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수도권 광역지표 분석 보고서

  2022. 11.

수도권 광역지표 웹페이지
https://kostat-gi.github.io/site

[경쟁력지표]

[발전지표]

[생활지표]





일 러 두 기

□ 경인지방통계청은 광역생활권 단위의 증거기반 행정과 정책 결정의

기초 수요와 지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20~’21)에 거쳐

「수도권 광역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지표」가 수도권 광역 단위의 경쟁력과 발전, 지역민의

생활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현 지역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고,

◦ 경제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협업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 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 지표 체계는 총 3개 영역(경쟁력, 발전, 생활)으로 구성되고, 이 중

경쟁력영역은 수도권을 국내 타 광역권역과 비교하였습니다.

    ※1. 지표 체계는 149쪽 <참고>에 요약 수록함

    ※2. 광역권역 분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 산업

연구원의 광역경제권 분류 기준에 따라 5+2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눔

□ 부록 편에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시군구 지표」를 작성하여, 

최신 연도의 시군구 지표를 지도 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일 러 두 기

□「수도권 광역지표」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웹콘텐츠 

형태로도 온라인 시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경로: 경인지방통계청(http://kostat.go.kr/gi/) → 배너 「수도권 광역지표」

     또는 직접「수도권 광역지표」웹페이지(https://kostat-gi.github.io/site) 접속

□ 보고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전지표와 생활지표에 중복된 세부 지표는 발전지표에 결과를 작성

하였습니다.

□ 광역권역 단위로 통계치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마이크로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가중평균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지표마다 그 산출 방법을 명시

하였습니다.

□ 이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10-7762/02-2110-7771, Fax: 02-2110-0775)

http://kostat.go.kr/gi/
https://kostat-gi.github.i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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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지표(요약)

Ⅰ. 경쟁력지표

◆ 자원 

2021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7.9로 2001년(기준년) 대비 17.9% 증가

□ ’21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7.9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완만해짐

□ ’20년 수도권 만 3세 이상 인구 중 92.2%는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함

< 인구성장지수 > < 인터넷 이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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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20년(%)

출처: OECD 「Regions and Cities」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역량 

 2021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2010년 대비 29.6% 증가

□ ’21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616건으로 ’10년 대비 

1,055건(29.6%) 증가, 전국은 986건(37.3%) 증가함

□ ’21년 수도권과 전국의 창업기업 수는 전년 대비 각각 3.04%, 4.70% 감소

<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 < 창업기업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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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지식 재산권 통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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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영 

 2020년 수도권 GRDP는 97,278백억 원으로 2010년 대비 38.3% 증가 

□ ’20년 수도권 GRDP는 97,278백억 원으로 ’10년 대비 26,937백억 원(38.3%),

’15년 대비 14,050백억 원(16.9%) 증가함

□ ’20년 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6,718만 원으로 ’11년 대비 

2,053만 원(44.0%) 증가하였고, 전국(6,125만 원)보다 593만 원 많음 

< GRDP > <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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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매력 

2021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22%로 2010년 대비 0.09%p 증가 

□ ’21년 인구가 유입된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이며, 인구가

유출된 권역은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임

□ ’21년 수도권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31명으로 ’10년(2.50명) 대비 

0.81명(32.4%) 증가하였고, 전국(3.10명)보다 0.21명 많음

< 인구 순유입률 >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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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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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전지표

◆ 기초역량과 여건

2020년 수도권 재정 자립도는 55.1%로 전국(39.9%) 대비 15.2%p 높음 

□ 수도권 재정 자립도는 ’12년 78.1% ’15년 65.6% ’20년 55.1%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의 감소세가 전국보다 더 큼

□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20년 53.1%으로 ’15년(53.4%)에 비해 

0.3%p 감소하였고, 전국(56.1%)보다 3.0%p 낮음

< 재정자립도 > < 주택 소유 가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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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방재정 365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21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5.4명으로 감소세 지속

□ ’21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5.4명으로 ’10년(20.9명) 대비 5.5명

(26.3%) 감소하였고, 전국 14.8명보다 0.6명 많음

□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10년 1.162명에서 ’20년 0.773명으로

10년간 0.390명 감소함

< 교원당 학생 수 > < 합계출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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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4 -

◆ 경제적 성과

2021년 수도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0.4%

□ ’21년 수도권 고용률은 60.4%로, 전국(60.5%)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인천 61.3%, 경기 61.1%, 서울 59.2% 순임

□ ’21년 수도권 가구당 순자산은 51,992만 원으로 ’17년 대비 15,255만원

(41.5%) 증가하였고, 전국(41,452만 원)보다 10,540만 원 많음

< 고용률 > < 가구당 순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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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지속 가능성

 20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1로 2015년 대비 16.0% 감소

□ ’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21로 ’15년에 비해 4

(16.0%) 감소했고, 전국은 19로 ‘15년에 비해 7(26.9%) 감소함

<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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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지표

◆ 내면세계

 2021년 수도권 주민의 33.3%는 현재 삶에 대해 만족

□ ’21년 수도권 삶에 대한 만족도는 33.3%로 ’11년(25.8%) 대비 7.6%p 증가

하였으며, 전국은 24.1%에서 34.0%로 9.9%p 증가함

□ ’21년 삶의 만족도는 서울이 34.1%로 인천(31.1%)과 경기(33.3%)에 비해 

각각 3.0%p, 0.8%p 높음

< 삶의 만족도 추이, 2011-2021 > < 삶의 만족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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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생활

2021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 ’21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10년 대비 4.8명(-16.9%),

‘15년 대비 1.1명(-4.5%) 감소함

□ 수도권에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은 ’12년 47.3%에서 ’20년 

59.7%로 12.4%p 증가함 

<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 학교생활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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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 가구주의 12.7%는 가구소득에 여유가 있다고 느낌 

□ ’21년 수도권 거주 가구주 중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최소 생활비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12.7%이며, ’11년(20.2%) 대비 7.5%p 감소함

□ ’21년 현 직장 근로 여건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34.6%로

’11년 대비 8.8%p 증가함

< 주관적 소득수준 > < 근로여건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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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수도권 주민의 86.4%은 주거환경에 만족함  

□ ’20년 전국과 수도권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86.4%로 동일하며, ’10년 대비 

각각 5.5%p, 6.9%p 증가함

□ ‘21년 개인의 여가 활용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28.1%로 

’11년(20.6%) 대비 7.5%p 증가함

< 주거환경 만족도 > < 여가활용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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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활 > 시민사회

2021년 수도권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6%로 2011년 대비 11.0%p 감소

□ ‘21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수도권 7.6%, 전국 8.4%로 ’11년 대비 각각 

11.0%p, 11.4%p 감소함  

□ ’20년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57.7%, 전국 

58.7%로, ‘12년 대비 각각 2.4%p, 2.6%p 증가함

< 자원봉사 참여율> < 가족관계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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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생활환경

2020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9건으로 2010년 대비 6.1% 감소 

□ ’20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9건으로 ’10년(31.9건)에 

비해 2.0건(6.1%) 감소하였고, 전국(29.8건)에 비해 0.1건 많음

□ ’20년 수도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kg/일이며, 전국은 1.2kg/일임

<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건수 > <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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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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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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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쟁력지표

1. 자원 > 인적자원

1-1. 인구성장지수

❙정의: 2001년 기준, 인구의 증감률
❙산식: (당해년 전체인구수÷2001년 전체인구수)x100

 2021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7.9로 2001년(기준년) 인구 대비 17.9% 증가 

□ ’21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7.9이며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음  

□ 권역별로는 ’21년 제주권이 128.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충청권

(119.0), 수도권(117.9) 순임

<그림Ⅰ-1> 인구성장지수 추이, 2010-2021 <그림Ⅰ-2> 인구성장지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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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인구성장지수
 (단위: 2001년=100)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104.6 107.7 109.4 4.8 1.7 

수도권 110.6 114.3 117.9 7.3 3.6 

충청권 106.6 113.0 119.0 12.4 6.0 

호남권 95.1 96.4 94.1 -1.0 -2.3 

대경권 96.6 97.2 95.4 -1.2 -1.8 

동남권 99.8 101.7 99.8 0.0 -1.9 

강원권 98.2 100.0 99.8 1.6 -0.2 

제주권 103.7 113.4 128.6 24.9 15.2 

자료: OECD 「Regions and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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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 인적자원

1-2.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정의: 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대졸 이상 경제활동 인구수÷전체 경제활동 인구수)x100

 2021년 수도권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52.8%로 2010년 대비 9.3%p 증가 

□ 수도권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10년 43.5%에서 ’21년 52.8%로 9.3%p

증가, 전국(48.5%) 보다 4.3%p 높음 

□ ’10년 대비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권역은 

제주권(12.7%p)이며, 그 뒤를 대경권(11.5%p)이 따름

<그림Ⅰ-3>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추이, 

2010-2021

<그림Ⅰ-4>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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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38.9 43.7 48.5 9.6 4.8 

수도권 43.5 47.9 52.8 9.3 4.9 

충청권 34.9 39.4 44.8 9.9 5.3 

호남권 33.3 38.2 41.8 8.5 3.6 

대경권 33.3 39.0 44.8 11.5 5.8 

동남권 35.7 41.2 44.2 8.5 3.1 

강원권 29.4 34.6 38.5 9.1 3.8 

제주권 36.7 41.3 49.4 12.7 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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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 물적자원

1-3.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정의: 국토계수(면적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한 계수)당 도로의 총길이  

❙산식: 도로연장(㎞)÷면적  ×인구 천명 

 2021년 수도권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51로 타 권역보다 낮음

□ ’21년 수도권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51로 ’10년(1.41) 대비 0.09

증가, 전국(1.57)보다 0.06 낮음

□ 권역별로는 ’21년 제주권(2.88)이 가장 높고, 수도권(1.51)이 가장 낮음

<그림Ⅰ-5>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추이, 

2010-2021

<그림Ⅰ-6>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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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3>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단위: km/km2×명)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1.49 1.50 1.57 0.08 0.07 

수도권 1.41 1.38 1.51 0.09 0.12 

충청권 1.80 1.74 1.79 -0.01 0.05 

호남권 1.91 1.98 2.05 0.14 0.08 

대경권 1.46 1.54 1.66 0.20 0.12 

동남권 1.77 1.78 1.91 0.14 0.13 

강원권 1.93 1.92 1.93 0.01 0.02 

제주권 3.14 2.99 2.88 -0.26 -0.11 

자료: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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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 물적자원

1-4. 인터넷 이용률

❙정의: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산식: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0년 수도권 만 3세 이상 인구 중 92.2%는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

□ ’20년 수도권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은 92.2%로 ’15년(86.3%) 대비 5.9%p 증가함

□ 권역별로는 대경권(94.8%), 충청권(94.0%)이 수도권(92.2%)보다 높고,

강원권이 80.6%로 가장 낮음

<그림Ⅰ-7> 인터넷 이용률 추이, 2015-2020 <그림Ⅰ-8> 인터넷 이용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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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4> 인터넷 이용률1)

 (단위: %, %p)

2015 2020
증감

’15년 대비

전  국 85.1 91.9 6.7 

수도권 86.3 92.2 5.9 

충청권 79.4 94.0 14.6 

호남권 80.9 88.3 7.4 

대경권 88.8 94.8 6.1 

동남권 88.0 91.9 3.9 

강원권 74.1 80.6 6.5 

제주권 85.9 89.1 3.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권역별 인터넷 이용률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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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 물적자원

1-5. 가구원당 평균 방수

❙정의: 가구원당 사용하는 평균 방수
❙산식: 일반가구1) 방수÷가구원 수

 2020년 수도권 가구원당 평균 방수는 1.53개로 2010년 대비 0.26개 증가

□ ‘20년 수도권 가구원당 평균 방수는 1.53개로 ’10년(1.27개) 대비 0.26개

증가, 전국은 1.58개로 ‘10년 대비 0.23개 증가함

□ 권역별로는 ‘20년 강원권이 1.73개로 가장 많고, 수도권이 1.53개로 가장

적음

<그림Ⅰ-9> 가구원당 평균 방수 추이,

2010 2015 2020 

<그림Ⅰ-10> 가구원당 평균 방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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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5> 가구원당 평균 방수
 (단위: 개)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1.35 1.50 1.58 0.23 0.08 

수도권 1.27 1.40 1.53 0.26 0.13 

충청권 1.38 1.51 1.66 0.28 0.15 

호남권 1.46 1.61 1.68 0.22 0.07 

대경권 1.47 1.55 1.68 0.21 0.13 

동남권 1.39 1.53 1.64 0.25 0.11 

강원권 1.40 1.60 1.73 0.33 0.13 

제주권 1.36 1.50 1.63 0.27 0.1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집단가구, 집단 시설 가구, 외국인 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 일반가구 내에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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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 제도적 역량

2-1. 공공기관 청렴도

❙정의: 해당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청렴한 정도 
❙산식: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 현황

 2021년 수도권 공공기관 청렴도는 7.86점(10점 만점 중)으로 2015년 대비 

0.56점 감소 

□ ’21년 수도권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 중 7.86점으로  

’10년(8.42점) 대비 0.56점 감소, ’15년 대비 0.07점 증가함

□ 권역별로는 ’21년 수도권이 동남권(7.92점) 다음 두 번째로 높음 

<그림Ⅰ-11> 공공기관 청렴도 추이, 

2010-2021

<그림Ⅰ-12> 공공기관 청렴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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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6> 공공기관 청렴도1)

 (단위: 점)

2010 2015 20212)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8.38 7.67 7.80 -0.58 0.13 

수도권 8.42 7.79 7.86 -0.56 0.07 

충청권 8.32 7.62 7.82 -0.50 0.20 

호남권 8.44 7.60 7.72 -0.73 0.11 

대경권 8.31 7.64 7.69 -0.63 0.05 

동남권 8.40 7.51 7.92 -0.48 0.41 

강원권 8.26 7.74 7.69 -0.58 -0.06 

제주권 8.39 7.05 7.83 -0.56 0.78 

자료: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주: 1) 청렴도 점수는 해당 권역의 광역/시/군/구 지자체 종합청렴도 점수의 평균임
2) ’10년∼’17년 광역/시/군/구별 평균 점수를 각 등급에 적용하여 산출
(’18년부터 최종 등급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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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 제도적 역량

2-2. 창업기업 증감률

❙정의: 전년도 대비 지역별 창업기업 수의 증감률
❙산식: {(당해년 창업기업 수-전년도 창업기업 수)÷전년도 창업기업 수}x100

 2021년 수도권의 창업기업 수는 전년 대비 3.04% 감소 

□ ’21년 창업기업 수는 전년 대비 수도권 3.04%, 전국 4.70% 각각 감소함

□ 강원권과 제주권은 전년 대비 각각 14.18%, 7.56% 증가한 반면, 수도권과

그 외 권역은 모두 감소함

<그림Ⅰ-13> 창업기업 증감률 추이, 

2017-2021

<그림Ⅰ-14> 창업기업 증감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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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7> 창업기업 증감률
 (단위: %, %p)

2017 2021
증감

’17년 대비

전  국 5.26 -4.70 -9.96 

수도권 5.92 -3.04 -8.96 

충청권 4.47 -5.27 -9.74 

호남권 12.35 -11.21 -23.56 

대경권 2.21 -4.43 -6.65 

동남권 1.29 -6.61 -7.91 

강원권 0.00 14.18 14.18 

제주권 0.00 7.56 7.5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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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 혁신 역량

2-3.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정의: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측정: (특허 출원 건수÷인구 수)x1,000,000명

 2021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616건으로 2010년 

대비 29.6% 증가 

□ ’21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616건으로 ’10년 

대비 1,055건(29.6%) 증가, 전국은 986건(37.3%) 증가함

□ 권역별로는 ’21년 수도권(4,616건)과 충청권(4,339건)이 높고, ‘10년 

대비 증가율은 제주권(95.0%)과 호남권(94.9%)이 높음

<그림Ⅰ-15>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추이, 2010-2021

<그림Ⅰ-16>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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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8>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1)

 (단위: 건,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2,642 3,283 3,628 37.3 10.5 

수도권 3,561 4,266 4,616 29.6 8.2 

충청권 3,435 4,037 4,339 26.3 7.5 

호남권 1,213 1,867 2,363 94.9 26.6 

대경권 1,817 2,274 2,351 29.4 3.4 

동남권 1,201 1,740 2,015 67.8 15.8 

강원권 1,065 1,677 1,893 77.8 12.9 

제주권 799 1,031 1,559 95.0 51.3 

자료: 특허청 「지식 재산권 통계」
주: 1) 지역은 제1 출원인 주소지 기준이며, 내국인 출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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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 혁신 역량

2-4.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정의: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산식: (연구개발비÷실질 GRDP)x100

 2020년 수도권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3.52%로 2010년 대비 

0.85%p 증가 

□ 수도권 GRDP 지출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2.66%, ’15년 3.12%, ’20년 3.52%로 증가하는 추세임

□ 권역별로는 ’20년 충청권(7.91%)이 가장 높고, 제주권(1.78%), 강원권

(2.24%), 수도권(3.52%)은 전국(4.70%)보다 낮음

<그림Ⅰ-17>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추이, 2010-2020

<그림Ⅰ-18>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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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9>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단위: %, %p)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3.57 4.14 4.70 1.13 0.56 

수도권 2.66 3.12 3.52 0.85 0.40 

충청권 5.90 6.66 7.91 2.01 1.24 

호남권 3.88 4.60 5.38 1.50 0.78 

대경권 4.29 4.75 5.20 0.90 0.45 

동남권 4.51 5.33 6.20 1.69 0.87 

강원권 1.59 1.95 2.24 0.65 0.29 

제주권 1.06 1.33 1.78 0.72 0.45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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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 혁신 역량

2-5.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비율

❙정의: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
❙산식: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취업자 수÷취업자)x100

 2020년 수도권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비율은 27.3% 

□ ’20년 수도권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비율은 27.3%로 ’10년

(34.9%) 대비 7.6%p 감소, 전국(25.6%) 대비 1.7%p 높음  

□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높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제외한 그 외

권역은 전국(25.6%)보다 낮음

<그림Ⅰ-19>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비율 추이, 2010 2015 2020

<그림Ⅰ-18>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비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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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0>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비율1)

 (단위: %, %p)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31.6 26.4 25.6 -6.0 -0.7 

수도권 34.9 29.2 27.3 -7.6 -1.9 

충청권 29.1 24.1 24.2 -4.9 0.1 

호남권 28.6 24.1 24.6 -4.0 0.6 

대경권 27.7 22.8 22.8 -4.9 0.0 

동남권 28.0 23.0 23.5 -4.5 0.4 

강원권 29.6 25.1 26.2 -3.4 1.1 

제주권 31.5 24.5 23.2 -8.3 -1.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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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영 > 경제 성장

3-1.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

❙정의: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으로 지역내에서 창출된 총부가가치
❙산식: 실질, 2015년 기준

