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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 경인지방통계청은 광역 단위의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도권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모색을 위해 

「수도권 광역지표」를 개발하여 ’23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지표＊는 3개 부문(경쟁력,

발전, 생활) 11개 영역의 총 105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경쟁력은 

수도권과 타 광역권＊＊을 지표별로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 지표 체계는 <부록>에 수록

** 광역권분류는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11~’20년)의광역경제권분류기준에따라

7개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나눔

□ ’24년에는 시의성 있는 수도권 광역지표의 제공을 위해 부문별로 

총 43개 지표를 선정하여 본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각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하고, 작성 연도와 주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광역권역 단위로 통계치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는 지표마다 산출 

방법을 명시하였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argi), 각 지표는 

수도권 광역지표 웹페이지(https://kostat-gi.github.io)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stat.go.kr/a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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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도권 광역지표 (요약)

Ⅰ. 경쟁력 지표

◆ 자원

2023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2001년=100)는 전국(108.8)보다 높은 118.1

◦ (인구성장지수) '23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8.1로 전국(108.8)보다 높으며,

권역별로는 제주권(128.7), 충청권(118.2), 수도권(118.1) 순으로 높음 (5쪽)

◆ 역량

2023년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745건

◦ (공공기관 청렴도) ’23년 수도권 공공기관 청렴도는 7.89점으로 전국(7.81점)보다 높으며,

권역별로는 동남권(7.91점), 수도권(7.89점), 제주권(7.83점) 순으로 높음 (7쪽)

◦ (특허 출원 건수) ’23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745건으로

전국(3,737건)보다 많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4,745건), 충청권(4,374건) 순으로 많음 (9쪽)

◆ 번영

2023년 수도권 고용률은 전국(62.6%)보다 높은 62.8%

◦ (고용률) ’23년 수도권 고용률은 62.8%로 전국(62.6%)보다 높으며,

권역별로는 동남권(59.8%), 대경권(61.7%), 수도권(62.8%) 순으로 낮음 (10쪽)

◆ 매력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수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전국에서 수도권이 가장 많음

◦ (인구 순유입률) ’23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18%로 전국에서 충청권

(0.34%)에 이어 순유입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권역은 인구 순유출로 나타남 (11쪽)

◦ (유학생 수) ’23년 수도권 외국인 유학생 수는 84,4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12쪽)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3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50명으로 전국

(3.24명)보다 많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3.50명), 호남권(3.19명) 순으로 많음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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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전 지표

◆ 기초역량과 여건

2023년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0.669명, 인구 증가율은 0.35%

◦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 ’23년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은 11만 4천 호로

전국(19만 2천 호)의 59.4%이며, 전년(13만 6천 호) 대비 16.2% 감소함 (15쪽)

◦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23년 수도권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55.1%로

전국(50.5%)보다 4.6%p 높고, 전년(53.4%) 대비 1.7%p 증가함 (16쪽)

◦ (합계출산율) ’23년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0.669명으로 전국(0.721명)

보다 0.052명 낮고, 전년(0.727명) 대비 0.058명 감소함 (18쪽)

◦ (인구 증가율) ’23년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0.35%로 전국(0.09%)보다

0.26%p 높고, 전년(0.01%) 대비 0.34%p 증가함 (19쪽)

◦ (고령인구 비율) '23년 수도권 고령인구 비율은 16.7%로 전국(19.0%)

보다 2.3%p 낮고, 전년(15.8%) 대비 0.9%p 증가함 (20쪽)

◦ (인구 부양비) ’23년 수도권 인구 부양비는 38.1%로 전국(42.4%)보다

4.3%p 낮고, 전년(37.2%) 대비 0.9%p 증가함 (21쪽)

◆ 경제적 성과

2023년 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67만 9천 개, 근로여건 만족도는 34.4%

◦ (창업기업 수) ’23년 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67만 9천 개로 전국(123만

9천 개)의 54.8%를 차지하며, 전년(73만 3천 개) 대비 7.4% 감소함 (22쪽)

◦ (근로여건 만족도) ’23년 수도권 근로여건 만족도는 34.4%로 전국

(35.1%)보다 0.7%p 낮으며, ’21년(34.6%) 대비 0.2%p 감소함 (23쪽)

◆ 지속가능성

2023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9.1천 m2 

◦ (도시공원 조성면적) ’23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9.1천 ㎡로

전국(12.6천 ㎡)보다 3.5천 ㎡적으며, 전년(9.0천 ㎡) 대비 1.1% 증가함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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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 지표

