의 주소 정정 및 링크 설정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2항 및 제3항 수정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수정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 날짜 변경(변경 적용일)

3

⦁고충처리 부서 및 연락처 추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개인정보파일명칭 링크 설정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서 운영목적 및 보유기간 내용 수정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서 파기절차 내용 수정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내용 수정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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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과제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편은 메뉴 구성을 재정비하는 데 중

점을 두었으며, 이외에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

하였다(<표 5-10> 참조). 

〈표 5-10〉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사항 요약

구분 내용

1.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메뉴 구성 재정비

⦁(기존) 5개 대메뉴 및 2~5개 하위 메뉴 
  → (변경) 5개 대메뉴 및 1~4개 하위 메뉴

2. 조사자료 및 
메타데이터 구축

⦁총33종 조사자료 구축 및 공개
⦁총131종 조사자료의 메타정보의 주제별 자료 현황 업데이트

3. 주제별 통계 개편 ⦁OECD Health Statistics 개편

4. 통계시각화 업데이트 
및 개편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추가 제공
⦁키워드 트렌드(舊 보건복지뉴스분석) 업데이트
⦁뉴스 포커스 신규 개발

5. 기능 개선 사항 등 기타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현황 도식화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목록에서 보고서 제공  표시 추가 
⦁해당 연구 과제의 조사자료를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메타데이터의 주제별 자료 목록에서 보고서 바로가기 기능 추가
⦁테마통계의 보건복지통계에서 내가 본 통계표 기능 추가
⦁조사자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정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페이지 구축(사전 구축으로 추후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보완
⦁분기별 웹사이트 정책정보에 대한 확인·점검 이행 결과 등록
⦁공공데이터 등록 정비결과서 작성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

용자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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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계시각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발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중에서 통계시각화가 23.2%의 이용률을 차지하여 보

건복지통계(28.3%) 다음으로 이용 경험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통계시

각화의 하위 메뉴에서 카드뉴스와 보건복지뉴스분석을 많이 사용하였으

며 각각의 서비스 만족도도 81.1%와 79.1%로 높게 나타났다. 2024년도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살펴보았으나,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을 작성한 

연구 과제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 그래서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에 대한 

콘텐츠를 8건 제공하였다. 이 중에는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직접 인

포그래픽을 작성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직접 카드뉴스나 인포그

래픽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 과제 선정, 작성할 주제 선정 등 여

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데이터 제공 

포털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건복지포

럼, 보건복지 Issue&focus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연구, 홍보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분기별로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에 대해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KIHASA 주제 분류체계에 따른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뉴스 포커

스 서비스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키워드 트렌드(舊 보건복지뉴스분석) 

서비스와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 뉴스 기사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여 기

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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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정보 발굴

보건복지통계의 경우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

답자의 68.2%가 이용 경험이 있으며, 80.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

답하였다. 이는 메뉴 중에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서비

스의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지속적인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통

계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지역사회보장지

표에 대한 고도화 및 활용 방안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 이 연구 결

과물을 활용하여 통계정보를 신규로 구축해 볼 수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와 유사한 형태로 ‘지역사회보장지표’ 페이지를 신설하여 통계

표와 통계시각화를 활용한 결과물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특정 주제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OECD 

Health Statistics와 지역사회보장지표와 같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내에 

페이지를 신설하여 제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부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기능 개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11

개의 조사 문항의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런

데 ‘처음 입력한 키워드로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어낸다’는 다른 조

사 문항에 비해 낮은 점수가 나왔다. 검색 결과의 기능 개선을 위해 검색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기반으로 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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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 전용 검색엔진이 있으나 비용이 비싼 편이고 유지보수에 대

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사용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용 검색엔진의 도입 여부와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다른 방

안이 있는지도 모색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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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자료 구축·공개에 따른 검토 및 조치 사항

〈부표 1〉 조사자료 구축·공개에 따른 단계별 검토 사항

구분 원칙 검토 사항

<1단계> 
마이크로데이터, 
조사표, 코드북 

간 매칭

- 마이크로데이터와 
코드북은 조사표
의 조사항목의 순
서대로 구성하여, 
조사표를 기반으
로 관련 데이터와 
코드를 직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
도록 함