 2020년 수도권 GRDP는 97,278백억 원으로 2010년 대비 38.3% 증가 

□ ’20년 수도권 GRDP는 97,278백억 원으로 ’10년 대비 26,937백억 원

(38.3%) ’15년 대비 14,050백억 원(16.9%) 증가함

□ ’10년 대비 GRDP 증가율은 제주권(45.0%)과 수도권(38.3%)이 높고,

동남권(8.4%)이 가장 낮음

<그림Ⅰ-21> GRDP 추이, 2010-2020 <그림Ⅰ-22> GRD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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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1> GRDP1)

 (단위: 백억 원, %)

2010 2015 2020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143,268 166,084 184,243 28.6 10.9 

수도권 70,341 83,228 97,278 38.3 16.9 

충청권 16,887 20,291 23,159 37.1 14.1 

호남권 13,983 15,074 16,362 17.0 8.5 

대경권 13,617 15,494 15,504 13.9 0.1 

동남권 23,660 26,215 25,652 8.4 -2.1 

강원권 3,545 4,087 4,483 26.4 9.7 

제주권 1,238 1,695 1,796 45.0 6.0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주: 1) 권역별 GRDP는 「지역소득」 자료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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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영 > 경제 성장

3-2. 노동생산성

❙정의: 지역내 실질 총생산을 지역 취업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간 GRDP
❙산식: GRDP÷취업자 수1)

 2019년 수도권 노동생산성은 70.8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0.3% 증가

□ 전국과 수도권 모두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19년 전국은

68.4백만 원, 수도권은 70.8백만 원에 이름

□ 권역별로는 ’19년 충청권(76.6백만 원)과 수도권(70.8백만 원)이 높고,

제주권(50.2백만 원)이 가장 낮음

<그림Ⅰ-23> 노동생산성 추이, 2010-2019 <그림Ⅰ-24> 노동생산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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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2> 노동생산성
 (단위: 백만 원, %)

2010 2015 2019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59.6 63.4 68.4 14.7 7.8 

수도권  58.9 63.8 70.8 20.3 11.0 

충청권  68.5 72.3 76.6 11.9 6.0 

호남권  57.5 57.6 61.7 7.4 7.2 

대경권  53.8 57.8 60.1 11.8 3.9 

동남권  64.2 66.4 67.7 5.5 1.9 

강원권  51.9 55.2 56.8 9.4 3.0 

제주권  43.6 50.0 50.2 15.2 0.5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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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영 > 생활수준

3-3. 고용률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2021년 수도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0.4%

□ ’21년 수도권 고용률은 60.4%로, 전국(60.5%)과 비슷한 수준임

□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동남권(58.3%), 대경권(59.7%) 다음으로 낮고,

제주권이 67.4%로 가장 높음

<그림Ⅰ-25> 고용률 추이, 2010-2021 <그림Ⅰ-26> 고용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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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3> 고용률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58.9 60.5 60.5 1.6 0.0 

수도권 59.3 60.9 60.4 1.2 -0.5 

충청권 58.9 61.6 62.5 3.7 1.0 

호남권 58.8 60.2 61.6 2.7 1.3 

대경권 59.7 61.0 59.7 -0.1 -1.3 

동남권 57.1 58.5 58.3 1.1 -0.2 

강원권 56.0 57.9 61.4 5.4 3.5 

제주권 65.1 68.5 67.4 2.3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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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영 > 생활수준

3-4.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정의: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
❙산식: 당해년 총 경상소득÷가구 수

 2020년 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6,718만 원으로 2011년 대비 

44.0% 증가 

□ ’20년 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11년 4,665만 원 대비 

44.0% 증가한 6,718만 원으로 전국(6,125만 원)보다 593만 원 많음 

□ ’20년 제주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11년 대비 61.1% 증가했으며,

호남권은 56.7%, 강원권은 52.6%가 증가함

<그림Ⅰ-27>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추이, 

2011-2020

<그림Ⅰ-28>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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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4>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1)

 (단위: 만 원, %)

2011 2015 2020
증감률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4,233  4,882  6,125 44.7 25.5 

수도권  4,665  5,206  6,718 44.0 29.0 

충청권  3,858  4,464  5,782 49.9 29.5 

호남권  3,660  4,357  5,736 56.7 31.6 

대경권  3,872  4,605  5,201 34.3 12.9 

동남권  4,033  4,797  5,561 37.9 15.9 

강원권  3,405  4,230  5,196 52.6 22.8 

제주권  3,683  4,191  5,933 61.1 41.6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주: 1) 권역별 경상소득=∑(시도별 경상소득×해당 시도 가구 수/해당 권역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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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력 > 경제적 기회

4-1. 인구 순유입률

❙정의: 인구이동 중 전입에서 전출을 뺀 인구
❙산식: {(전입인구-전출인구)÷주민등록 연앙인구1))}×100 

 2021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22%로 2010년 대비 0.09%p 증가 

□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10년 0.13%, ’15년 -0.13%, ’21년 0.22%임

□ ’21년 인구가 유입된 권역은 수도권(0.22%), 충청권(0.31%), 강원권

(0.44%), 제주권(0.58%)이며, 유출된 권역은 호남권(-0.32%), 대경권

(-0.42%), 동남권(-0.59%)임

<그림Ⅰ-29> 인구 순유입률 추이, 

2010-2021

<그림Ⅰ-30> 인구 순유입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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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5> 인구 순유입률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 - - - -

수도권 0.13 -0.13 0.22 0.09 0.35 

충청권 0.42 0.83 0.31 -0.11 -0.52 

호남권 -0.17 -0.16 -0.32 -0.15 -0.16 

대경권 -0.30 -0.26 -0.42 -0.12 -0.16 

동남권 -0.36 -0.11 -0.59 -0.23 -0.49 

강원권 0.04 0.31 0.44 0.40 0.13 

제주권 0.08 2.33 0.58 0.51 -1.75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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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력 > 경제적 기회

4-2. 유학생 수

❙정의: 유학(D2)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수
❙산식: 유학(D2)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수

 2021년 수도권 외국인 유학생은 58,579명으로 전국의 53.1%를 차지 

□ ’21년 수도권 외국인 유학생 수는 58,579명으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

110,279명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년에 비해 95.5% 증가함

□ ’12년 대비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권역은 제주권

(105.5%)이며, 가장 적게 증가한 권역은 충청권(25.9%)임

<그림Ⅰ-31> 유학생 수 추이, 2012-2021 <그림Ⅰ-32> 유학생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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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6> 유학생 수
 (단위: 명, %)

2012 2015 2021
증감률

’12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63,815 66,155 110,279 72.8 66.7 

수도권 29,960 34,435 58,579 95.5 70.1 

충청권 10,870 9,828 13,686 25.9 39.3 

호남권 6,860 6,095 12,022 75.2 97.2 

대경권 6,349 5,927 10,557 66.3 78.1 

동남권 7,347 7,552 11,450 55.8 51.6 

강원권 1,725 1,494 2,538 47.1 69.9 

제주권 704 824 1,447 105.5 75.6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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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력 >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

4-3. 주거환경 만족도

❙정의: 현재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0년 수도권 주민의 86.4%은 주거환경에 만족

□ ’20년 수도권 주민의 86.4%는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과 동일

□ ’20년 주거환경 만족도는 강원권(92.6%)이 가장 높고, ’10년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권역은 동남권(8.1%p)임

<그림Ⅰ-33> 주거환경 만족도 추이,

2014 2016-2020 

<그림Ⅰ-34> 주거환경 만족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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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7> 주거환경 만족도1)

 (단위: %, %p)

2010 2016 2020
증감

’10년 대비 ’16년 대비

전  국(A) 80.9 83.9 86.4 5.5 2.5 

수도권 79.5 84.3 86.4 6.9 2.1 

충청권 82.5 78.3 84.1 1.6 5.8 

호남권 82.9 87.3 85.7 2.8 -1.6 

대경권 81.6 79.7 85.1 3.6 5.4 

동남권 80.0 85.7 88.1 8.1 2.4 

강원권 88.6 88.3 92.6 3.9 4.2 

제주권 90.6 90.7 89.0 -1.6 -1.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권역별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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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력 >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

4-4.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정의: 도심(거주)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입자크기 2.5μg 이하인 미세먼지) 농도
❙산식: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12

20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0.6으로 전국보다 1.9  높음

□ ’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20.6으로 ’15년 24.8

대비 4.2(17.2%) 감소, 전국(18.7)보다는 1.9 높음

□ 권역별로는 ’20년 수도권이 가장 높고, 제주권(15.5)이 가장 낮음

<그림Ⅰ-35>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추이, 

2015-2020

<그림Ⅰ-36>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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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8>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1)

 (단위: μg/m3, %)

2015 2020
증감률

’15년 대비

전  국(A)    25.5      18.7 -26.8 

수도권    24.8      20.6 -17.2 

충청권    28.9      20.4 -29.5 

호남권    26.9      17.0 -36.8 

대경권    25.9      17.2 -33.7 

동남권    25.4      17.5 -31.3 

강원권    26.0      16.4 -36.9 

제주권    23.1      15.5 -33.0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주: 1) 측정소의 자료 획득율이 7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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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력 >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

4-5.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정의: 인구 천 명당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의사 수
❙산식: (의사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2021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31명으로 2010년 대비 32.4% 증가  

□ ’21년 수도권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31명으로 ’10년(2.50명) 대비

0.81명(32.4%) 증가, 전국(3.10명)보다 0.21명 많음

□ 권역별로는 ’21년 수도권(3.31명)과 호남권(3.11명)이 타 권역보다 많고,

제주권(2.57명)과 강원권(2.65명)은 적음

<그림Ⅰ-37>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추이, 

2010-2021

<그림Ⅰ-38>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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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9>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단위: 명,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40 2.70 3.10 29.2 14.8 

수도권 2.50 2.83 3.31 32.4 17.2 

충청권 2.18 2.42 2.70 24.0 11.7 

호남권 2.39 2.75 3.11 30.3 13.3 

대경권 2.19 2.46 2.85 30.5 16.0 

동남권 2.19 2.55 2.94 34.3 15.2 

강원권 2.18 2.35 2.65 21.5 13.0 

제주권 2.00 2.30 2.57 28.8 1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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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력 >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

4-6. 삶의 만족도

❙정의: 현재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 비율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수도권 주민의 33.3%는 현재 삶에 대해 만족

□ ’21년 수도권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33.3%로 ’11년 대비 7.6%p 증가,

전국(34.0%)보다 0.7%p 낮음

□ 권역별 삶의 만족도는 충청권(39.1%)과 제주권(38.5%)이 타 권역에 비해

높고, 대경권과 동남권은 각각 29.1%, 32.4%로 낮음

<그림Ⅰ-39> 주관적 삶의 만족도 추이, 

2011-2021

<그림Ⅰ-40> 주관적 삶의 만족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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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0> 주관적 삶의 만족도1)2)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4.1 33.3 34.0 9.9 0.7 

수도권 25.8 34.4 33.3 7.6 -1.1 

충청권 24.4 35.6 39.1 14.7 3.5 

호남권 22.3 31.6 37.9 15.6 6.3 

대경권 20.3 29.9 29.1 8.8 -0.8 

동남권 22.7 31.2 32.4 9.7 1.1 

강원권 21.6 33.7 37.5 15.9 3.8 

제주권 26.8 36.0 38.5 11.6 2.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권역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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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전지표

1. 기초역량과 여건 > 재정

1-1. 재정자립도

❙정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산식: (자체수입액÷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2020년 수도권 재정자립도는 55.1%로 전국(39.9%) 대비 15.2%p 높음 

□ 전국과 수도권 모두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의 

감소세가 전국보다 더 가파름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이 62.6%로 인천, 경기보다 각각 10.8%p,

12.7%p 높으며, ’10년에 비해 시도 간 격차는 줄어듦

<그림Ⅱ-1> 재정자립도 추이, 2012-2020 <그림Ⅱ-2> 재정자립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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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재정자립도

 (단위: %, %p)

2012 2015 2020
증감

’12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52.0 44.2 39.9 -12.1 -4.3 

수도권(B) 78.1 65.6 55.1 -23.0 -10.6 

서울 89.0 76.8 62.6 -26.4 -14.2 

인천 72.6 61.0 51.8 -20.9 -9.3 

경기 71.5 58.9 49.9 -21.5 -9.0 

차이(B-A) 26.1 21.4 15.2 

자료: 지방재정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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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재정

1-2.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예산액을 자치단체별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자체 수입 예산액
❙산식: 자체수입액÷주민등록인구

 2021년 수도권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은 2010년 대비 52.0% 증가

□ ’21년 수도권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은 2,138천 원으로 ’10년 대비

731천 원(52.0%) 증가, 전국은 1,979천 원으로 744천 원(60.2%)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2,571천 원, 경기 1,883천, 인천 1,875천 원이며,

’10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이 61.3%로 가장 높음

<그림Ⅱ-3>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추이, 

2010-2021

<그림Ⅱ-4>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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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단위: 천 원,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235 1,313 1,979 60.2 50.7 

수도권(B) 1,407 1,442 2,138 52.0 48.3 

서울 1,594 1,664 2,571 61.3 54.5 

인천 1,261 1,313 1,875 48.7 42.8 

경기 1,275 1,290 1,883 47.7 46.0 

차이(B-A) 172 129 159 

자료: 지방재정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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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재정

1-3.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부채÷자산)×100 

 2012년~2020년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변동은 1%p 이내

□ ’12년~’20년간 전국과 수도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변동(기간 중 

최댓값-최솟값)은 각각 0.97%p, 0.95%p임

□ ’20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서울 7.41%, 인천 4.99%, 경기 2.41%

순이며, 인천은 ’12년(10.85%) 대비 5.86%p 감소함

<그림Ⅱ-5> 자산 대비 부채 추이, 

2012-2020

<그림Ⅱ-6>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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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p)

2012 2015 2020
증감

’12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4.68 4.51 4.35 -0.33 -0.16 

수도권(B) 4.69 4.54 4.66 -0.03 0.12 

서울 2.92 4.06 7.41 4.49 3.35 

인천 10.85 6.88 4.99 -5.86 -1.89 

경기 4.80 4.29 2.41 -2.39 -1.88 

차이(B-A) 0.01 0.03 0.31 

자료: 지방재정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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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주거/교통

1-4. 주거환경 만족도

❙정의: 현재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0년 수도권 주민의 86.4%은 주거환경에 만족함  

□ ’20년 전국과 수도권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86.4%로 동일하며, 수도권은 

’10년(79.5%) 대비 6.9%p, 전국은 5.5%p 증가함

□ ’20년 서울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88.8%로 수도권보다 2.4%p 높고,

인천(84.1%)은 2.3%p, 경기(85.0%)는 1.4%p 낮음

<그림Ⅱ-7> 주거환경 만족도 추이,

 2014 2016-2020 

<그림Ⅱ-8> 주거환경 만족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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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4>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p)

2010 2016 2020
증감

’12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80.9 83.9 86.4 5.5 2.5 

수도권(B)1) 79.5 84.3 86.4 6.9 2.1 

서울 81.4 86.9 88.8 7.4 1.9 

인천 77.0 80.6 84.1 7.1 3.5 

경기 78.5 83.0 85.0 6.5 2.0 

차이(B-A) -1.4 0.4 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수도권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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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주거/교통

1-5. 대중교통 접근성

❙정의: 각종 시설(교육, 의료, 광역교통, 판매)에 대중교통으로 접근한 평균 시간
❙산식: 시설별 대중교통/도보 접근시간의 평균

 2019년 대중교통 접근성은 수도권 26.0분으로 전국보다 8.7분 빠름 

□ ’19년 대중교통 접근성은 수도권 26.0분으로 전국 34.7분보다 8.7분 

빠르며, ’17년 대비 0.2분 늘어남

□ 시도별로는 ’19년 서울 17.9분, 인천 25.2분, 경기 31.2분으로, 서울이 

인천보다 7.3분, 경기보다 13.3분 빠름

<그림Ⅱ-9> 대중교통 접근성 추이, 

2017-2019

<그림Ⅱ-10> 대중교통 접근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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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5> 대중교통 접근성1)

 (단위: 분)

2017 2018 2019
증감

’17년 대비 ’18년 대비

전  국(A) 38.0 38.2 34.7 -3.3 -3.5

수도권2)(B) 25.8 26.3 26.0 0.2 -0.3

서울 17.4 18.8 17.9 0.5 -0.9

인천 32.4 31.5 25.2 -7.2 -6.3

경기 30.4 30.6 31.2 0.8 0.6

차이(B-A) -12.2 -11.9 -8.7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접근성지표」
주: 1) 일 평균(06〜20시) 대중교통/도보 기준. 최대 시간은 120분.
2) 수도권 66개 시군구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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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주거/교통

1-6. 통근 시간

❙정의: 거주지와 직장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시간
❙산식: (소요 시간별×통근인구)의 합÷통근인구의 합 

 2020년 수도권 평균 통근 시간은 42.4분으로 2010년 대비 1.3분 감소

□ ’20년 수도권 평균 통근 시간은 42.4분으로 ’10년(43.7분) 대비 1.3분

감소, 전국(34.8분)보다 7.6분 더 소요됨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 43.8분, 경기 41.3분, 인천 40.6분 순이며,

서울과 경기는 ’15년 대비 각각 0.7분, 1.2분 증가한 반면, 인천은 

0.5분 감소함

<그림Ⅱ-11> 통근 시간 추이, 

2010 2015 2020

<그림Ⅱ-12> 통근 시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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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6> 통근 시간1)

 (단위: 분)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5.4 33.7 34.8 -0.6 1.1 

수도권(B) 43.7 41.5 42.4 -1.3 0.9 

서울 46.0 43.1 43.8 -2.2 0.7 

인천 44.1 41.1 40.6 -3.5 -0.5 

경기 41.8 40.1 41.3 -0.5 1.2 

차이(B-A) 8.3 7.8 7.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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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주거/교통

1-7. PIR(Price Income Ratio)

❙정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산식: 평균 주택가격÷평균 연소득

 2020년 수도권 PIR은 6.4배로 전국 대비 0.7배p 높음

□ ’20년 수도권 PIR은 6.4배로 ’11년(7.0배) 대비 0.6배p 감소, 전국(5.7배)

보다는 0.7배p 높음

□ ’20년 PIR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4배)이며, 인천(5.6배)과 경기

(6.2배)보다 각각 1.8배p, 1.2배p 높은 수준임

<그림Ⅱ-13> PIR 추이, 2011- 2020 <그림Ⅱ-14> PI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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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7> PIR1)

 (단위: 배, 배p)

2011 2015 2020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5.9 5.3 5.7 -0.2 0.4 