◆ 내면세계

2023년 수도권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41.3%

◦ (삶의 만족도) ’23년 수도권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41.3%로 

전국(42.2%)보다 0.9%p 낮으며, 전년(42.5%) 대비 1.2%p 감소함 (25쪽)

◆ 개인생활

2023년 수도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1만 2천 원

◦ (1인당 사교육비) ’23년 수도권 월평균 사교육비는 51만2천원으로 전국

(43만4천원)보다 7만8천원 많고, 전년(48만6천원) 대비 5.3% 증가함 (31쪽)

◦ (전세 가격지수) ’23년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지수는 90.2로 전국

(92.5)보다 2.3 낮고, 전년(95.7) 대비 5.5 하락함 (37쪽)

◦ (월세 가격지수) ’23년 수도권 주택 월세 가격지수는 105.2로 전국

(104.0)보다 1.2 높고, 전년(103.8) 대비 1.4 상승함 (38쪽)

◆ 공동생활

2023년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은 34.3%

◦ (1인 가구 비율) ’23년 1인 가구 비율은 34.3%로 전국(35.5%)보다 

1.2%p 낮으며, 전년(33.4%) 대비 0.9%p 증가함 (40쪽)

◦ (조혼인율) ’23년 수도권 조혼인율은 4.0건으로 전국(3.8건)보다 

0.2건 높으며, 전년(3.9건) 대비 2.6% 증가함 (42쪽)

◦ (조이혼율) ’23년 수도권 조이혼율은 1.7건으로 전국(1.8건)보다 

0.1건 낮으며, 전년(1.7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43쪽)

◆ 환경

2023년 수도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9,703건

◦ (교통사고 발생 건수) ’23년 수도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9,703건으로

전국(169,359건)의 47.1%를 차지하며, 전년(78,290건) 대비 1.8% 증가함 (49쪽)



- 4 -

2024 수도권 광역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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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쟁력 지표

1. 자원 > 인적자원

1-1. 인구성장지수

’23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8.1로 전국 인구성장지수 108.8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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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8.1로 지난 5년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국(108.8)은 완만한 감소 추세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제주권(128.7), 충청권(118.2), 수도권(118.1) 순으로 높고,
호남권(93.4), 대경권(93.7), 동남권(97.9) 순으로 낮음

<그림Ⅰ-1> 인구성장지수 추이, 2019~2023 <그림Ⅰ-2> 인구성장지수, 2023

 (단위: 2001년=100)

전국

수도권

<표Ⅰ-1> 인구성장지수 

 (단위: 2001년=100)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 109.3 109.4 109.2 109.0 108.8 -0.2 
수도권 117.0 117.8 117.9 117.9 118.1 0.2
충청권 117.8 117.7 117.8 118.1 118.2 0.1 
호남권 95.6 95.3 94.7 94.0 93.4 -0.6 
대경권 96.5 95.7 95.0 94.3 93.7 -0.6 
동남권 100.8 100.3 99.5 98.6 97.9 -0.7 
강원권 100.2 100.2 100.3 100.6 100.6 0.0 
제주권 125.6 126.5 127.4 127.8 128.7 0.9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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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 물적자원

1-2.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23년 수도권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58로 타 권역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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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도로연장(㎞)÷면적  ×인구 천명 

□ ’23년 수도권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58로 전국(1.61)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0.06 증가하여 전국과 차이가 줄어듦

□ 권역별로는 제주권(2.90), 호남권(2.09), 동남권(2.00) 순으로 높고,

수도권(1.58), 대경권(1.70), 충청권(1.80) 순으로 낮음

<그림Ⅰ-3>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추이, 2019~2023 <그림Ⅰ-4>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2023

(단위: km/×천명 )

수도권

전국

<표Ⅰ-2>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단위: km/×천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 1.54 1.57 1.57 1.59 1.61 0.02
수도권 1.47 1.51 1.51 1.52 1.58 0.06
충청권 1.73 1.78 1.79 1.79 1.80 0.01
호남권 2.03 2.05 2.05 2.07 2.09 0.02
대경권 1.62 1.64 1.66 1.69 1.70 0.01
동남권 1.85 1.89 1.91 1.98 2.00 0.02
강원권 1.95 1.95 1.93 1.93 1.94 0.01
제주권 2.88 2.87 2.88 2.89 2.90 0.01