- 조사표 문항에는 있으나, 코드북 또는 마이크로데
이터에는 없는 문항 리스트를 작성하여 추가 가능 
여부를 연구 책임자에게 문의함

- 조사표의 보기 문항과 코드북의 일치성을 확인함
-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연구진이 가공하여 생성한 변

수는 마지막 열에 위치하고, 코드북에 관련 정보를 
작성한 후 연구 책임자에게 확인을 요청함

- 가중치 변수는 조사표에 없으므로 존재 여부를 별
도로 확인함. SPSS 파일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에 
가중치 적용이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함

<2단계>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처리

- 비밀보호 처리 과
정에서는 개인정
보 노출 위험에 대
한 우려를 제거하
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함

- 마이크로데이터에서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제거를 검토함

- 마이크로데이터에서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한 다음에, 변수 간 조합을 통해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거함(다만 조사자료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임)

- 마이크로데이터 기준 개인정보 노출 위험 파악은 
개별 변수 빈도표로 작성함

<3단계>
추가 검토내용

- 연구진 문의 및 이용 시 유의점(조사자료 제출 신
청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

- 조사 유형(자계식/타계식, 면접조사/전화조사 등), 
조사 대상자(개인/시설 등) 등 조사의 특수성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검토함

출처: 2023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기호 외, 2023, p.82. <표 4-2>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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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조사자료 구축·공개를 위한 검토 및 조치 사항

구분 검토 조치

조사자료 작성 
여부

- 제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조사표, 
코드북, 파일설계서 등이 갖추어
져 있는지를 검토함

- 누락되거나 일부가 부족한 부분
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진과 협
의하여 보완함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

- 제공용 마이크로데이터에 개인정
보와 관련된 변수가 삭제되어 있
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중복 또는 불필요 변
수가 삭제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
함

-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
된 경우, 해당 연구진과 협의하
여 삭제함

저작권 등에 대한 
협의 여부

- 수탁 과제의 경우, 발주처와 조
사자료의 저작권 및 공개에 관한 
협의 여부를 검토함

- 발주처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공개용 마이크로데이터로 분류
하고 공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함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위한 

조치(처리) 여부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
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함

- 해당 연구자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한 마이크로데이터로 제공함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시 유의사항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
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특히 
시계열 단절 변수, 지역변수 등
을 확인)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
항에 대해 메타정보로 함께 제공
함

출처: 2023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기호 외, 2023, p.83. <표 4-3>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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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콘텐츠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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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System 2024
: Focusing on enhancing data openness and data platform 
improvements

18)Project Head: Lee, Hyejung

With the recent advent of the data economy,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not only to have quality data abun-

dantly, but also to make use of it effectively.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number of measures aimed at 

boosting the data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ast five 

years of open government data openness and use, with the fol-

lowing key findings. Open government data releases continue 

to trend upwards, increasing by a factor of 2.6 from 33,600 in 

2019 to 87,682 in 2023. In addition, the use of public data in-

creased by 4.7 times, from 13,141,413 in 2019 to 61,169,928 in 

2023.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established a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in 2009 and has 

since operated it. This portal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ovis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and data. As the open-

ing, sharing, and utilisation of public and private data becomes 

more important, KIHASA must systematically manage statistical 

information and data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that it 

Co-Researchers: Cho, Yongchan ․ Kim, Min-Seok ․ Jung, Sohee ․ Lee, K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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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s and possesses to expand openness and increase 

utilisation. Therefore, continuous improvements to the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are essential to enhancing the open-

ness and utilisat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and data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expanding the openness 

of health and social statistics and data produced by KIHASA 

and improving the platform to create a more user-friendly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The 2024 redesign of the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fo-

cused on menu reorganization and introduced new features to 

enhance user convenience. These include building research 

and metadata, reorganising statistics by topic, updating and re-

organising statistical visualisations, improving functionality, 

and more.

It is important to continuously update and manage the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This report proposes three key tasks to 

enhance user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The proposed tasks are: identi-

fying content for data visualisation services, expanding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resources, and improving search func-

tionality for user convenience.

Key words: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metadata, menu reorg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