수도권2)(B) 7.0 5.9 6.4 -0.6 0.5 

서울 7.9 6.7 7.4 -0.5 0.7 

인천 6.4 5.4 5.6 -0.8 0.2 

경기 6.6 5.6 6.2 -0.4 0.6 

차이(B-A) 1.1 0.6 0.7 

자료: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포함) 이용 대상자 대상
2) 원자료 입수 불가
∑{시도 PIR×(시도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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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주거/교통

1-8. 주택 소유 가구 비율

❙정의: 일반 가구 중 주택 소유 가구 비율
❙산식: (주택 소유 가구÷총가구(일반 가구))×100

2020년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53.1%로 전국 대비 3.0%p 낮음 

□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15년 53.4%에서 ’20년 53.1%으로 

0.3%p 감소, 전국(56.1%)보다 3.0%p 낮음

□ 시도별로는 ’20년 인천 57.5%, 경기 55.8%, 서울 48.4% 순이며, 서울과

인천은 ’15년 대비 1.1%p 감소한 반면, 경기는 0.3%p 증가함 

<그림Ⅱ-15> 주택 소유 가구 비율 추이, 

2015-2020

<그림Ⅱ-16> 주택 소유 가구 비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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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8> 주택 소유 가구 비율

 (단위: %, %p)

2015 2020
증감

’15년 대비

전  국(A) 56.0 56.1 0.1 

수도권(B) 53.4 53.1 -0.3 

서울 49.6 48.4 -1.1 

인천 58.5 57.5 -1.1 

경기 55.5 55.8 0.3 

차이(B-A) -2.6 -3.0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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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주거/교통

1-9. 공공 임대 주택 수

❙정의: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재고량의 합
❙산식: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합

2020년 수도권 공공 임대 주택 수는 920천 호로 2010년 대비 136.4% 증가

□ 공공 임대 주택 수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증가 추세이며, 전국의 

증가세가 수도권보다 가파름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 334천 호, 인천 86천 호, 경기 500천 호로,

’10년 대비 각각 109.3%, 159.3%, 154.5% 증가함 

<그림Ⅱ-17> 공공 임대 주택 수 추이, 

2010-2020

<그림Ⅱ-18> 공공 임대 주택 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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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9> 공공 임대 주택 수

 (단위: 천호, %)

2010 2015 2020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924 1,257 1,737 87.9 38.1 

수도권(B) 389 604 920 136.4 52.2 

서울 160 235 334 109.3 41.9 

인천 33 60 86 159.3 44.3 

경기 196 309 500 154.5 61.7 

비중(B/A) 42.1 48.0 52.9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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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교육/훈련

1-10.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정의: 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제활동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대졸 이상 경제활동 인구수÷전체 경제활동 인구수)x100

2021년 수도권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52.8%로 전국 대비 4.3%p 높음

□ ’21년 수도권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52.8%로 전국 48.5%보다 

4.3%p 높고, ’10년(43.5%) 대비 9.3%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59.9%), 경기(50.3%), 인천(41.2%) 순이며, ’10년

대비 서울은 13.5%p, 경기는 7.3%p, 인천은 6.7%p 증가함

<그림Ⅱ-19>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추이, 

2010-2021

<그림Ⅱ-20>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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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0>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8.9 43.7 48.5 9.6 4.8 

수도권(B) 43.5 47.9 52.8 9.3 4.9 

서울 46.4 53.1 59.9 13.5 6.8 

인천 34.5 38.1 41.2 6.7 3.1 

경기 43.0 45.9 50.3 7.3 4.4 

차이(B-A) 4.6 4.1 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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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교육/훈련

1-11. 교원당 학생 수

❙정의: 1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
❙산식: 재적 학생 수÷교원 수

 2021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5.4명으로 감소세 지속

□ ’21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5.4명으로 ’10년(20.9명) 대비 5.5명

(26.3%) 감소, 전국 14.8명보다 0.6명 많음

□ 교원당 학생 수는 수도권 내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경기는 ’10년

21.6명에서 ’21년 15.5명으로 가장 큰 감소 폭(28.2%)을 보임  

<그림Ⅱ-21> 교원당 학생 수 추이, 

2010-2021

<그림Ⅱ-22> 교원당 학생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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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1> 교원당 학생 수1)

 (단위: 명,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0.6 17.3 14.8 -28.1 -14.2 

수도권(B) 20.9 17.6 15.4 -26.3 -12.0 

서울 20.4 17.4 15.7 -23.3 -9.9 

인천 20.1 16.5 14.6 -27.6 -11.9 

경기 21.6 17.9 15.5 -28.2 -13.6 

차이(B-A) 0.3 0.3 0.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
주: 1)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교원 수와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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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교육/훈련

1-12. 학교 교육의 효과

❙정의: 현재 학교 교육이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효과 있음’, ‘약간 효과 있음’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0년 수도권 주민 중 37.6%는 학교 교육이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  

□ ‘20년 수도권에서 학교 교육이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7.6%로 ’12년(33.0%)보다 4.6%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 39.8%, 인천 36.6%, 경기 36.1% 순이며, ’12년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지역은 서울(5.6%p)임

<그림Ⅱ-23> 학교 교육의 효과 추이,

2012 2014 2016 2018 2020

<그림Ⅱ-24> 학교 교육의 효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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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2> 학교 교육의 효과1)

 (단위: %, %p)

2012 2016 2020
증감

’12년 대비 ’16년 대비

전  국(A) 34.9 35.0 40.2 5.3 5.2 

수도권2)(B) 33.0 32.8 37.6 4.6 4.8 

서울 34.2 33.5 39.8 5.6 6.4 

인천 31.8 33.8 36.6 4.8 2.8 

경기 32.2 31.9 36.1 3.9 4.2 

차이(B-A) -2.0 -2.3 -2.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학교 교육의 효과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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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교육/훈련

1-13. 학교생활 만족도

❙정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등)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0년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은 수도권 

59.7%로 2012년 대비 12.4%p 증가

□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은 ’12년

47.3%에서 ’20년 59.7%로 12.4%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 66.4%, 인천 61.0%, 경기 56.1% 순이며, ’12년 

대비 증가 폭은 인천(18.6%p)이 가장 큼

<그림Ⅱ-25> 학교생활 만족도 추이,

2012 2014 2016 2018 2020

<그림Ⅱ-26> 학교생활 만족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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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3> 학교생활 만족도1)

(단위: %, %p)

2012 2016 2020
증감

’12년 대비 ’16년 대비

전  국(A) 46.7 52.3 59.3 12.6 7.0 

수도권2)(B) 47.3 52.9 59.7 12.4 6.8 

서울 49.0 53.6 66.4 17.3 12.8 

인천 42.4 50.8 61.0 18.6 10.2 

경기 46.2 52.8 56.1 9.9 3.3 

차이(B-A) 0.6 0.6 0.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2∼2016년은 13세 이상 재학생,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학교생활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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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14. 합계출산율

❙정의: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산식: 연령별(15-49세) 출산율의 총합÷1000

 2020년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0.773명으로 2010년 대비 0.390명 감소

□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10년 1.162명에서 ’20년 

0.773명으로 10년간 0.390명 감소함

□ ’20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2명이며, 인천(0.829명), 경기(0.878명)

보다 각각 0.187명, 0.236명 낮음

<그림Ⅱ-27> 합계출산율 추이,

2010-2020

<그림Ⅱ-28> 합계출산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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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4>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226 1.239 0.837 -0.389 -0.402 

수도권1)(B) 1.162 1.146 0.773 -0.390 -0.373 

서울 1.015 1.001 0.642 -0.373 -0.359 

인천 1.214 1.216 0.829 -0.385 -0.387 

경기 1.309 1.272 0.878 -0.431 -0.394 

차이(B-A) -0.064 -0.093 -0.06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1)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인구동향조사」와 「주민등록인구현황」자료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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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15. 인구 증가율

❙정의: 자연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전년 대비 인구변화율
❙산식: {(당해년 총인구-전년 총인구)÷전년 총인구1)}×100

 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0.2%로 전년 대비 감소

□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감소세에 있으며, ’21년 인구는 전년 대비 

0.2% 감소함

□ 서울은 ’20년 대비 ’21년 인구가 1.8% 감소한 반면,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 0.9% 증가함

<그림Ⅱ-29> 인구 증가율 추이, 2010-2021 <그림Ⅱ-30> 인구 증가율, 2021

전 국

-0.5 

수도권

-0.2 

서 울

-1.8 

인 천

0.1 

경 기

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위: %)

-0.5 

-0.2 

-1.8 

0.1 

0.9 

-2.0

-1.5

-1.0

-0.5

0.0

0.5

1.0

1.5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

<표Ⅱ-15> 인구 증가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6 0.5 -0.5 -2.0 -0.9 

수도권(B) 2.0 0.5 -0.2 -2.2 -0.7 

서울 1.1 -0.7 -1.8 -2.8 -1.1 

인천 1.8 0.9 0.1 -1.7 -0.7 

경기 2.9 1.4 0.9 -2.1 -0.6 

차이(B-A) 0.5 0.0 0.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외국인 포함



- 46 -

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16. 고령인구 비율

❙정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2021년 수도권 고령인구 비율은 14.6%로 고령사회 진입

□ 수도권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21년 14.6%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10년 대비 5.8%p, ‘15년 대비 3.5%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16.3%, 인천 14.4%, 경기 13.5% 순이며, 서울은 

’10년(9.2%) 대비 가장 큰 증가 폭(7.1%p)을 보임 

<그림Ⅱ-31> 고령인구 비율 추이, 

2010-2021

<그림 1-4> 고령인구 비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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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6> 고령인구 비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0.8 12.8 16.6 5.7 3.7

수도권(B) 8.8 11.1 14.6 5.8 3.5

서울 9.2 12.2 16.3 7.1 4.1

인천 8.4 10.5 14.4 5.9 3.8

경기 8.5 10.3 13.5 5.0 3.2

차이(B-A) -2.0 -1.8 -2.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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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17.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정의: 인구 대비 응급의료센터(중앙, 구역, 전문, 지역)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
❙산식: (응급의료기관 수÷전체 인구)×1,000,000

 2020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는 5.1개로 2010년 

대비 1.0개 감소 

□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는 ’10년 6.1개, ’15년 5.3개 

’20년 5.1개로 감소 추세임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이 5.2개로 인천(6.1개)보다 0.9개 적고, 경기

(4.9개)보다 0.3개 많음 

<그림Ⅱ-33>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추이, 2010-2020

<그림Ⅱ-34>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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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7>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단위: 개)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9.2 8.2 7.8 -1.4 -0.4 

수도권(B) 6.1 5.3 5.1 -1.0 -0.2 

서울 5.3 5.3 5.2 -0.1 -0.1 

인천 6.2 6.8 6.1 -0.1 -0.7 

경기 6.8 5.0 4.9 -1.9 -0.1 

차이(B-A) -3.1 -2.9 -2.7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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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18.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정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
체계를 종합한 지수

❙산식: 1-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2019년 수도권의 EQ-5D 점수는 1점 만점 중 0.955점

□ 수도권 EQ-5D 점수는 ’10년 0.958점, ’15년 0.953점, ’19년 0.955점, 전국은

’10년 0.958점, ’15년 0.954점, ’19년 0.957점임

□ 시도별로는 ’19년 서울 0.953점, 인천 0.953점, 경기 0.956점이며, ’10년

대비 감소 폭은 서울이 -0.007점으로 가장 큼 

<그림Ⅱ-35>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추이, 2010-2019

<그림Ⅱ-36> 건강관련 삶의 질(EQ-5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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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8> 건강관련 삶의 질(EQ-5D)1)

(단위: 점)

2010 2015 2019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2)(A) 0.958 0.954 0.957 -0.001 0.003 

수도권(B) 0.958 0.953 0.955 -0.003 0.002 

서울 0.960 0.953 0.953 -0.007 0.000 

인천 0.957 0.949 0.953 -0.004 0.004 

경기 0.958 0.954 0.956 -0.002 0.002 

차이(B-A) 0.000 -0.105 -0.209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EQ-5D 지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 전국 시군구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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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19. 인구 부양비

❙정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인구(0-14세)와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산식: {(15세 미만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021년 수도권 인구 부양비는 36.5%로 2010년 대비 2.6%p 증가

□ ’21년 수도권 인구 부양비는 36.5%로 ’10년 대비 2.6%p 증가했으나,

전국(40.5%)보다 4.0%p 낮음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36.7%, 인천 36.3%, 서울 36.2% 순이며, 지역

간 차이(경기-서울)는 0.5%p임 

<그림Ⅱ-37> 인구 부양비 추이, 2010-2021 <그림Ⅱ-38> 인구 부양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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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9> 인구 부양비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7.0 36.8 40.5 3.4 3.7 

수도권(B) 33.9 33.7 36.5 2.6 2.8 

서울 31.1 32.4 36.2 5.1 3.8 

인천 33.5 33.1 36.3 2.8 3.2 

경기 36.5 34.9 36.7 0.2 1.8 

차이(B-A) -3.2 -3.1 -4.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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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성장/혁신

2-1. GRDP 증가율

❙정의: 일정 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전년 대비 부가가치의 증가 비율
❙산식: {(당해년 실질 GRDP-전년 실질 GRDP)÷전년 실질 GRDP}×100

 2020년 수도권 GRDP 증가율은 0.86%로 전국 대비 1.50%p 높음 

□ '20년 수도권 GRDP 증가율은 0.86%로 전국(-0.64%)보다 1.50%p 높고,

감소하는 추세임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0.86%)과 경기(1.67%)는 플러스 성장, 인천은 

-3.47%로 마이너스 성장함

<그림Ⅱ-39> GRDP 증가율 추이, 

2010-2020

<그림Ⅱ-40> GRDP 증가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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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0> GRDP 증가율

(단위: %, %p)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7.00 2.79 -0.64 -7.64 -3.43 

수도권(B) 6.72 3.97 0.86 -5.87 -3.12 

서울 3.53 2.92 0.86 -2.68 -2.06 

인천 9.74 1.83 -3.47 -13.21 -5.31 

경기 9.82 5.47 1.67 -8.14 -3.80 

차이(B-A) -0.28 1.18 1.50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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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성장/혁신

2-2.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정의: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산식: (연구개발비÷실질 GRDP)x100

 2020년 수도권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3.52%로 2010년 대비 

0.85%p 증가 

□ ’20년 수도권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3.52%로 ’10년(2.66%) 대비 

0.85%p 증가, 전국(4.70%) 대비 1.18%p 낮음 

□ 시도별로는 ’20년 경기는 4.67%로 인천(4.20%)과 서울(2.07%)보다 

각각 0.47%p, 2.60%p 높음 

<그림Ⅱ-41>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추이, 2010-2020

<그림Ⅱ-42>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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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1>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단위: %, %p)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57 4.14 4.70 1.13 0.56 

수도권(B) 2.66 3.12 3.52 0.85 0.40 

서울 1.83 1.93 2.07 0.24 0.14 

인천 3.10 3.66 4.20 1.10 0.54 

경기 3.49 4.16 4.67 1.19 0.52 

차이(B-A) -0.90 -1.02 -1.18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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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성장/혁신

2-3. 창업기업 수

❙정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수
❙산식: 법인+개인 창업기업의 합

 2021년 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814천 개로 2016년 대비 29.2% 증가

□ ’21년 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814천 개로 전국(1,418천 개)의 57.4%를

차지하며, ’16년 대비 630천 개(29.2%) 증가함  

□ ’16년 대비 창업기업 수 증가율은 인천(40.6%), 경기(37.4%), 서울 

(14.9%) 순임

<그림Ⅱ-43> 창업기업 수 추이, 2016-2021 <그림Ⅱ-44> 창업기업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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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2> 창업기업 수

 (단위: 천 개, %)

2016 2021
증감률

’16년 대비

전  국(A) 1,190 1,418 19.2 

수도권(B) 630 814 29.2 

서울 241 277 14.9 

인천 69 97 40.6 

경기 321 441 37.4 

비중(B/A) 53.0 5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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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일

2-4. 고용률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2021년 수도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0.4%

□ ’21년 수도권 고용률은 60.4%로, 전국(60.5%)과 비슷한 수준임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 61.3% 경기 61.1%, 서울 59.2% 순이며, ’10년

대비 증가 폭은 경기(1.9%p)가 가장 큼

<그림Ⅱ-45> 고용률 추이, 2010-2021 <그림Ⅱ-46> 고용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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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3> 고용률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58.9 60.5 60.5 1.6 0.0 

수도권(B) 59.3 60.9 60.4 1.1 -0.5 

서울 59.2 60.0 59.2 0.0 -0.8 

인천 59.6 61.1 61.3 1.7 0.2 

경기 59.2 61.7 61.1 1.9 -0.6 

차이(B-A) 0.4 0.4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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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일

2-5. 근로여건 만족도

❙정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전반적인(임금, 근로시간, 하는 일 등)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현 직장 근로 여건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34.6%로 2011년 대비 8.8%p 증가

□ ’21년 수도권 근로여건 만족도는 34.6%로 ’11년(25.8%) 대비 8.8%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35.2%, 서울 34.3%, 인천 33.4% 순이며, ’11년 

대비 증가 폭은 인천이 14.6%p 가장 큼

<그림Ⅱ-47> 근로여건만족도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Ⅱ-48> 근로여건만족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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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4> 근로여건 만족도1)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4.6 25.3 35.0 10.4 0.0 

수도권2)(B) 25.8 25.4 34.6 8.8 -0.5 

서울 29.4 27.8 34.3 4.8 -0.8 

인천 18.8 24.8 33.4 14.6 0.2 

경기 24.2 23.6 35.2 10.9 -0.6 

차이(B-A) 1.2 0.2 -0.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근로여건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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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일

2-6. 근로시간

❙정의: 정규업무시간과 연장·휴일근로시간의 합으로 상용근로자 총 근로시간
❙산식: 소정 근로시간+초과 근로시간

 2021년 수도권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8시간으로 2010년 대비 

15.0시간 감소

□ 수도권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10년 

191.8시간에서 ’21년 176.8시간으로 15.0시간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179.3시간, 인천 178.7시간, 서울 172.9시간 

순이며, 세 지역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Ⅱ-49> 근로시간 추이, 2010-2021 <그림Ⅱ-50> 근로시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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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5> 근로시간

(단위: 시간)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93.1 187.9 177.3 -15.8 -10.6 

수도권1)(B) 191.8 185.7 176.8 -15.0 -8.9 

서울 183.0 180.0 172.9 -10.1 -7.1 

인천 201.1 191.8 178.7 -22.4 -13.1 

경기 196.9 188.7 179.3 -17.6 -9.4 

차이(B-A) -1.3 -2.2 -0.5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원자료 입수 불가

∑{시도 근로시간×(시도 상용 근로자 수/수도권 상용 근로자 수)}
* 상용 근로자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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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일

2-7.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정의: 각 산업의 사업체 수 및 각 산업 내에 취업한 인원수
❙산식: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및 종사자를 조사한 수