자료: 국토교통부「도로현황」,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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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 제도적 역량

2-1. 공공기관 청렴도

’23년 수도권 공공기관 청렴도는 7.89점으로 동남권 다음으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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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 중 7.89점으로 

전국(7.8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0.02점 하락함

□ 권역별로는 동남권(7.91점), 수도권(7.89점), 제주권(7.83점) 순으로 높고,
강원권(7.45점), 호남권(7.76점) 순으로 낮음

<그림Ⅰ-5> 공공기관 청렴도 추이, 2019~2023  <그림Ⅰ-6> 공공기관 청렴도, 2023

 (단위: 점)

전국

수도권

<표Ⅰ-3> 공공기관 청렴도1)2)

 (단위: 점)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 7.79 7.80 7.80 7.80 7.81 0.01
수도권 7.87 7.92 7.86 7.91 7.89 -0.02
충청권 7.80 7.76 7.82 7.84 7.78 -0.06
호남권 7.68 7.66 7.72 7.72 7.76 0.04
대경권 7.78 7.75 7.69 7.72 7.78 0.06
동남권 7.91 7.90 7.92 7.86 7.91 0.05
강원권 7.58 7.66 7.69 7.43 7.45 0.02
제주권 6.84 7.83 7.83 7.83 7.83 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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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수도권 창업기업 증감률은 7.44% 감소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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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창업기업 증감률은 전년 대비 2.51%p 상승한 –7.44%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호남권(0.97%)을 제외한 권역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수도권(-7.44%), 강원권(-7.15%), 동남권(-7.05%) 순으로 낮음

<그림Ⅰ-7> 창업기업 증감률 추이, 2019~2023  <그림Ⅰ-8> 창업기업 증감률, 2023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Ⅰ-4> 창업기업 증감률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 -4.40 15.52 -4.49 -7.09 -5.99 1.10
수도권 -5.86 19.22 -2.95 -9.95 -7.44 2.51
충청권 0.28 14.13 -5.01 -1.99 -6.16 -4.17
호남권 -5.98 8.59 -10.08 -3.87 0.97 4.84
대경권 -1.05 6.59 -4.25 -3.35 -1.70 1.65
동남권 -2.18 12.43 -6.20 -4.62 -7.05 -2.43
강원권 -2.39 16.53 -7.86 1.40 -7.15 -8.55
제주권 -9.75 8.18 -6.42 -4.01 -3.05 0.9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동향」



- 9 -

2. 역량 > 혁신 역량

2-3.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23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74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정의: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산식: (특허 출원 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x1,000,000명

□ ’23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745건으로 전년 

대비 3.0% 소폭 증가함

□ 권역별로는 수도권(4,745건), 충청권(4,374건) 순으로 많고, 제주권

(1,691건), 동남권(1,995건), 강원권(1,999건) 순으로 적음

<그림Ⅰ-9>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추이
           2019~2023 

<그림Ⅰ-10>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2023

 (단위: 건)

전국

수도권

<표Ⅰ-5>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2)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   3,343   3,515   3,628 3,585 3,737 4.2
수도권   4,242   4,461   4,616  4,609 4,745 3.0
충청권   4,013   4,180   4,339 4,231  4,374 3.4
호남권   2,189   2,286   2,363  2,251 2,475 10.0
대경권   2,245   2,275   2,351 2,225  2,536 14.0
동남권   1,902   2,040   2,015 1,963 1,995 1.6
강원권   1,703   1,832   1,893  1,833 1,999 9.1
제주권   1,343   1,503   1,559   1,524 1,691 11.0

자료: 특허청「지식재산권통계」,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2) 지역은 제1 출원인 주소지 기준이며, 내국인 출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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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영 > 생활수준

3-1. 고용률

’23년 수도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2.8%로 전국 62.6%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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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고용률은 62.8%로 전년 대비 0.3%p 소폭 증가함

□ 권역별로는 제주권(69.2%), 충청권(64.1%) 순으로 높고, 동남권(59.8%),

대경권(61.7%), 수도권(62.8%) 순으로 낮음

<그림Ⅰ-11> 고용률 추이, 2019~2023   <그림Ⅰ-12> 고용률, 2023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Ⅰ-6> 고용률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 60.9 60.1 60.5 62.1 62.6 0.5
수도권 61.2 60.0 60.4 62.5 62.8 0.3
충청권 62.4 62.2 62.5 63.7 64.1 0.4
호남권 60.8 61.0 61.6 62.6 63.6 1.0
대경권 59.9 59.0 59.7 61.1 61.7 0.6
동남권 58.9 58.1 58.3 59.1 59.8 0.7
강원권 62.2 60.8 61.4 61.8 63.4 1.6
제주권 68.5 67.1 67.4 69.9 69.2 -0.7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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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력 > 경제적 기회