 2019년 수도권 사업체 수는 1,964천 개, 종사자 수는 1,162만 명

□ ’19년 수도권 사업체 수는 1,964천 개로 ’10년(1,580천 개) 대비  384천 개

(24.3%) 증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0% 임

□ ’10년 대비 사업체 수 증가율은 경기 36.0%(’10년 687천 개→’19년 

934천 개), 인천 26.0%(164천 개→206천 개), 서울 12.9%(730천 개

→ 824천 개)임

<그림Ⅱ-51> 사업체 수 추이, 2010-2019 <그림Ⅱ-52> 사업체 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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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6> 사업체 수

(단위: 천 개, % )

2010 2015 2019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355 3,874 4,177 24.5 7.8 

수도권(B) 1,580 1,835 1,964 24.3 7.1 

서울 730 821 824 12.9 0.4 

인천 164 186 206 26.0 10.9 

경기 687 828 934 36.0 12.8 

비중(B/A) 47.1 47.4 47.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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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수도권 종사자 수는 1,162만 명으로 ’10년(906만 명) 대비 256만 명

(28.2%) 증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1% 임

□ ’10년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은 경기 41.4%(375만 명→530만 명),

인천 32.0%(83만 명→109만 명), 서울 16.5%(449만 명→523만 명)임

<그림Ⅱ-53> 종사자 수 추이, 2010-2019 <그림Ⅱ-54> 종사자 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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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7> 종사자 수

(단위: 만 명, %)

2010 2015 2019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765 2,089 2,272 28.8 8.8 

수도권(B) 906 1,074 1,162 28.2 8.2 

서울 449 511 523 16.5 2.3 

인천 83 98 109 32.0 11.0 

경기 375 465 530 41.4 14.0 

비중(B/A) 51.4 51.4 51.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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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소득/소비/자산

2-8. 월평균 임금

❙정의: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
❙산식: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상용 근로자 초과급여

 2021년 수도권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69만 원으로 2010년 대비 

45.0% 증가 

□ ’21년 수도권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69만 원으로 전국(358만 원)

보다 11만 원 많고, ’10년(254만 원)보다 45.0% 증가함

□ ’21년 서울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90만원으로 경기(361만 원)와

인천(331만 원)에 비해 각각 29만 원, 60만 원이 많음

<그림Ⅱ-55> 월평균 임금 추이,

2010-2021

<그림Ⅱ-56> 월평균 임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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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8>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41 293 358 48.9 22.4 

수도권1)(B) 254 299 369 45.0 23.2 

서울 277 326 390 40.7 19.7 

인천 229 272 331 44.5 21.5 

경기 241 285 361 49.6 26.6 

차이(B-A) 14 7 11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원자료 입수 불가

∑{시도 월평균 임금×(시도 상용 근로자 수/수도권 상용 근로자 수)}
* 상용 근로자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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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소득/소비/자산

2-9.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정의: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
❙산식: 당해년 총 경상소득÷가구 수

 2020년 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6,718만 원으로 2011년 대비 

44.0% 증가 

□ ’20년 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6,718만 원으로 ’11년 

(4,665만 원) 대비 2,053만 원(44.0%) 증가함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은 6,826만 원으로 경기(6,725만 원), 인천

(6,316만 원)에 비해 각각 101만 원, 510만 원 많음

<그림Ⅱ-57>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추이, 

2011-2020

<그림Ⅱ-58>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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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9>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단위: 만 원, %)

2011 2015 2020
증감률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4,233 4,882 6,125 44.7 25.5 

수도권(B) 4,665 5,206 6,718 44.0 29.0 

서울 4,855 5,366 6,826 40.6 27.2 

인천 3,896 4,640 6,316 62.1 36.1 

경기 4,682 5,205 6,725 43.6 29.2 

차이(B-A) 432 324 593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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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소득/소비/자산

2-10. 가구당 순자산

❙정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산식: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전체 가구 평균 부채

2021년 수도권 가구당 순자산은 51,992만 원으로 전국 대비 10,540만 원 많음

□ ’21년 수도권 가구당 순자산은 51,992만 원으로 ’17년 대비 15,255만 원

(41.5%) 증가, 전국(41,452만 원)보다는 10,540만 원 많음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64,862만 원, 경기 45,653만 원, 인천 36,178만 원이며,

’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49.9%)임

<그림Ⅱ-59> 가구당 순자산 추이, 

2017-2021

<그림Ⅱ-60> 가구당 순자산, 2021

전 국

41,452 
수도권

51,992 

서 울

64,862 

인 천

36,178 
경 기

45,653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위: 만 원)

41,452 

51,992 

64,862 

36,178 

45,653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만 원)

<표Ⅱ-30> 가구당 순자산1)

 (단위: 만 원, %)

2017 2021
증감률

’17년 대비

전  국(A) 31,572 41,452 31.3 

수도권(B) 36,737 51,992 41.5 

서울 44,741 64,862 45.0 

인천 24,131 36,178 49.9 

경기 33,005 45,653 38.3 

차이(B-A) 5,165 10,54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각 년도 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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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 환경

3-1.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정의: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의 조성면적 비율(미집행면적 제외)
❙산식: (총공원면적÷도시지역 인구)×1,000  

 2021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8.3천 m2

□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0년 8.9천 m2에서 ’21년

8.3천 m2로 0.6천 m2(6.3%)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 13.1천 m2, 경기 10.1천 m2, 서울 4.6천 m2

순이며, 인천과 경기는 ‘10년 대비 각각 12.9%, 21.7% 증가한 반면,

서울은 47.1% 감소함

<그림Ⅱ-61>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추이, 2010-2021

<그림Ⅱ-62>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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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1>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 천 m2,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8.4 8.8 11.7 39.3 33.0 

수도권(B) 8.9 8.4 8.3 -6.3 -0.8 

서울 8.7 8.2 4.6 -47.1 -43.9 

인천 11.6 9.2 13.1 12.9 42.4 

경기 8.3 8.4 10.1 21.7 20.2 

차이(B-A) 0.5 -0.4 -3.4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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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 환경

3-2.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정의: 도심(거주)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입자크기 2.5μg 이하인 미세먼지) 농도
❙산식: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12

 20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1로 2015년 대비 16.0% 감소

□ ’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21로 ’15년 25 보다 4

(16.0%) 감소, 전국은 26에서 19로 7(26.9%) 감소함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과 경기 21, 인천 19로, 인천은 ’15년 

대비 10(34.5%) 감소함

<그림Ⅱ-63>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추이, 

2015-2020

<그림Ⅱ-64>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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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2>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1)

 (단위: μg/m³, %)

2015 2020
증감률

’15년 대비

전  국(A) 26 19 -26.9 

수도권(B) 25 21 -16.0 

서울 23 21 -8.7 

인천 29 19 -34.5 

경기 26 21 -19.2 

차이(B-A) -1 2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
주: 1) 측정소의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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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 환경

3-3.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정의: 전체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산식: (신재생에너지발전량÷전력소비량)×100

2020년 수도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3.23%로 2010년 대비 2.44%p 증가  

□ ’20년 수도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3.23%로 ’10년(0.78%) 대비 

2.44%p 증가, 전국(8.46%) 대비 5.23%p 낮음

□ 인천의 ’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6.22%로 서울(1.41%)과 경기

(3.32%)보다 각각 4.81%p, 2.90%p 높음

<그림Ⅱ-65>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추이, 

2010-2020

<그림Ⅱ-66>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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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3>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단위: %, %p)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36 7.67 8.46 7.10 -0.57 

수도권(B) 0.78 1.82 3.23 2.44 0.63 

서울 0.08 0.96 1.41 1.33 0.37 

인천 1.75 3.73 6.22 4.47 0.74 

경기 0.91 1.77 3.32 2.42 0.65 

차이(B-A) -0.58 -5.85 -5.23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통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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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 환경

3-4. 최종에너지 소비량

❙정의: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
❙산식: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 에너지+전환과정을 거친 2차 에너지의 합

2020년 수도권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54,718천 toe로 2010년 대비 8.6% 증가

□ ’20년 수도권 최종에너지 소비량 54,718천 toe로 ’10년 대비 4,328천 

toe(8.6%) 증가, 전국은 같은 기간 동안 14.2% 증가함

□ 경기와 인천의 ’10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25.5%, 5.6%

증가한 반면, 서울은 15.3% 감소함

<그림Ⅱ-67>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이, 

2010-2020

<그림Ⅱ-68> 최종 에너지 소비량,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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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4> 최종에너지 소비량

 (단위: 천 toe1), %)

2010 2015 2020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94,971 215,389 222,563 14.2 3.3 

수도권(B) 50,390 54,388 54,718 8.6 0.6 

서울 15,717 14,966 13,316 -15.3 -11.0 

인천 10,630 12,370 11,226 5.6 -9.2 

경기 24,043 27,052 30,176 25.5 11.5 

비중(B/A) 25.8 25.3 24.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주: 1)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 1톤을 연소시킬때의 발열량(1000만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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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지표

1. 내면세계 > 주관적 웰빙

1-1. 삶의 만족도

❙정의: 현재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 비율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수도권 주민의 33.3%는 현재 삶에 대해 만족

□ ’21년 수도권 삶에 대한 만족도는 33.3%로 ’11년(25.8%) 대비 

7.6%p 증가, 전국은 24.1%에서 34.0%로 9.9%p 증가함

□ 서울의 ’21년 삶의 만족도는 34.1%로 인천(31.1%)과 경기(33.3%)에 

비해 각각 3.0%p, 0.8%p 높음 

<그림Ⅲ-1> 삶의 만족도 추이, 2011-2021 <그림Ⅲ-2> 삶의 만족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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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삶의 만족도1)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4.1 33.3 34.0 9.9 0.7 

수도권2)(B) 25.8 34.4 33.3 7.6 -1.1 

서울 27.2 36.6 34.1 6.9 -2.5 

인천 22.6 31.3 31.1 8.5 -0.2 

경기 25.3 33.4 33.3 8.0 -0.1 

차이(B-A) 1.6 1.1 -0.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삶의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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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건강

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산식: (자살 사망자 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2020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10년 대비 

16.9%, ‘15년 대비 4.5% 감소함

□ 시도별로는 ‘20년 인천 26.5명, 경기 23.7명, 서울 22.7명 순이며, ’10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19.7%)임

<그림Ⅲ-3>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추이, 

2010-2020

<그림Ⅲ-4>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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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단위: 명, %)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1.2 26.5 25.7 -17.6 -3.0 

수도권(B) 28.4 24.7 23.6 -16.9 -4.5 

서울 26.2 23.2 22.7 -13.4 -2.2 

인천 32.2 27.4 26.5 -17.7 -3.3 

경기 29.5 25.3 23.7 -19.7 -6.3 

차이(B-A) -2.8 -1.8 -2.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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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건강

2-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정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수
❙산식: (의료기관종사 의사수÷주민등록인구수)×1,000

2021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3명으로 2010년 대비 32.4% 증가

□ ’21년 수도권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3명으로 ’10년(2.5명) 대비

0.8명(32.4%) 증가, 전국(3.1명)보다 0.2명 많음

□ ’21년 서울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4.7명으로, 인천

2.6명보다 2.1명, 경기 2.5명보다 2.2명 많음

<그림Ⅲ-5>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추이, 

2010-2021

<그림Ⅲ-6>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021

전 국

3.1 
수도권

3.3 서 울

4.7 

인 천

2.6 

경 기
2.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위: 명)

3.1 
3.3 

4.7 

2.6 2.5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

<표Ⅲ-3>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단위: 명,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4 2.7 3.1 29.2 14.8 

수도권(B) 2.5 2.8 3.3 32.4 17.2 

서울 3.4 3.9 4.7 38.2 20.5 

인천 1.8 2.1 2.6 44.4 23.8 

경기 1.9 2.1 2.5 31.6 19.0 

차이(B-A) 0.1 0.1 0.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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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건강

2-3. 스트레스 인지율

❙정의: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 비율
❙산식: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28.2%로 2010년 대비 1.8%p 감소

□ 수도권에서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30.0%에서 ’21년 28.2%로 1.8%p 감소함

□ 시도별로는 인천(29.5%), 경기(28.1%), 서울(28.0%) 순으로 높음

<그림Ⅲ-7>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2010-2021

<그림Ⅲ-8> 스트레스 인지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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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 대비 ’15년 대비

전  국1)(A) 27.3 28.3 26.2 -1.1 -2.1 

수도권(B) 30.0 31.3 28.2 -1.8 -3.1 

서울 29.8 31.5 28.0 -1.8 -3.5 

인천 30.7 31.3 29.5 -1.2 -1.8 

경기 29.9 31.2 28.1 -1.8 -3.1 

차이(B-A) 2.7 3.0 2.0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전국 시군구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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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건강

2-4. 주관적 건강수준

❙정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좋음’, ‘좋음’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건강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49.9%로 

전국 대비 2.3%p 높음

□ ’21년 건강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49.9%로 

전국(47.6%)보다 2.3%p 높음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52.9%, 경기 48.6%, 인천 45.6% 순이며, ’10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3.5%p)임

<그림Ⅲ-9> 주관적 건강수준 추이, 

2010-2021

<그림Ⅲ-10> 주관적 건강수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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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5>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1)(A)  47.7 45.5 47.6 -0.1 2.1 

수도권(B) 47.6 46.2 49.9 2.3 3.7 

서울 49.4 47.5 52.9 3.5 5.4 

인천 43.7 44.9 45.6 1.9 0.7 

경기 47.0 45.4 48.6 1.6 3.2 

차이(B-A) -0.1 0.7 2.3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전국 시군구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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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건강

2-5. 비만 유병률

❙정의: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산식: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전체 응답자)×100

 2021년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31.0%로 

2010년 대비 8.4%p 증가

□ 수도권의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10년 22.6%에서 

‘21년 31.0%로 8.4%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 34.5%, 경기 31.6%, 서울 29.2%로, ’10년 대비

각각 10.5%p, 8.5%p, 7.5%p 증가함 

<그림Ⅲ-11> 비만 유병률 추이, 2010-2021 <그림Ⅲ-12> 비만 유병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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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6> 비만 유병률1)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2)(A) 22.5 26.3 32.2 9.7 2.1 

수도권(B) 22.6 25.5 31.0 8.4 3.7 

서울 21.7 24.5 29.2 7.5 5.4 

인천 24.0 26.8 34.5 10.5 0.7 

경기 23.1 26.0 31.6 8.5 3.2 

차이(B-A) 0.1 -0.8 -1.2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2019년은 신체 계측으로 조사 진행(다른 연도는 자가보고)
2) 전국 시군구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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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교육/훈련

2-6. 학급당 학생 수

❙정의: 1개의 학급당 학생의 수
❙산식: 재적 학생 수÷총 학급 수

 2021년 수도권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 수도권 학급당 학생 수는 ’10년 30.9명, ’15년 26.5명, ’21년 2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11년간 7.5명(24.1%) 감소함

□ ’21년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22.5명)이며, 인천은

22.8명, 경기는 24.1명임

<그림Ⅲ-13> 학급당 학생 수 추이, 

2010-2021

<그림Ⅲ-14> 학급당 학생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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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7>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9.2 25.2 22.1 -24.2 -12.2 

수도권(B) 30.9 26.5 23.4 -24.1 -11.7 

서울 30.2 26.2 22.5 -25.7 -14.2 

인천 30.0 25.6 22.8 -23.9 -10.7 

경기 31.5 26.9 24.1 -23.5 -10.6 

차이(B-A) 1.6 1.3 1.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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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교육/훈련

2-7. 1인당 사교육비

❙정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산식: 초중고 사교육비÷초중고 학생 수

2021년 수도권 1인당 사교육비는 43.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51.6% 증가

□ ’21년 수도권 1인당 사교육비는 43.0만 원으로 ’10년 28.4만 원보다 

14.6만 원(51.6%) 증가, 전국 36.7만 원보다 6.3만 원 많음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52.9만 원으로, 인천(34.4만 원)과 경기(39.3만 원)에

비해 각각 18.5만 원, 13.6만 원 많음  

<그림Ⅲ-15> 1인당 사교육비 추이, 

2010-2021

<그림Ⅲ-16> 1인당 사교육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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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8> 1인당 사교육비

 (단위: 만 원,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4.0 24.4 36.7 52.9 50.4 

수도권(B) 28.4 28.4 43.0 51.6 51.4 

서울 32.1 33.8 52.9 64.8 56.5 

인천 22.0 21.3 34.4 56.4 61.5 

경기 27.1 26.5 39.3 45.0 48.3 

차이(B-A) 4.4 4.0 6.3 

자료: 교육부/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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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일

2-8. 실업률

❙정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015년 이후 수도권 실업률은 4.0% 초반대를 유지

□ 수도권 실업률은 ’15년 4.2%, ’21년 4.1%로 최근 큰 변동이 없으며,

’21년 전국(3.7%)보다 0.4%p 높음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4.8%, 인천 4.0%, 경기 3.7% 순이며, 서울은 ’10년

대비 0.1%p 증가한 반면, 인천과 경기는 각각 1.0%p, 0.3%p 감소함

<그림Ⅲ-15> 실업률 추이, 2010-2021 <그림Ⅲ-16> 실업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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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8> 실업률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7 3.6 3.7 0.0 0.1 

수도권(B) 4.4 4.2 4.1 -0.3 0.0 

서울 4.7 4.2 4.8 0.1 0.6 

인천 5.0 5.0 4.0 -1.0 -1.0 

경기 4.0 3.9 3.7 -0.3 -0.2 

차이(B-A) 0.7 0.6 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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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일

2-9.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

❙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산식: (비정규직근로자÷임금근로자)×100

2021년 수도권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7.6%로 2010년 대비 4.7%p 증가

□ ’21년 수도권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7.6%로 ’10년(32.9%) 대비 

4.7%p, ’15년(31.3%) 대비 6.3%p 증가함

□ ’10년 대비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증가 폭은 경기(6.2%p)가 서울

(4.1%p)과 인천(1.9%p)보다 큼 

<그림Ⅲ-17>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 추이, 

2010-2021

<그림Ⅲ-18>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 2021

전 국

38.4 

수도권

37.6 

서 울

38.5 

인 천 37.1 

경 기

37.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위: %)

38.4 

37.6 

38.5 

37.1 37.1 

36.0

36.5

37.0

37.5

38.0

38.5

39.0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

<표Ⅲ-9>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3.2 32.4 38.4 5.2 6.0 

수도권(B) 32.9 31.3 37.6 4.7 6.3 

서울 34.4 31.7 38.5 4.1 6.8 

인천 35.2 29.6 37.1 1.9 7.5 

경기 30.9 31.3 37.1 6.2 5.8 

차이(B-A) -0.3 -1.1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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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소득/소비

2-10. 소비생활 만족도

❙정의: 의식주, 여가와 취미생활 등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소비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19.2%로 

2011년 대비 5.9%p 증가

□ 수도권과 전국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은 

10년간 5.9%p, 전국은 6.0%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20.5%, 경기 18.6%, 인천 17.9% 순이며, 인천은

’11년 대비 7.4%p 만족도 증가함

<그림Ⅲ-19> 소비생활 만족도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Ⅲ-20> 소비생활 만족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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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0> 소비생활 만족도1)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2.7 13.9 18.7 6.0 6.0 

수도권2)(B) 13.4 14.6 19.2 5.9 6.3 

서울 15.4 16.0 20.5 5.0 6.8 

인천 10.6 11.7 17.9 7.4 7.5 

경기 12.2 14.2 18.6 6.4 5.8 

차이(B-A) 0.7 0.8 0.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소비생활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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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소득/소비

2-11. 주관적 소득수준

❙정의: 가구 월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해, 실제 소득수준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여유’, ‘약간 여유’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수도권 가구주의 12.7%는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월평균 최소 

생활비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느낌 

□ ’21년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월평균 최소 생활비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수도권 가구주는 12.7%이며, ’11년(20.2%) 대비 

7.5%p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13.0%), 서울(12.7%), 경기(12.6%) 순으로 높음

<그림Ⅲ-21> 주관적 소득수준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Ⅲ-22> 주관적 소득수준, 2021

전 국

11.9 

수도권

12.7 

서 울

12.7 

인 천

13.0 

경 기

12.6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단위: %)

11.9 

12.7 12.7 

13.0 

12.6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13.2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

<표Ⅲ-11> 주관적 소득수준1)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9.6 8.4 11.9 -7.8 3.5 

수도권2)(B) 20.2 8.8 12.7 -7.5 3.9 

서울 19.6 9.9 12.7 -6.9 2.8 

인천 20.0 7.6 13.0 -7.0 5.4 

경기 20.7 8.1 12.6 -8.1 4.4 

차이(B-A) 0.5 0.4 0.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주관적 소득수준은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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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문화/여가

2-12. 여가활동 만족도

❙정의: 개인의 여가 활용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개인의 여가 활용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28.1%로 2011년 대비 7.5%p 증가

□ 개인의 여가 활용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1년 수도권 

28.1%로 ’11년 대비 7.5%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28.9%, 경기 27.8%, 인천 26.9%이며, ’11년 

대비 가장 증가 폭이 큰 지역은 인천(8.5%p)임

<그림Ⅲ-23> 여가활동 만족도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Ⅲ-24> 여가활동 만족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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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2> 여가활동 만족도1)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9.3 26.0 27.0 7.7 1.0 

수도권2)(B) 20.6 27.4 28.1 7.5 0.7 

서울 22.3 28.9 28.9 6.7 0.1 

인천 18.4 23.2 26.9 8.5 3.8 

경기 19.7 27.3 27.8 8.0 0.5 

차이(B-A) 1.4 1.5 1.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여가활동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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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문화/여가

2-13. 1일 평균 여가시간

❙정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산식: 1년 중 평일 근로시간 외 여가 시간의 평균

2021년 수도권 1일 평균 여가시간은 3.5시간 2016년 대비 0.7시간 증가

□ ’21년 수도권 1일 평균 여가시간은 3.5시간으로 ’16년 2.8시간보다 0.7

시간 증가하였으나, 전국(3.8시간)보다 0.3시간 적음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 3.9시간, 서울 3.5시간, 경기 3.4시간이며, ’16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1.1시간)임 

<그림Ⅲ-25> 1일 평균 여가시간 추이,

2016 2018-2021

<그림Ⅲ-26> 1일 평균 여가시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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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3> 평일 여가시간 비중1)

 (단위: 시간)

2016 2021
증감

’16년 대비

전  국(A) 3.1 3.8 0.7 

수도권(B) 2.8 3.5 0.7 

서울 2.7 3.5 0.8 

인천 2.8 3.9 1.1 

경기 2.8 3.4 0.6 

차이(B-A) -0.3 -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1) 15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18년 이후 매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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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문화/여가

2-14.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정의: 인구단위(십만 명)로 환산한 문화기반시설 수
❙산식: (문화기반시설수÷주민등록인구)×100,000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10년 2.8개, ’15년 3.7개,

’20년 4.3개로 꾸준하게 증가함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이 4.4개로 가장 많고 경기(4.2개), 인천(4.1개) 순임

<그림Ⅲ-27>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추이, 2010-2020

<그림Ⅲ-28>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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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4>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 개)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9 5.0 6.0 2.1 1.0 

수도권(B) 2.8 3.7 4.3 1.5 0.6 

서울 2.7 3.6 4.4 1.7 0.8 

인천 2.4 3.3 4.1 1.7 0.8 

경기 3.1 3.9 4.2 1.1 0.3 

차이(B-A) -1.1 -1.3 -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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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주거

2-15. 자가 보유율

❙정의: 총 주택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비율
❙산식: (개인 소유주택÷총 주택)×100

 2020년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86.4%로 2012년 대비 0.8%p 감소

□ ’20년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86.4%로 ’12년(87.2%) 대비 0.8%p, ’15년

(88.3%) 대비 1.9%p 감소함

□ 시도별로는 ’20년 인천 89.0%, 서울 87.6% 경기 85.0% 순이며, ’12년 

대비 서울과 경기는 감소한 반면, 인천은 1.0%p 증가함

<그림Ⅲ-29> 자가 보유율 추이, 2012-2020 <그림Ⅲ-30> 자가 보유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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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5> 자가 보유율

 (단위: %, %p)

2012 2015 2020
증감

’12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84.7 86.4 86.2 1.5 -0.2 

수도권(B) 87.2 88.3 86.4 -0.8 -1.9 

서울 87.7 88.9 87.6 -0.2 -1.3 

인천 88.0 89.9 89.0 1.0 -0.9 

경기 86.5 87.3 85.0 -1.5 -2.3 

차이(B-A) 2.5 1.8 0.2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81 -

2. 개인생활 > 주거

2-16.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정의: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산식: 총거주인 수÷거주인 1명 이상인 주택

2021년 수도권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는 2.9명으로 2015년 대비 0.4명 감소

□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은 ’15년 3.3명에서

’21년 2.9명으로, 전국은 3.1명에서 2.8명으로 각각 0.4명, 0.3명 감소함

□ 시도별로 ’21년 서울은 3.0명으로 ’15년 대비 0.5명 감소, 경기는 

2.9명으로 0.4명 감소, 인천은 2.7명으로 0.3명 감소함

<그림Ⅲ-3>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추이, 

2015-2021

<그림Ⅲ-4>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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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6>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단위: 명)

2015 2021
증감

’15년 대비

전  국(A) 3.1 2.8 -0.3 

수도권(B) 3.3 2.9 -0.4 

서울 3.5 3.0 -0.5 

인천 3.0 2.7 -0.3 

경기 3.3 2.9 -0.4 

차이(B-A) 0.2 0.1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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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주거

2-17. 주택 전/월세 가격 지수

❙정의: 주택의 전/월세 가격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
❙산식: {(당해년 12월 전/월세 가격-’21.6월 전/월세 가격)÷’21.6월 전/월세 가격}×100

 2021년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104.0, 월세 가격 지수는 101.6

□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21년 104.0으로 ’10년(68.3) 대비 

35.7 상승했고, 전국도 72.8에서 103.2로 30.4 상승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104.8, 인천 104.6, 서울 102.7 순이며, ’10년 

대비 각각 37.8, 34.8, 33.4 상승함   

<그림Ⅲ-33>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추이, 

2010-2021

<그림Ⅲ-34> 주택 전세 가격 지수, 2021

전 국

103.2 

수도권

104.0 

서 울

102.7 

인 천

104.6 

경 기

104.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위: 2021.06=100)

103.2 

104.0 

102.7 

104.6 
104.8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2021.6.=100)

<표Ⅲ-17> 주택 전세 가격 지수

 (단위: 2021.06.=100)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72.8 93.7 103.2 30.4 9.5 

수도권(B) 68.3 90.5 104.0 35.7 13.6 

서울 69.4 91.0 102.7 33.4 11.7 

인천 69.8 86.7 104.6 34.8 17.9 

경기 67.0 91.2 104.8 37.8 13.6 

차이(B-A) -4.5 -3.2 0.9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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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 월세 가격 지수는 ’21년 101.6으로 ’15년(101.5) 대비 

0.2 상승했으나, 전국은 102.4에서 101.3으로 1.1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 102.2, 경기 101.8, 서울 101.1로, 서울은 ’15년

(102.3) 대비 1.2 감소함  

<그림Ⅲ-35> 주택 월세 가격 지수 추이, 

2015-2021

<그림Ⅲ-36> 주택 월세 가격 지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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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8> 주택 월세 가격 지수

 (단위: 2021.06.=100)

2015 2021
증감

’15년 대비

전  국(A) 102.4 101.3 -1.1 

수도권(B) 101.5 101.6 0.2 

서울 102.3 101.1 -1.2 

인천 99.9 102.2 2.3 

경기 101.2 101.8 0.6 

차이(B-A) -1.0 0.3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84 -

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1. 공공보육시설 비율

❙정의: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직장, 사회법인 어린이집의 비율
❙산식: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

2021년 수도권 공공보육시설 비율은 23.8%로 2010년 대비 15.6%p 증가

□ ’21년 수도권 공공보육시설 비율은 23.8%로 ’10년(8.2%) 대비 

15.6%p, ’15년(10.1%) 대비 13.7%p 증가함 

□ 서울의 공공보육시설 비율은 ’21년 42.2%로 인천(19.0%)과 경기도

(15.5%)의 2배를 상회함

<그림Ⅲ-37> 공공보육시설 비율 추이, 

2010-2021

<그림Ⅲ-38> 공공보육시설 비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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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9> 공공보육시설 비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0.3 11.4 24.0 13.7 12.6 

수도권(B) 8.2 10.1 23.8 15.6 13.7 

서울 13.5 17.4 42.2 28.6 24.7 

인천 7.2 8.9 19.0 11.8 10.2 

경기 5.6 6.6 15.5 9.9 8.9 

차이(B-A) -2.0 -1.2 -0.2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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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2. 가족관계 만족도

❙정의: 전반적인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0년 전반적인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57.7%로 2012년 대비 2.4%p 증가

□ ’20년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57.7%, 전국 

58.7%이며, ‘12년 대비 각각 2.4%p, 2.6%p 증가함

□ 가족관계 만족도는 ‘20년 경기 58.8%, 인천 57.2%, 서울 56.3%이며,

‘12년 대비 각각 2.0%p, 4.5%p, 2.1%p 증가함

<그림Ⅲ-39>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2012 2014 2016 2018 2020

<그림Ⅲ-40> 가족관계 만족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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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0> 가족관계 만족도1)

 (단위: %, %p)

2012 2016 2020
증감

’12년 대비 ’16년 대비

전  국(A) 56.1 56.5 58.7 2.6 2.2 

수도권2)(B) 55.3 55.4 57.7 2.4 2.3 

서울 54.2 54.7 56.3 2.1 1.6 

인천 52.7 54.9 57.2 4.5 2.3 

경기 56.8 56.2 58.8 2.0 2.6 

차이(B-A) -0.8 -1.1 -1.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가족관계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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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3. 1인 가구 비율

❙정의: 일반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1인 가구 수÷일반 가구 수)×100

 2021년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은 32.2%로 증가하는 추세임 

□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은 ‘10년 22.1%에서 

‘32.2%로 10.1%p, 전국은 23.9%에서 33.4%로 9.5%p 증가함

□ 시도별 1인 가구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10년 대비 

12.4%p, 인천은 9.2%p, 경기는 8.9%p 증가함

<그림Ⅲ-41> 1인 가구 비율 추이,

2010 2015-2021

<그림Ⅲ-42> 1인 가구 비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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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1> 1인 가구 비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3.9 27.2 33.4 9.5 6.2 

수도권(B) 22.1 25.9 32.2 10.1 6.3 

서울 24.4 29.5 36.8 12.4 7.3 

인천 20.8 23.3 30.0 9.2 6.7 

경기 20.3 23.4 29.2 8.9 5.8 

차이(B-A) -1.8 -1.3 -1.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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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4.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정의: 유아 천 명당 어린이집의 수
❙산식: (총보육시설 수÷주민등록인구(0~5세))×1,000

2021년 수도권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7.1개소로 2010년 대비 25.2% 증가 

□ ‘21년 수도권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7.1개소로 ‘10년(13.7개소)

대비 3.4개소(25.2%)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17.7개소, 서울 16.4개소, 인천 16.0개소이며,

‘10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40.2%)임

<그림Ⅲ-43>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추이, 2010-2021

<그림Ⅲ-44>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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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2>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3.9 15.5 17.1 23.0 10.3 

수도권(B) 13.7 15.7 17.1 25.2 9.0 

서울 11.7 14.0 16.4 40.2 17.1 

인천 12.2 14.0 16.0 31.1 14.3 

경기 15.3 17.2 17.7 15.7 2.9 

차이(B-A) -0.2 0.2 0.0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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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5. 조 혼인율/조 이혼율

❙정의: 인구 천 명당 혼인/이혼한 비율
❙산식: (연간 혼인(이혼) 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

 2021년 수도권 조 혼인율은 4.0건, 조 이혼율은 1.9건

□ 수도권과 전국의 조 혼인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은 ‘10년 

6.8건에서 ‘21년 4.0건으로, 전국은 6.5건에서 3.8건으로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4.1건, 서울 3.9건, 인천 3.7건으로, 세 지역

모두 ’10년 대비 감소함

<그림Ⅲ-45> 조 혼인율 추이, 2010-2021 <그림Ⅲ-46> 조 혼인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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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3> 조 혼인율

 (단위: 건, %)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6.5 5.9 3.8 -41.5 -35.6 

수도권(B) 6.8 6.2 4.0 -41.5 -35.6 

서울 6.9 6.5 3.9 -43.5 -40.0 

인천 6.4 5.9 3.7 -42.2 -37.3 

경기 6.8 6.0 4.1 -39.7 -31.7 

차이(B-A) 4.6 4.7 4.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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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수도권과 전국의 조 이혼율은 각각 1.9건, 2.0건임

□ 시도별 ’21년 조 이혼율은 인천 2.3건, 경기 2.0건, 서울 1.6건이며, 인천은

’10년 대비 14.8%, 경기는 16.7%, 서울은 23.8% 감소함 

<그림Ⅲ-47> 조 이혼율 추이, 2010-2021 <그림Ⅲ-48> 조 이혼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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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4> 조 이혼율

 (단위: 건, %)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2.3 2.1 2.0 -13.0 -4.8 

수도권(B) 2.3 2.1 1.9 -18.4 -9.9 

서울 2.1 1.8 1.6 -23.8 -11.1 

인천 2.7 2.5 2.3 -14.8 -8.0 

경기 2.4 2.2 2.0 -16.7 -9.1 

차이(B-A) 1.2 0.4 -5.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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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6. 독거노인 비율

❙정의: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살고있는 노인가구의 비율
❙산식: (65세 이상 1인 가구÷65세 이상 인구)×100

 2021년 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18.4%로 2010년 대비 3.4%p 증가

□ 수도권의 독거노인 비율은 ’10년 15.0%에서 ’21년 18.4%로 3.4%p,

전국은 19.7%에서 21.2%로 1.5%p 증가함

□ ’10년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3.7%p)이며,

그다음 인천 3.3%p, 경기 3.2%p 순임

<그림Ⅲ-49> 독거노인 비율 추이,

2010 2015-2021

<그림Ⅲ-50> 독거노인 비율, 2021

전 국

21.2 

수도권

18.4 

서 울

18.6 
인 천

19.9 

경 기

18.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위: %)

21.2 

18.4 
18.6 

19.9 

18.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

<표Ⅲ-25> 독거노인 비율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9.7 18.6 21.2 1.5 2.6 

수도권(B) 15.0 15.5 18.4 3.4 2.9 

서울 14.9 15.5 18.6 3.7 3.1 

인천 16.6 16.6 19.9 3.3 3.3 

경기 14.8 15.2 18.0 3.2 2.8 

차이(B-A) -4.6 -3.1 -2.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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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시민사회

3-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
❙산식: ‘일반+조건부+시설+특례+기타’ 수급자의 합(월별데이터 합÷12)

2021년 수도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3년 대비 104.5% 증가한 949천 명

□ ’21년 수도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949천 명으로 ’13년(464천 명)

대비 485천 명(104.5%) 증가, 전국(2,274천 명)의 41.7%에 해당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406천 명으로, 서울(390천 명)과 인천(153천 명)에

비해 각각 16천 명, 253천 명 많음

<그림Ⅲ-5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추이, 

2013-2021

<그림Ⅲ-5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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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천 명, %)

2013 2015 2021
증감률

’13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379 1,412 2,274 64.9 61.0 

수도권(B) 464 506 949 104.5 87.6 

서울 201 220 390 93.9 77.3 

인천 71 79 153 113.8 93.1 

경기 191 207 406 112.2 96.4 

비중(B/A) 33.7 35.8 41.7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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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시민사회

3-8. 자원봉사 참여율

❙정의: 지난 1년간(전년 5월~당해년 5월)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산식: (‘참여한 적 있다’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수도권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6%로 2011년 대비 11.0%p 감소

□ 수도권 자원봉사 참여율은 ’11년 18.7%에서 ’21년 7.6%로 11.0%p

감소, 전국는 19.8%에서 8.4%로 11.4%p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7.8%, 인천 7.5%, 서울 7.4%로 ’11년 대비 

각각 11.4%p, 11.0%p, 10.7%p 감소함

<그림Ⅲ-53>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Ⅲ-54> 자원봉사 참여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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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7> 자원봉사 참여율1)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9.8 18.2 8.4 -11.4 -9.8 

수도권2)(B) 18.7 17.4 7.6 -11.0 -9.8 

서울 18.1 17.9 7.4 -10.7 -10.5 

인천 18.5 15.8 7.5 -11.0 -8.3 

경기 19.2 17.3 7.8 -11.4 -9.5 

차이(B-A) -1.1 -0.8 -0.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자원봉사 참여율은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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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시민사회

3-9. 기부율

❙정의: 지난 1년간(전년 5월~당해년 5월) 현금(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 한 사람의 비율
❙산식: (‘현금이나 물품 기부한 적이 있다’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수도권 주민의 기부율은 22.7%로 2011년 대비 14.5%p 감소함 

□ 기부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은 ’11년 37.2%에서 ’21년 22.7%로

14.5%p, 전국은 36.4%에서 21.6%로 14.8%p 감소함

□ 지난 10년간 기부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15.5%p)이며,

서울과 인천은 각각 13.4%p, 13.0%p 감소함

<그림Ⅲ-55> 기부율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Ⅲ-56> 기부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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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8> 기부율1)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6.4 29.9 21.6 -14.8 -8.3 

수도권2)(B) 37.2 30.6 22.7 -14.5 -7.8 

서울 37.8 33.1 24.4 -13.4 -8.7 

인천 34.4 33.7 21.4 -13.0 -12.3 

경기 37.3 27.7 21.8 -15.5 -5.9 

차이(B-A) 0.8 0.7 1.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기부율은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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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시민사회

3-10. 사회단체 참여율

❙정의: 지난 1년간(전년 5월~당해년 5월) 시민사회 단체에 참여, 활동한 사람의 비율
❙산식: (‘참여 하였다’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수도권 주민의 7.6%가 시민사회단체에 참여, 활동한 적이 있음

□ ’21년 수도권 사회단체 참여율은 7.6%로 전국 8.2%보다 0.6%p 낮음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 8.6%, 경기 8.3%, 서울 6.4%이며, 인천은 ’11년

(12.1%) 대비 감소 폭이 3.5%p로 가장 큼

<그림Ⅲ-57> 사회단체 참여율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Ⅲ-58> 사회단체 참여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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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9> 사회단체 참여율1)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1.0 9.4 8.2 -2.8 -1.2 

수도권2)(B) 10.3 8.9 7.6 -2.7 -1.3 

서울 9.1 8.4 6.4 -2.7 -2.0 

인천 12.1 7.1 8.6 -3.5 1.5 

경기 11.0 9.8 8.3 -2.7 -1.5 

차이(B-A) -0.7 -0.5 -0.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사회단체 참여율은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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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생활환경

4-1.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정의: 주민 1인당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
❙산식: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일)÷주민등록인구

 2020년 수도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kg/일

□ ’20년 수도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kg/일이며, 전국은 

1.2kg/일임

□ 시도별로는 ’20년 인천과 경기는 1.1kg/일, 서울 1.0kg/일임

<그림Ⅲ-59>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추이, 

2010-2020

<그림Ⅲ-60>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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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0>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단위: kg/일)

2010 2015 2020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0 1.0 1.2 0.2 0.2 

수도권(B) 0.9 0.9 1.1 0.2 0.2 

서울 1.0 0.9 1.0 0.0 0.1 

인천 0.8 0.6 1.1 0.3 0.5 

경기 0.9 0.9 1.1 0.2 0.2 

차이(B-A) -0.1 -0.1 -0.1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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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생활환경

4-2. 녹지환경 만족도

❙정의: 산, 공원 등 주변 녹지의 조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좋다’, ‘약간 좋다’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0년 수도권 주민 중 주변 녹지환경에 만족한 사람의 비율은 

55.4%로 2012년 대비 14.8%p 증가

□ 수도권 주민 중 주변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2년 

40.6%에서 ’20년 55.4%로 14.8%p 증가, 전국은 43.8%에서 58.7%로

14.9%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0년 경기 59.8%, 서울 53.0%, 인천 43.4%이며, ’16년 

대비 증가 폭은 서울(15.5%p)가 가장 큼

<그림Ⅲ-61> 녹지환경 만족도 추이,

2012 2014 2016 2018 2020

<그림Ⅲ-62> 녹지환경 만족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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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1> 녹지환경 만족도1)

 (단위: %, %p)

2012 2016 2020
증감

’12년 대비 ’16년 대비

전  국(A) 43.8 41.3 58.7 14.9 17.4 

수도권2)(B) 40.6 40.1 55.4 14.8 15.3 

서울 38.7 37.5 53.0 14.3 15.5 

인천 30.2 29.8 43.4 13.2 13.6 

경기 44.6 44.5 59.8 15.3 15.3 

차이(B-A) -3.2 -1.2 -3.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녹지환경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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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생활환경

4-3.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정의: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율
❙산식: (총재활용량÷생활폐기물 총발생량)×100

 2020년 수도권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62.0%로 전국 대비 2.5%p 높음

□ ’20년 수도권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62.0%로 ’10년(63.9%) 대비 

1.9%p 감소하였으나, 전국(59.5%)보다 2.5%p 높음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이 66.2%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인천(64.1%),

경기(58.8%) 순임

<그림Ⅲ-63>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추이, 

2010-2020

<그림Ⅲ-64>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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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2> 일반페기물 재활용률

 (단위: %, %p)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60.5 59.2 59.5 -1.0 0.3 

수도권(B) 63.9 62.7 62.0 -1.9 -0.7 

서울 65.8 68.9 66.2 0.4 -2.7 

인천 64.5 55.0 64.1 -0.4 9.1 

경기 61.9 58.9 58.8 -3.1 -0.1 

차이(B-A) 3.4 3.5 2.5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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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생활환경

4-4. 재생에너지 비율

❙정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산식: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생산량)×100

2020년 수도권 재생에너지 비율은 77.0%로 2015년 대비 15.2%p 감소

□ 수도권 재생에너지 비율은 ’15년 92.2%에서 ’20년 77.0%로 15.2%p

감소, 전국은 98.3%에서 89.8%로 8.4%p 감소함

□ 세 지역 모두 재생에너지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15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38.6%p)임

<그림Ⅲ-65>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2014-2020

<그림Ⅲ-66> 재생에너지 비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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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3> 재생에너지 비율

 (단위: %, %p)

2015 2020
증감

’15년 대비

전  국(A) 98.3 89.8 -8.4 

수도권(B) 92.2 77.0 -15.2 

서울 89.0 76.0 -13.0 

인천 97.1 58.4 -38.6 

경기 90.9 83.1 -7.8 

차이(B-A) -6.0 -12.8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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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안전

4-5.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정의: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산식: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

 2020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9건으로 2010년 

대비 6.1% 감소 

□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31.9건에서 ’20년 29.9건으로

2.0건(6.1%) 감소, 전국은 34.4건에서 29.8건으로 4.6건(13.4%)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30.6건으로 인천(30.0건)과 경기(29.4건)보다 

높고, ’10년 대비 감소율도 9.5%로 가장 큼 

<그림Ⅲ-67>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추이, 2010-2020

<그림Ⅲ-68>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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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4>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

2010 2015 2020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34.4 35.6 29.8 -13.4 -16.3 

수도권(B) 31.9 34.8 29.9 -6.1 -14.2 

서울 33.8 35.6 30.6 -9.5 -14.0 

인천 30.8 34.1 30.0 -2.6 -12.0 

경기 30.4 34.4 29.4 -3.3 -14.5 

차이(B-A) -2.5 -0.8 0.1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100 -

4. 환경 > 안전

4-6. 강력범죄 발생률

❙정의: 강력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방화) 발생 비율
❙산식: (강력범죄 발생 건수의 합÷총 범죄 발생 건수)×100

 2020년 수도권 강력범죄 발생률은 1.71%로 2013년 대비 0.14%p 증가

□ 수도권 강력범죄 발생률은 ’13년(1.57%) 대비 0.14%p 증가한 1.71%로 

전국 1.53%보다 0.18%p 높음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이 2.12%로 인천(1.73%), 경기(1.40%)보다 높고,

’13년(1.70%) 대비 증가 폭도 0.41%p로 가장 큼

<그림Ⅲ-69> 강력범죄 발생률 추이, 

2013-2020

<그림Ⅲ-70> 강력범죄 발생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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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5> 강력범죄 발생률 

 (단위: %, %p)

2013 2015 2020
증감

’13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45 1.36 1.53 0.08 0.17 

수도권(B) 1.57 1.55 1.71 0.14 0.16 

서울 1.70 1.74 2.12 0.41 0.38 

인천 1.61 1.55 1.73 0.12 0.18 

경기 1.44 1.39 1.40 -0.04 0.01 

차이(B-A) 0.12 0.19 0.18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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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안전

4-7.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정의: 소방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지역 주민의 수
❙산식: 주민 수÷소방공무원 수

2021년 수도권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197명이며 감소하는 추세 

□ 수도권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10년 

1,833명에서 ’21년 1,197명으로 636명(34.7%)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1,287명, 경기 1,227명, 인천 896명이며, ’10년

대비 감소율은 경기가 42.3%로 가장 큼

<그림Ⅲ-71>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추이, 2010-2021

<그림Ⅲ-72>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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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6>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단위: 명,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385 1,224 806 -41.8 -34.2 

수도권(B) 1,833 1,571 1,197 -34.7 -23.8 

서울 1,778 1,470 1,287 -27.6 -12.4 

인천 1,241 1,233 896 -27.8 -27.3 

경기 2,128 1,784 1,227 -42.3 -31.2 

차이(B-A) 448 347 391 

자료: 소방청 「소방청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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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안전

4-8.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정의: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산식: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0년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32.6%로 2012년 대비 19.0%p 증가

□ ’20년 수도권 주민의 32.6%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2년 13.6%보다 19.0%p 높음

□ 시도별로는 ’20년 경기 33.1%, 인천 32.7%, 서울 31.9%이며, 세 지역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Ⅲ-7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추이, 

2012 2014 2016 2018 2020

<그림Ⅲ-7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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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7>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

 (단위: %, %p)

2012 2016 2020
증감

’12년 대비 ’16년 대비

전  국(A) 13.8 13.2 31.8 18.0 18.6 

수도권2)(B) 13.6 13.0 32.6 19.0 19.6 

서울 14.6 14.2 31.9 17.3 17.7 

인천 10.2 11.3 32.7 22.5 21.4 

경기 13.5 12.5 33.1 19.6 20.6 

차이(B-A) -0.2 -0.2 0.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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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안전

4-9.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 건수
❙산식: 당해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20년 수도권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7,544건으로 2010년 대비 9.1% 감소

□ 수도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년 85,273건에서 ’20년 77,544건으로 

9.1% 감소, 전국은 201,382건에서 169,672건으로 15.7% 감소함

□ 서울과 인천은 ’10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각각 27.1%,

26.0% 감소한 반면, 경기는 10.8% 증가함

<그림Ⅲ-75> 교통사고 발생 건수 추이, 

2010-2021

<그림Ⅲ-76>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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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8>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 건,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21년 대비

전  국(A) 201,382 199,526 169,672 -15.7 -15.0 

수도권(B) 85,273 87,872 77,544 -9.1 -11.8 

서울 35,890 33,918 26,176 -27.1 -22.8 

인천 9,088 7,725 6,728 -26.0 -12.9 

경기 40,295 46,229 44,640 10.8 -3.4 

비중(B/A) 42.3 44.0 45.7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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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쟁력지표

1. 가구원당 평균 방수

□ 2020년 기준 가구원당 평균 사용 방수는 인천 옹진군(1.9개), 인천 

강화군과 경기 양평군(1.8개)이 가장 많고, 군 지역이 구 또는 시 

지역보다 많음

□ 가구원당 평균 방의 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 노원구, 경기 광명시와 

군포시(1.4개)이며,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음

< 수도권 가구원당 평균 방수, 2020 >

【서울】
(단위: 개)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용산구 1.7 노원구 1.4

2 강남,강서,마포,
서대문,서초,
은평,종로,중구

1.6 강동,강북,관악,
광진,구로,금천,
도봉,동대문,
동작,성동,성북,
송파,양천,
영등포,중랑

1.5

【인천】
(단위: 개)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옹진군 1.9 계양,남동,

부평,서구

1.5

2 강화군 1.8 동구,미추홀,

연수구

1.6

【경기】
(단위: 개)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양평군 1.8 광명,군포 1.4

2 가평군,여주시,
연천군

1.7 고양,과천,구리,
남양주,부천,
성남,수원,시흥,
안산,안양,오산,
의왕,의정부,
이천

1.5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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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

□ 2019년 기준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76,110십억 원)와 서울 강남구(67,790십억 원)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남구, 인천은 서구, 경기는 화성시가 가장 

높고, 경제활동과 생산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큼

□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662십억 원)이며,

경기 연천군(1,563십억 원), 인천 강화군(1,609십억 원) 순임

◦ 시도 내 지역 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경기이며, 가장 낮은 연천군

(1,563십억 원)과 가장 높은 화성시(76,110십억 원) 간에 약 48.7배 차이가 남

< 수도권 GRDP, 2019 >

【서울】
(단위: 십억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종로구

67,790

52,870

34,202

33,420

32,428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3,088

3,208

4,448

4,601

5,649

【인천】
(단위: 십억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서구

중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18,894

15,460

15,388

11,235

9,880

옹진군

강화군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662

1,609

3,318

4,659

6,849

【경기】
(단위: 십억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화성시

성남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76,110

41,967

34,485

31,406

28,708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구리시

1,563

1,678

1,824

1,890

3,384

자료: 통계청,「e-지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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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률

□ 2021년 하반기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79.5%)이며, 경기

이천시(68.4%), 인천 강화군(67.2%)이 그 뒤를 이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마포구(60.1%), 인천은 옹진군(79.5%), 경기는

이천시(68.4%)가 가장 높음

□ 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 강북구(52.1%), 서울 성북구(52.9%), 서울

서대문구(53.1%) 순임

◦ 시도 내 지역 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인천이며, 가장 낮은 동구

(57.7%)와 가장 높은 옹진군(79.5%) 간에 21.8%p 차이가 남

◦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대체로 낮음

< 수도권 고용률, 2021(하반기)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

60.1

59.8

59.5

59.1

59.0

강북구

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52.1

52.9

53.1

54.1

54.2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강화군

서구

중구

연수,계양구

79.5

67.2

61.7

60.1

59.8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

57.7

58.5

59.3

59.4

-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이천시

화성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68.4

65.7

63.9

63.8

63.4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용인시

55.3

56.2

56.4

56.6

56.8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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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순유입률

□ 2021년 인구 순유입은 경기 과천시(14.93%), 경기 하남시(8.60%), 경기

평택시(5.20%) 순으로 높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동구(0.75%), 인천은 중구(3.13%), 경기는 과천시

(14.93%)가 가장 높음

□ 인구 순유출은 서울 서초구(-2.85%), 경기 구리시(-2.62%), 서울 성동구

(-2.19%) 순으로 높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서초구(-2.85%), 인천은 부평구(-1.33%), 경기는 

구리시(-2.62%)가 가장 높고, 서울은 강동구와 금천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순유출 됨

<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

0.75

0.27

-0.15

-0.16

-0.62

서초구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2.85

-2.19

-1.97

-1.90

-1.82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중구

서구

강화군

미추홀구

연수구

3.13

2.31

1.78

1.21

0.37

부평구

남동구

동구

계양구

옹진군

-1.33

-1.19

-0.30

-0.10

0.01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과천시

하남시

평택시

파주시

화성시

14.93

8.60

5.20

3.95

3.28

구리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2.62

-1.91

-1.73

-1.35

-0.74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순이동률=(순이동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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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학생 수

□ 2021년 기준 해외로부터 유입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7,141명)이며, 다음은 서울 서대문구(4,194명), 서울 성북구

(4,160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동대문구(7,141명), 인천은 미추홀구(1,542명),
경기는 수원시(3,248명)가 가장 많고,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많음

□ 유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0명), 경기 연천군(2명), 경기 

과천시(4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양천구(71명), 인천은 옹진군(0명), 경기는 연천군

(2명)이 가장 적음

< 수도권 유학생 수, 2021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

7,141

4,194

4,160

4,080

3,311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서초,은평구

71

155

163

179

195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1,542

904

266

208

197

옹진군

동구

강화군

중구

서구

0

6

9

44

116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3,248

2,359

1,670

1,589

1,093

연천군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

구리시

2

4

23

30

40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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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 2020년 기준 초미세먼지(PM2.5) 대기 농도가 높은 지역은 경기 부천시

(26μg/m3), 경기 여주시(25μg/m3), 경기 이천시(24μg/m3)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동구와 중구(23μg/m3), 인천은 미추홀구(21μg/m3),
경기는 부천시(26μg/m3)가 가장 높고, 특히 경기 남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 농도가 높은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음

□ 초미세먼지 대기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연천군과 하남시(16
μg/m3)이며, 인천 남동구와 중구, 경기 가평군(17μg/m3)이 뒤를 이음

◦ 시도별로는 인천이 서울,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020 >

【서울】
(단위: μg/m³)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강동,중구 23 관악,도봉,

동대문,서대문,

성북,은평,중랑

19

2 금천,노원,

동작,양천

22 광진,용산 20

【인천】
(단위: μg/m³)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미추홀구 21 남동구,

중구

17

2 계양구,

동구,서구

19 부평구,

연수구

18

【경기】
(단위: μg/m³)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부천시 26 연천군,하남시* 16

2 여주시* 25 가평군 17

3 이천시 24 과천시,동두천시,

안산시,양평군

19

*는 자료 획득율이 50%이상 75%미만인 도시

자료: 환경부,「대기환경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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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종로구(21.1명)이며, 서울 강남구(13.1명), 서울 중구(10.2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종로구(21.1명), 인천은 중구(4.3명), 경기는 성남시

(4.7명)가 가장 많고, 특히 서울은 최상‧최하위지역(종로구 21.1명,
도봉구 2.0명) 간에 10배 이상 크게 차이남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와 

광주시(1.3명), 경기 의왕시(1.4명)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도봉구(2.0명), 인천은 강화군와 연수구(1.9명),

경기는 과천시와 광주시(1.3명)가 가장 적음

<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021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종로구

강남구

중구

서초구

서대문구

21.1

13.1

10.2

7.7

6.9

도봉구

관악구

강북,금천구

은평,중랑구

강서,마포구

2.0

2.2

2.5

2.7

2.9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중구

남동구

부평구

동구,옹진군

-

4.3

3.4

2.8

2.7

-

강화군,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계양구

-

1.9

2.1

2.2

2.5

-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성남시

구리시

수원시

고양,안양시

부천,의정부

4.7

3.9

3.3

3.2

3.1

과천,광주시

의왕시

남양주,연천,파주

시흥,안성,양평

가평,양주,이천,

포천,하남

1.3

1.4

1.6

1.7

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의료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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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전지표

8. 재정자립도

□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성남시(45.6%)이며,

다음은 경기 화성시(43.3%) 서울 서초구(41.7%)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서초구(41.7%), 인천은 중구(41.0%), 경기는 성남시

(45.6%)가 가장 높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인천 동구와 옹진군(10.2%), 서울 노원구

(12.0%), 경기 연천군(12.2%) 순임

< 수도권 재정자립도, 2020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서초구

강남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41.7

41.0

40.4

35.3

30.1

노원구

강북,도봉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12.0

13.0

13.4

13.9

14.2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중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41.0

29.0

27.8

19.8

17.1

동구,옹진군

미추홀구

강화군

계양구

-

10.2

13.2

14.2

15.9

-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하남시

45.6

43.3

41.3

36.5

35.6

연천군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12.2

12.7

14.7

16.0

20.0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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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 2021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2,131천 원), 경기

연천군(1,848천 원), 경기 과천시(1,826천 원)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중구(2,131천 원), 인천은 옹진군(1,354천 원), 경기는 

연천군(1,848천 원)이 가장 높음

□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이 낮은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272천 원), 인천

계양구(288천 원), 서울 노원구(307천 원) 순임

◦ 시도 내 지역 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며, 가장 낮은 노원구

(307천 원)와 가장 높은 중구(2,131천 원) 간에 약 6.9배 차이가 남

< 수도권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2021 >

【서울】
(단위: 천 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중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2,131

1,351

1,106

957

853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성북구

307

310

333

363

371

【인천】
(단위: 천 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중구

강화군

서구

연구수

1,354

1,233

1,148

540

492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동구

272

288

328

372

462

【경기】
(단위: 천 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천군

과천시

이천시

성남시

화성시

1,848

1,826

1,506

1,464

1,434

의정부시

동두천시

부천시

남양주시

고양시

530

632

649

670

691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재정365」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지방세+세외수입)÷주민등록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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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2020년 기준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 시흥시

(5.49%), 인천 부평구(5.48%), 인천 서구(5.27%)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동작구(3.50%), 인천은 부평구(5.48%), 경기는 

시흥시(5.49%)가 가장 높음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양평군(0.35%), 경기 화성시

(0.44%), 경기 남양주시(0.47%)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서초구(0.61%), 인천은 강화군(0.83%), 경기는 

양평군(0.35%)이 가장 낮음

< 수도권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020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동작구

구로‧용산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3.50

2.52

2.43

2.35

2.24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강동구

성북구

0.61

0.80

0.85

0.93

1.12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부평구

서구

계양구

연수구

미추홀구

5.48

5.27

2.92

2.71

2.25

강화군

남동구

중구

옹진군

동구

0.83

0.91

1.12

1.17

1.40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시흥시

광주시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5.49

3.87

3.02

2.49

2.39

양평군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군포시

0.35

0.44

0.47

0.48

0.53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재정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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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중교통 접근성

□ 2019년 기준 대중교통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은 인천 옹진군(65.9분)이며,
경기 여주시(65.1분), 경기 양평군(63.7분)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북구(21.0분), 인천은 옹진군(65.9분), 경기는 

여주시(65.1분)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군 지역이 구 또는 시 지역

보다 대체로 어려움

□ 반면, 대중교통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15.3분)이며,
다음은 서울 중구(15.8분), 서울 용산구(16.3분)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영등포구(15.3분), 인천은 부평구(18.0분), 경기는

부천시(17.1분)가 가장 용이하고,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용이함

< 수도권 대중교통 접근성, 2019 >

【서울】
(단위: 분)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노원구

성북구

21.0

20.9

20.5

19.6

19.5

영등포구

중구

용산구

성동,양천구

동작,중랑구

15.3

15.8

16.3

16.5

16.7

【인천】
(단위: 분)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강화군

중구

서구

남동구

65.9

46.3

28.6

22.6

20.4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연수구

동구

18.0

18.3

19.5

19.9

20.1

【경기】
(단위: 분)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이천시

65.1

63.7

61.9

57.1

47.3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고양시

17.1

17.5

18.6

19.5

19.8

자료: 한국교통연구원,「교통통계」
대중교통접근성: 각종 시설(교육,의료,교통,판매)에 대중교통으로 접근한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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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근 시간

□ 2020년 기준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50.2분), 서울

도봉구와 경기 과천시(48.2분), 경기 광명시(47.7분)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노원구(50.2분), 인천은 부평구(43.9분), 경기는 

과천시(48.2분)가 가장 오래 걸림

◦ 서울은 주로 외곽지역의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천, 경기는 서울 

근거리 지역의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림

□ 통근 시간이 짧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17.0분), 경기 연천군(23.0분), 경기

여주시(24.9분)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중구(35.5분), 인천은 옹진군(17.0분), 경기는 연천군

(23.0분)이 가장 짧음

< 수도권 통근 시간, 2020 >

【서울】
(단위: 분)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50.2

48.2

47.5

47.2

46.7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35.5

38.5

39.1

39.4

39.5

【인천】
(단위: 분)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43.9

43.6

41.6

40.6

40.0

옹진군

강화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17.0

26.5

34.4

36.5

39.2

【경기】
(단위: 분)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48.2

47.7

46.5

45.9

45.6

연천군

여주시

가평군

포천시

이천시

23.0

24.9

25.1

25.4

26.1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통근시간: 통근인구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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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 소유 가구 비율

□ 2020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

(70.8%)이며, 다음은 인천 동구(66.2%), 경기 광주시(65.0%)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도봉구(61.2%), 인천은 강화군(70.8%), 경기는 

광주시(65.0%)가 가장 높음

□ 주택 소유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35.5%)이며, 서울 

중구(41.7%), 서울 광진구(41.9%)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관악구(35.5%), 인천은 중구(47.5%), 경기는 하남시

(43.4%)가 가장 낮고, 서울이 인천, 경기에 비해 다소 낮음

<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 2020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61.2

57.4

55.8

54.0

53.3

관악구

중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

35.5

41.7

41.9

44.8

44.9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화군

동구

계양구

연수구

옹진군

70.8

66.2

63.7

62.4

60.7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47.5

48.9

55.6

57.1

59.9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안양시

용인시

65.0

64.6

61.3

61.1

60.7

하남시

성남시

오산시

파주시

과천시

43.4

49.1

50.8

51.3

51.8

자료: 통계청,「주택소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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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원당 학생 수

□ 2021년 기준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22.3명)이며, 서울 성북구(20.5명), 서울 광진구(20.2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동대문구(22.3명), 인천은 미추홀구(18.9명), 경기는 

안성시(19.4명)가 가장 많음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4.7명), 경기 연천군

(7.7명), 인천 강화군(8.2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금천구(11.1명), 인천은 옹진군(4.7명), 경기는 연천군

(7.7명)이 가장 적고, 군 지역이 구 또는 시 지역보다 적음

<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 2021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동작구

서대문구

22.3

20.5

20.2

19.7

19.6

금천구

서초구

관악,영등포구

강북,은평구

강서구

11.1

11.2

11.9

12.5

12.7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18.9

18.2

16.3

14.3

13.9

옹진군

강화군

중구

부평구

계양구

4.7

8.2

11.7

12.7

13.7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안성시

오산시

안양,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19.4

18.0

17.4

17.0

16.8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광명시

동두천시

7.7

9.7

10.7

12.5

13.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
교원수, 학생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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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계출산율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1.31명)이며,
경기 연천군(1.28명), 인천 옹진군(1.13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성동구(0.78명), 인천은 강화군(1.31명), 경기는 

연천군(1.28명)이 가장 높음

□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0.47명)이며, 서울 종로구

(0.52명), 서울 광진구(0.53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관악구(0.47명), 인천은 계양구(0.67명), 경기는 

부천시(0.75명)가 가장 낮고, 서울은 모든 지역에서 1명 미만으로 

인천, 경기보다 낮음

< 수도권 합계출산율, 2020 >

【서울】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성동구

강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0.78

0.75

0.74

0.71

0.70

관악구

종로구

광진구

강남구

강북구

0.47

0.52

0.53

0.54

0.55

【인천】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화군

옹진군

연수구

중구

남동구

1.31

1.13

0.95

0.82

0.81

계양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0.67

0.70

0.71

0.80

0.81

【경기】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천군

화성시

평택시

여주시

가평군

1.28

1.09

1.06

1.05

1.03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고양시

수원,의정부시

0.75

0.77

0.78

0.79

0.80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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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구 증가율

□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

(16.0%)이며, 다음은 경기 하남시(9.0%), 경기 평택시(4.9%)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동구(0.5%), 인천은 중구(2.7%), 경기는 과천시

(16.0%)가 가장 높음

□ 인구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 종로구(-3.3%),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3.0%), 서울 강북구(-2.9%)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종로구(-3.3%), 인천은 동구(-1.7%), 경기는 구리시

(-2.8%)가 가장 낮고, 특히 서울은 강동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함

< 수도권 인구 증가율,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동구

마포구

강서구

강남,금천구

동대문,은평구

0.5

-0.8

-1.1

-1.2

-1.4

종로구

서초,용산구

강북구

구로,성동구

도봉구

-3.3

-3.0

-2.9

-2.6

-2.4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연수구

계양구

2.7

2.3

0.8

0.6

-0.4

동구

부평구

남동구

옹진군

-

-1.7

-1.6

-1.4

-0.7

-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과천시

하남시

평택시

파주시

화성시

16.0

9.0

4.9

3.6

3.3

구리시

광명시

군포시

연천군

부천시

-2.8

-2.2

-2.1

-2.0

-1.5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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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령인구 비율

□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

(34.1%)이며, 인천 옹진군(28.3%), 경기 연천군(27.7%)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북구(21.5%), 인천은 강화군(34.1%), 경기는 

연천군(27.7%)이 가장 높음

□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9.3%), 경기 시흥시(9.9%),
경기 오산시(10.3%)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남구(14.6%), 인천은 연수구(10.5%), 경기는 

화성시(9.3%)가 가장 낮고, 서울은 전 지역에서 고령사회(14%이상)
및 초고령사회(20%이상)로 진입함

◦ 시도 내 지역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인천이며, 가장 높은 강화군

(34.1%)과 가장 낮은 연수구(10.5%) 간에 23.6%p 차이가 남

< 수도권 고령인구 비율,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북구

도봉구

중구

종로구

중랑구

21.5

20.2

19.6

19.1

18.5

강남구

마포,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양천구

14.6

14.7

14.8

15.1

15.3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화군

옹진군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34.1

28.3

23.9

17.7

15.7

연수구

서구

계양구

남동구

중구

10.5

11.4

13.8

14.6

15.1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27.7

27.4

26.7

23.1

21.3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수원,안산시

평택시

9.3

9.9

10.3

11.7

12.4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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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2019년 기준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0.974점), 경기 

가평군과 광명시(0.972점), 경기 과천시(0.971점)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용산구(0.974점), 인천은 연수구와 옹진군(0.963점),

경기는 가평군과 광명시(0.972점)가 가장 높음

□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곳은 서울 도봉구(0.937점),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0.939점), 서울 은평구(0.941점)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도봉구(0.937점), 인천은 남동구(0.946점), 경기는

여주시(0.945점)가 가장 낮으나, 지역간 큰 차이는 없음

< 수도권 건강관련 삶의 질(EQ-5D), 2019 >

【서울】
(단위: 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용산구

강남,종로구

노원구

구로,동대문,중구

양천구

0.974

0.963

0.961

0.960

0.959

도봉구

강북,성북구

은평구

성동구

송파구

0.937

0.939

0.941

0.945

0.949

【인천】
(단위: 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연수구,옹진군

부평, 중구

서구

동구,미추홀구

0.963

0.956

0.953

0.952

남동구

강화군

계양구

-

0.946

0.949

0.951

-

【경기】
(단위: 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가평군,광명시

과천시

광주시

연천군

구리시

0.972

0.971

0.968

0.967

0.963

여주시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양평,의정부

0.945

0.946

0.947

0.949

0.950

자료: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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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구 부양비

□ 2021년 기준 인구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71.2%)이며,

경기 연천군(57.8%), 경기 양평군(57.2%)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북구(41.2%), 인천은 강화군(71.2%), 경기는 

연천군(57.8%)이 가장 높고, 군 지역이 구 또는 시 지역보다 높음

□ 인구 부양비가 낮은 지역은 경기 안산시(28.8%), 서울 관악구(29.7%),

인천 계양구(30.8%) 순임

◦ 시도 내 지역간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이며, 가장 높은 강화군

(71.2%)과 가장 낮은 계양구(30.8%) 간에 약 2.3배 차이가 남

< 수도권 인구 부양비,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서초,은평구

노원구

41.2

40.5

38.8

38.4

38.1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금천구

성동,용산구

29.7

31.1

32.9

33.9

34.6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화군

옹진군

동구

중구

미추홀구

71.2

53.1

49.9

39.0

38.5

계양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30.8

34.1

34.6

34.9

36.2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57.8

57.2

55.0

49.2

46.9

안산시

수원,시흥시

부천시

오산시

군포,안양시

28.8

32.0

33.5

34.4

34.5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인구부양비={(소년인구(0-14세)+노인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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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GRDP 증가율

□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GR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연천군

(12.43%)이며, 다음은 인천 계양구(8.15%), 서울 종로구(6.59%) 순임

◦ 서울은 강서구와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음

□ GRDP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광명시(-4.70%)이며, 경기 이천시

(-4.15%), 경기 구리시(-4.03%)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서구(-1.63%), 인천은 부평구(-2.21%), 경기는

광명시(-4.70%)가 가장 낮음

< 수도권 GRDP 증가율, 2019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종로구

영등포구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6.59

5.63

4.87

4.47

3.74

강서구

서초구

성북구

도봉구

중구

-1.63

-0.04

0.34

0.36

0.93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계양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8.15

5.27

5.03

3.34

2.64

부평구

동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2.21

-1.48

-0.70

0.64

1.71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천군

여주시

안양시

파주시

화성시

12.43

6.19

5.62

5.37

5.27

광명시

이천시

구리시

가평군

과천시

-4.70

-4.15

-4.03

-2.08

-1.10

자료: 통계청,「e-지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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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지표

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2020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자살자 수는 경기 동두천시(44.3명), 인천

중구(33.2명), 경기 포천시(32.1명) 순으로 높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관악구(29.2명), 인천은 중구(33.2명), 경기는 

동두천시(44.3명)가 가장 높음

□ 자살자 수가 낮은 지역은 인천 동구(16.0명), 서울 중구(16.5명), 경기 

용인시(17.2명) 순임

<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2020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29.2

28.0

26.6

26.5

25.5

중구

종로구

서초구

양천구

구로,마포구

16.5

17.9

18.1

19.3

19.7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33.2

30.1

29.2

27.4

25.9

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16.0

19.0

21.8

24.6

25.2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동두천시

포천시

의정부시

안성시

양평군

44.3

32.1

31.7

31.0

29.1

용인시

과천시

의왕시

화성시

김포시

17.2

18.4

18.6

20.5

20.7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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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트레스 인지율

□ 2021년 기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천 계양구(32.6%), 경기 안성시(32.5%), 경기 연천군(32.2%) 순으로 높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남구(31.9%), 인천은 계양구(32.6%), 경기는 

안성시(32.5%)가 가장 높음

□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19.3%), 인천 동구

(21.8%), 경기 양평군(22.5%)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동대문구(23.1%), 인천은 강화군(19.3%), 경기는 

양평군(22.5%)이 가장 낮음

< 수도권 스트레스 인지율,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남구

금천,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강서구

31.9

31.8

30.8

30.5

30.4

동대문구

강동구

관악구

구로,노원구

용산구

23.1

23.2

23.8

24.0

26.5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32.6

31.8

30.7

29.2

29.0

강화군

동구

중구

옹진군

서구

19.3

21.8

26.2

26.6

28.9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안성시

연천군

안산시

부천시

군포시

32.5

32.2

32.0

31.1

31.0

양평군

하남시

동두천시

파주시

가평군

22.5

23.7

24.4

25.5

26.2

자료: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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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관적 건강수준

□ 2021년 기준 자신의 건강수준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서울 

은평구(60.6%), 서울 노원구(59.9%), 서울 중구(59.7%) 순으로 높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은평구(60.6%), 인천은 서구(48.9), 경기는 가평군

(57.9%)이 가장 높음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안성시(38.9%), 서울 금천구

(40.3%), 인천 동구(40.9%)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인천, 경기보다 높은 반면, 인천은 대체로 낮음

< 수도권 주관적 건강수준,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은평구

노원구

중구

마포구

서초구

60.6

59.9

59.7

59.2

58.8

금천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영등포,중랑구

40.3

43.6

46.3

46.7

47.2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서구

계양구

미추홀구

연수구

강화군,부평구

48.9

47.9

46.5

45.1

44.1

동구

옹진군

중구

남동구

-

40.9

42.5

43.2

43.3

-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가평군

동두천시

하남시

과천시

파주시

57.9

57.2

57.0

55.6

53.8

안성시

연천군

의왕시

포천시

안산시

38.9

41.7

42.8

43.1

43.5

자료: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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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만 유병률

□ 2021년 기준 비만 유병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38.3%), 인천 강화군

(37.9%), 경기 평택시(37.8%)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금천구(35.6%), 인천은 옹진군(38.3%), 경기는 

평택시(37.8%)가 가장 높음

□ 비만 유병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23.9%), 서울 서초구(24.4%),

서울 용산구(26.0%)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남구(23.9%), 인천은 연수구(29.4%), 경기는 성남시

(27.1%)가 가장 낮음

< 수도권 비만 유병률,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북구

35.6

34.6

33.8

33.6

32.1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

23.9

24.4

26.0

26.3

26.5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강화군

서구

미추홀구

남동,부평구

38.3

37.9

36.9

36.3

35.7

연수구

중구

계양구

동구

-

29.4

31.6

31.7

35.2

-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평택시

포천시

안성시

양주시

안산시

37.8

37.0

36.1

35.7

34.4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가평군

하남시

27.1

27.2

27.5

27.6

28.0

자료: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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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급당 학생 수

□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25.9명), 경기 

용인시(25.7명), 경기 김포시(25.4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남구(25.9명), 인천은 연수구(24.5명), 경기는 

용인시(25.7명)가 가장 많음

□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9.9명)이며, 다음은 

경기 연천군(15.1명), 인천 강화군(15.8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성동구(19.9명), 인천은 옹진군(9.9명), 경기는 연천군

(15.1명)이 가장 적고, 군 지역이 구 또는 시 지역보다 대체로 적음

< 수도권 학급당 학생 수, 2021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광진구

송파구

25.9

25.3

24.1

23.4

23.1

성동구

금천구

용산,중구

중랑구

관악구

19.9

20.0

20.2

20.7

20.9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수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부평구

24.5

24.0

23.7

22.5

22.0

옹진군

강화군

동구

중구

-

9.9

15.8

20.0

21.8

-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화성시

오산시,하남시

25.7

25.4

25.2

25.1

24.9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15.1

17.7

18.6

19.3

19.8

자료: 학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
학생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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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업률

□ 2021년 하반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와 도봉구

(5.9%)이며, 다음은 서울 강북구(5.6%), 서울 동작구(5.5%)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관악구와 도봉구(5.9%), 인천은 남동구(4.9%),
경기는 시흥시(5.3%)가 가장 높고,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0.8%)이며, 다음은 인천 강화군과 

경기 양평군(1.2%), 인천 옹진군과 경기 여주시(1.5%)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마포구(3.5%), 인천은 강화군(1.2%), 경기는 가평군

(0.8%)이 가장 낮음

< 수도권 실업률, 2021(하반기)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관악,도봉구

강북구

동작구

금천구

서대문,중랑구

5.9

5.6

5.5

5.3

5.1

마포구

강동,노원구

양천구

광진구

강남,강서,영등포

3.5

3.6

3.7

3.8

3.9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4.9

4.8

4.7

4.5

4.4

강화군

옹진군

서구

계양구

동구

1.2

1.5

4.0

4.2

4.3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시흥시

동두천,안산시

오산시

구리,의정부시

부천시

5.3

4.8

4.6

4.3

4.2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0.8

1.2

1.5

1.8

2.0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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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2020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종로구(44.2개)이며, 서울 중구(21.6개), 인천 옹진군(19.6개)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종로구(44.2개), 인천은 옹진군(19.6개), 경기는 

과천시(17.4개)가 가장 많고, 특히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많이 밀집

되어 있음

□ 문화기반시설 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 중랑구(1.5개), 인천 남동구와 경기 

의정부시(1.9개), 서울 동작구(2.0개) 순임

◦ 시도 내 지역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며, 가장 적은 중랑구

(1.5개)와 가장 많은 종로구(44.2개) 간에 약 29.5배 차이가 남

<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2020 >

【서울】
(단위: 개)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강남,서초구

44.2

21.6

7.8

5.5

5.2

중랑구

동작구

관악구

강서,양천구

강동구

1.5

2.0

2.2

2.6

2.8

【인천】
(단위: 개)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강화군

중구

동구

연수구

19.6

15.9

12.9

8.0

4.9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1.9

2.4

2.6

3.0

4.5

【경기】
(단위: 개)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과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17.4

16.1

16.0

14.3

13.8

의정부시

하남시

안양시

구리,성남,평택

김포,시흥시

1.9

2.7

2.9

3.0

3.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시설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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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가 보유율

□ 2021년 기준 자가 보유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진구(96.3%), 경기 

과천시(96.2%), 인천 계양구(95.7%) 순임

□ 자가 보유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하남시(70.4%), 경기 양주시(72.0%), 경기

화성시(73.5%)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중구(77.7%), 인천은 옹진군(76.2%), 경기는 하남시

(70.4%)가 가장 낮고, 경기가 서울, 인천보다 낮은 편임

< 수도권 자가 보유율,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종로구

용산구

96.3

95.2

91.4

91.1

90.2

중구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77.7

82.2

84.0

84.9

85.4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계양구

강화군,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95.7

94.0

91.5

91.3

88.6

옹진군

남동구

중구

미추홀구

-

76.2

83.3

83.8

86.7

-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과천시

광주시

안양시

여주시

부천시

96.2

94.1

94.0

91.9

91.2

하남시

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연천군

70.4

72.0

73.5

74.4

76.6

자료: 통계청,「주택소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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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 2021년 기준 주택 연면적 평균 거주인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광진구

(3.6명), 서울 관악구와 경기 과천시(3.5명), 서울 중랑구(3.3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광진구(3.6명), 인천은 연수구(3.0명), 경기는 과천시

(3.5명)가 가장 많음

□ 평균 거주인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2.3명)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노원구(2.6명),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2.3명),

경기는 연천군(2.3명)이 가장 적음

< 수도권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2021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광진구

관악구

중랑구

영등포,금천구

3.6

3.5

3.3

3.2

노원구

강서,마포,중구

도봉,용산,은평

강남,서대문,서초,

송파,양천,종로

2.6

2.7

2.8

2.9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연수구

서구

부평구

미추홀,계양구,

남동구,중구

3.0

2.8

2.7

2.6

강화,옹진군

동구

-

-

-

2.3

2.5

-

-

-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과천시

안산,성남시

구리,수원시

하남시

3.5

3.2

3.1

3.0

연천군

가평군

양평,동두천,

포천시

안성,여주시

2.3

2.4

2.5

2.6

자료: 통계청,「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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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 전세 가격지수

□ 2021년 12월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시흥시(111.5)이며,

다음은 인천 연수구(111.1), 경기 안산시(107.8)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송파구(103.8), 인천은 연수구(111.1), 경기는 시흥시

(111.5)가 가장 높고, 6개월 전 대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오름

□ 전세가격지수가 낮은 지역은 인천 중구(100.9), 경기 성남시(101.3), 서울

관악구(101.5) 순임

<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지수, 2021 >

【서울】
(단위: 2021.06=100)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송파구

노원구

강동,서초구

강남구

동작,양천구

103.8

103.7

103.6

103.4

103.2

관악구

금천구

강서,중랑구

강북,광진,성동

마포,서대문,용산

101.5

101.8

101.9

102.0

102.3

【인천】
(단위: 2021.06=100)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수구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

111.1

106.1

105.2

103.8

-

중구

동구

서구

남동구

-

100.9

102.4

103.0

103.7

-

【경기】
(단위: 2021.06=100)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군포시

양주시

111.5

107.8

107.6

107.3

107.2

성남시

여주시

포천시

과천시

구리시

101.3

101.9

102.1

102.9

103.0

자료: 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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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 월세 가격지수

□ 2021년 12월 월세가격지수가 높은 지역은 인천 연수구(110.0)이며,
다음은 경기 시흥시(105.6), 경기 안성시(105.5)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동구(104.6), 인천은 연수구(110.0), 경기는 시흥시

(105.6)가 가장 높고, 인천 연수구와 경기 시흥시는 전세 및 월세가격

지수가 모두 가장 높음

□ 월세가격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98.4)이며, 다음은 서울 

금천구(99.8), 경기 부천시(99.9)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서구(98.4), 인천은 동구(100.3), 경기는 부천시

(99.9)가 가장 낮음

< 수도권 주택 월세 가격지수, 2021 >

【서울】
(단위: 2021.06=100)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동구

서초구

동대문구

양천구

강북구

104.6

103.4

102.7

102.4

102.1

강서구

금천구

관악,은평구

구로,서대문구

광진,영등포구

98.4

99.8

100.1

100.2

100.4

【인천】
(단위: 2021.06=100)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수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

110.0

102.1

101.7

101.3

-

동구

중구

남동구

부평구

-

100.3

100.4

100.8

101.0

-

【경기】
(단위: 2021.06=100)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시흥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김포시

105.6

105.5

104.2

103.6

103.1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양주,여주시

광명,포천시

99.9

100.3

100.5

100.8

100.9

자료: 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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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인 가구 비율

□ 2021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53.9%)이며,

다음은 인천 옹진군(45.7%), 서울 중구(43.7%)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관악구(53.9%), 인천은 옹진군(45.7%), 경기는 

가평군(36.7%)이 가장 높고,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대체로 높음

□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18.5%)이며,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22.7%), 경기 의왕시(22.8%)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양천구(25.5%), 인천은 연수구(25.8%), 경기는 

과천시(18.5%)가 가장 낮음

< 수도권 1인 가구 비율,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관악구

중구

금천구

광진구

종로구

53.9

43.7

43.6

43.0

42.7

양천구

도봉,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25.5

29.5

29.7

30.6

30.7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중구

미추홀구

동구

강화군,남동구

45.7

39.8

35.0

31.3

30.6

연수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

25.8

26.0

28.0

29.7

-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36.7

36.4

34.9

34.8

34.6

과천시

남양주시

의왕시

용인시

광명시

18.5

22.7

22.8

24.6

24.8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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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2021년 기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

(27.6개소)이며, 다음은 인천 옹진군(26.6개소), 인천 동구(24.2개소)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금천구와 노원구(21.6개소), 인천은 옹진군(26.6개소),

경기는 동두천시(27.6개소)가 가장 많음

□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7.7개소)이며,

다음은 서울 서초구(11.7개소), 서울 강남구(12.0개소)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서초구(11.7개소), 인천은 강화군(7.7개소), 경기는

양평군(13.4개소)이 가장 적음

< 수도권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2021 >

【서울】
(단위: 개소)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금천,노원구

도봉구

종로구

구로구

관악,양천구

21.6

21.4

21.3

19.9

19.1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대문구

11.7

12.0

13.7

13.9

14.0

【인천】
(단위: 개소)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동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

26.6

24.2

19.4

18.2

16.9

강화군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7.7

14.3

14.7

15.3

15.7

【경기】
(단위: 개소)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동두천시

안성시

오산,포천시

의정부시

군포시

27.6

24.1

21.7

21.4

21.3

양평군

하남시

과천시

평택,화성시

김포시

13.4

14.2

14.6

15.3

15.7

자료: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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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 혼인율

□ 2021년 기준 조 혼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5.6건)이며,

경기 평택시와 하남시(5.3건)가 그 뒤를 이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영등포구(5.6건), 인천은 중구(5.0건), 경기는 평택시와

하남시(5.3건)가 가장 높음

□ 조 혼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2.8건)이며, 서울 강북‧도봉

‧양천구와 경기 여주시(3.0건)가 그 뒤를 이음

◦ 시도별로는 지역간 큰 차이는 없음

< 수도권 조 혼인율, 2021 >

【서울】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영등포구

중구

강서구

금천,용산구

성동구

5.6

4.9

4.7

4.6

4.5

강북,도봉,양천

강남구

종로구
노원,서대문,성북,은평

서초구

3.0

3.2

3.3

3.4

3.6

【인천】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중구

옹진군

미추홀구

서구,연수구

부평구

5.0

4.5

4.0

3.8

3.6

강화군

동구

계양구

남동구

-

2.8

3.2

3.4

3.5

-

【경기】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평택,하남시

과천,화성시

시흥,이천시

수원,오산시

광주시

5.3

5.0

4.7

4.4

4.3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남양주,양주시

구리,포천시

3.0

3.1

3.3

3.4

3.5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조 혼인율: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1,000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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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 이혼율

□ 2021년 기준 조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3.1건)이며,

경기 동두천시와 평택시(2.8건)가 그 뒤를 이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북구(2.1건), 인천은 옹진군(3.1건), 경기는 동두

천시와 평택시(2.8건)가 가장 높음

□ 조 이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1.2건)이며,

서울 동작구(1.3건)가 그 뒤를 이음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서초구(1.2건), 인천은 연수구(1.7건), 경기는 과천시

(1.2건)가 가장 낮고,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낮음

< 수도권 조 이혼율, 2021 >

【서울】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강북구

금천,중랑구

도봉,중구

강서,구로,동대문,

은평구

2.1

2.0

1.9

1.7

서초구

동작구

강남,마포,서대문,

송파,영등포,종로

관악,광진,노원,

성북,양천

1.2

1.3

1.4

1.5

【인천】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동구,미추홀구

중구

계양,남동,서구

-

3.1

2.7

2.6

2.4

-

연수구

강화군

부평구

-

-

1.7

2.0

2.2

-

-

【경기】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동두천,평택시

포천시

광주, 안산시

시흥,안성,오산

양주시

2.8

2.7

2.6

2.5

2.4

과천시

의왕시

안양,용인시

광명,군포,성남

고양,구리,수원,하남

1.2

1.5

1.6

1.7

1.8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조 이혼율: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1,000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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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독거노인 비율

□ 2021년 기준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 연천군

(25.2%), 인천 옹진군(24.6%), 경기 가평군과 동두천시(23.3%)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중구(22.8%), 인천은 옹진군(24.6%), 경기는 연천군

(25.2%)이 가장 높음

□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13.1%), 경기 광주시와

용인시(13.9%), 서울 송파구(14.7%)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서초구(13.1%), 인천은 서구(17.1%), 경기는 광주시와

용인시(13.9%)가 가장 낮음

< 수도권 독거노인 가구 비율,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중구

노원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

22.8

22.6

22.2

21.3

21.0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동작구

구로구

13.1

14.7

15.7

17.0

17.1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옹진군

동구

중구

부평구

남동구

24.6

23.1

22.0

21.1

20.9

서구

연수구

강화군

미추홀구

계양구

17.1

17.3

19.4

20.1

20.2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연천군

가평,동두천시

평택시

안산,양평,포천시

안성,의정부시

25.2

23.3

20.8

20.4

19.8

광주,용인시

과천,의왕시

남양주시

김포시

하남시

13.9

15.1

15.7

16.0

16.4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독거노인비율=(65세이상 1인 가구수÷65세 이상 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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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202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32,040명)이며, 서울 노원구(32,038명), 경기 성남시(30,802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노원구(32,038명), 인천은 남동구(30,601명), 경기는

고양시(32,040명)가 가장 많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682명)이며,

경기 과천시(1,077명), 경기 연천군(2,779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종로구(5,475명), 인천은 옹진군(682명), 경기는 

과천시(1,077명)가 가장 적음

< 수도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21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32,038

29,697

26,303

25,030

22,088

종로구

중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5,475

5,638

7,166

8,685

10,082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

계양구

30,601

30,449

24,511

22,625

16,236

옹진군

동구

강화군

중구

연수구

682

3,819

4,313

6,878

12,704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수원시

32,040

30,802

28,766

26,012

25,801

과천시

연천군

의왕시

가평군

양평군

1,077

2,779

3,657

4,008

4,860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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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2021년 기준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의왕시

(7.2kg)이며, 경기 이천시(6.4kg), 경기 양평군(4.4kg)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중구(2.9kg), 인천은 중구(1.8kg), 경기는 의왕시

(7.2kg)가 가장 많음

□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안양시와 의정부시

(0.2kg)이며, 경기 안산시(0.4kg), 경기 군포‧성남‧시흥‧용인시(0.5kg)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중심지역보다는 외곽지역이 적고, 인천은 연수구

(0.6kg), 경기는 안양시와 의정부시(0.2kg)가 가장 적음

< 수도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2021 >

【서울】
(단위: kg/일)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중구 2.9 강동,강북,관악,

구로,노원,동작,

성북,은평

0.8

2 종로구 1.8 강서,도봉,

서대문구,

양천,중랑

0.9

【인천】
(단위: kg/일)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중구 1.8 연수구 0.6

2 서구 1.6 미추홀,부평 0.8

3 강화군 1.2 남동구, 동구,

옹진군

0.9

【경기】
(단위: kg/일)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의왕시 7.2 안양시,

의정부시

0.2

2 이천시 6.4 안산시 0.4

3 양평군 4.4 군포,성남,

시흥,용인
0.5

자료: 환경부,「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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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 2021년 기준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평택시(93.9%)이며, 인천 서구(76.7%), 서울 동대문구(75.2%) 순임

◦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재활용률이 모두 50% 이상으로 인천, 경기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김포시(40.8%)이며,

인천 강화군(41.8%), 경기 광명시(42.5%)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구로구(52.3%), 인천은 강화군(41.8%), 경기는 

김포시(40.8%)가 가장 낮음

< 수도권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2021 >

【서울】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동대문구

송파구

동작구

양천구

노원구

75.2

74.4

73.0

72.5

71.0

구로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서초구

52.3

55.4

58.1

58.6

59.1

【인천】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서구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76.7

70.2

70.1

67.2

59.0

강화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41.8

48.9

51.3

56.3

57.1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평택시

이천시

파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93.9

70.1

69.3

68.1

66.6

김포시

광명시

과천,군포시

안양시

부천시

40.8

42.5

44.1

45.8

47.1

자료: 환경부,「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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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교통사고 발생건수

□ 2021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수원시(3,855건)이며,

다음은 경기 안산시(3,225건), 서울 강남구(3,147건)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남구(3,147건), 인천은 서구(1,386건), 경기는 

수원시(3,855건)가 가장 많음

□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27건)이며, 인천 

동구(96건), 경기 과천시(150건)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도봉구(437건), 인천은 옹진군(27건), 경기는 과천시

(150건)가 가장 적음

< 수도권 교통사고 발생건수, 2021 >

【서울】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영등포구

관악구

3,147

1,961

1,782

1,674

1,106

도봉구

종로구

은평구

광진구

금천구

437

611

628

649

662

【인천】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1,386

1,327

1,238

992

635

옹진군

동구

강화군

중구

연수구

27

96

174

386

467

【경기】
(단위: 건)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2

3

4

5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3,855

3,225

3,111

2,926

2,832

과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가평군

의왕시

150

177

301

327

374

자료: 경찰청,「교통사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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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도권 광역지표 개발

□ 개발목적

ㅇ 수도권 광역 단위의 경쟁력과 발전, 지역민의 생활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현 지역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

ㅇ 경제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협업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 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 개발 연혁

ㅇ (2020년) 「수도권 광역지표 개발 연구」연구용역 실시(한국삶의질학회)

- 3개 부문(경쟁력, 발전, 생활) 프레임워크 구축. 경쟁력지표 개발

ㅇ (2021년) 수도권 광역지표 개발 연구」2차 연구용역 실시(세종경영자문)

- 3개 부문 중 발전, 생활지표 개발

ㅇ (2022년) 3개 부문, 11개 영역 총 103개 지표 확정 공표 및 온라인 시범서비스 

□ 개발 결과

ㅇ 영역 및 지표 구성 현황

부문 지표 정의
영역 
수

하위영역
수

세부지표
수

경쟁력

국내외적으로 다른 광역에 비해 더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갖춘 

결과 물질/비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내외적으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측정

4 8 21

발전

경제 발전 결과로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 욕구 충족

이 가능하도록 광역단위의 경제 및 사회체계가 부작용 없이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는 상태 및 과정을 측정

3 8 33

생활

물질적 생활, 내 삶의 기회 등 양적 개념과 일상적 삶의 

질 등 질적 개념을 포함하여 광역주민들의 생활을 다면적으로 

측정

4 1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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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력 지표

영역(4) 하위영역(8) 지표(21)

자원
인적자원  인구성장지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물적자원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인터넷 이용률, 가구원당 평균 방수

역량

제도적 역량  공공기관 청렴도, 창업기업 증감률

혁신 역량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비율

번영
경제성장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 GRDP 증가율, 노동생산성

생활수준  고용률,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매력

경제적 기회  인구 순유입률, 유학생 수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

 주거환경 만족도,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삶의 만족도 

2. 발전지표

영역(3) 하위영역(8) 지표(33)

기초
역량과
여건

재정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주거/교통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접근성, 통근 시간, PIR, 주택 소유 

가구 비율, 공공임대주택 수

교육/훈련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교원당 학생 수, 학교 교육의 효과, 학교

생활 만족도  

인구/건강
 합계출산율,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율, 인구 백만 명당 응급

의료기관 수,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인구 부양비

경제적 성과

성장/혁신  GRDP 증가율,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창업기업 수

일  고용률, 근로여건만족도, 근로시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소득/소비/자산  월평균 임금,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가구당 순자산

지속
가능성

환경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최종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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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지표

영역(4) 하위영역(11) 지표(49)

내면세계 주관적웰빙  삶의 만족도

개인생활

건강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 비만 유병률

교육/훈련
 학교생활 만족도, 학급당 학생 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학교 

교육의 효과, 1인당 사교육비

일
 월평균 임금, 근로여건만족도, 고용률, 근로시간,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소득/소비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소비생활 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문화/여가
 여가활동 만족도, 1일 평균 여가시간,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주거
 주거환경 만족도, PIR, 자가 보유율,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공공

임대주택 수, 월세/전세 가격지수

공동생활

가족/친밀성
 공공보육시설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1인 가구 비율,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조혼인율/조이혼율, 독거노인 비율

시민사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율, 사회단체 

참여율

환경

생활환경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녹지환경 만족도,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재생에너지 비율

안전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강력범죄 발생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22 수도권 광역지표 분석 보고서

[경쟁력지표]

[발전지표]

[생활지표]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경인지방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