4-1. 인구 순유입률

’23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18%로 충청권에 이어 순유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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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18%로 전년 대비 0.04%p 증가함

□ ’23년 인구가 유입된 권역은 충청권(0.34%), 수도권(0.18%)이며, 인구가

유출된 권역은 동남권(-0.44%), 호남권(-0.31%), 대경권(-0.27%), 제주권

(-0.25%), 강원권(-0.09%)으로 나타남

<그림Ⅰ-13> 인구 순유입률 추이, 2019~2023 <그림Ⅰ-14> 인구 순유입률, 2023

 (단위: %)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표Ⅰ-7> 인구 순유입률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 - - - - - -
수도권 0.32 0.34 0.22 0.14 0.18 0.04 
충청권 0.17 0.11 0.31 0.48 0.34 -0.14 
호남권 -0.50 -0.48 -0.32 -0.26 -0.31 -0.05 
대경권 -0.56 -0.67 -0.42 -0.39 -0.27 0.12 
동남권 -0.54 -0.57 -0.59 -0.54 -0.44 0.10 
강원권 0.11 0.36 0.44 0.49 -0.09 -0.58 
제주권 0.44 0.51 0.58 0.47 -0.25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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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유학생 수

’23년 수도권 외국인 유학생은 84,4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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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외국인 유학생 수는 84,475명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함

□ 권역별로는 수도권(84,475명)이 가장 많고, 제주권(1,024명), 강원권

(4,061명) 순으로 적음

<그림Ⅰ-15> 유학생 수 추이, 2019~2023 <그림Ⅰ-16> 유학생 수, 2023

 (단위: 명)

수도권

전국

<표Ⅰ-8> 유학생 수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  117,415  101,200  110,279  133,112  151,483 13.8
수도권   63,798   54,406   58,579   74,961   84,475 12.7
충청권   15,588   12,814   13,686   16,729   19,910 19.0
호남권   11,139   10,753   12,022   12,798   14,364 12.2
대경권    9,563    8,531   10,557   11,246   12,919 14.9
동남권   12,728   10,649   11,450   12,948   14,730 13.8
강원권    2,848    2,530    2,538    3,193    4,061 27.2
제주권    1,751    1,517    1,447    1,237    1,02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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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3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2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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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20.6㎍/㎥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함 

□ 권역별로는 수도권(20.6㎍/㎥), 충청권(20.1㎍/㎥), 대경권(18.0㎍/㎥)
순으로 높고, 제주권(13.6㎍/㎥), 강원권(15.5㎍/㎥) 순으로 낮음

<그림Ⅰ-17>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추이, 2019~2023 <그림Ⅰ-18>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023

 (단위: μg/m3)

수도권

전국

<표Ⅰ-9>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1)

(단위: μg/m3,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 23.1 18.7 18.2 17.5 18.6 6.3
수도권 25.2 20.6 20.6 19.3 20.6 6.7
충청권 25.8 20.4 19.8 19.2 20.1 4.7
호남권 22.0 17.2 17.1 16.7 17.4 4.2
대경권 20.9 17.5 16.8 16.5 18.0 9.1
동남권 19.8 16.4 15.3 15.2 16.4 7.9
강원권 21.1 17.0 14.9 14.6 15.5 6.2
제주권 18.6 15.5 13.5 14.0 13.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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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3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정의: 인구 천 명당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의사 수
❙산식: (의료기관종사 의사 수÷주민등록인구)×1,000

□ ’23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50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함

□ 권역별로는 수도권(3.50명), 호남권(3.19명), 동남권(3.06명) 순으로 

많고, 제주권(2.67명), 강원권(2.68명) 순으로 적음

<그림Ⅰ-19>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추이, 2019~2023 <그림Ⅰ-20>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023

 (단위: 명)

수도권

전국

<표Ⅰ-10>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 2.97 3.03 3.10 3.17 3.24 2.2
수도권 3.15 3.22 3.31 3.41 3.50 2.6
충청권 2.64 2.68 2.70 2.72 2.75 1.1
호남권 3.04 3.08 3.11 3.16 3.19 0.9
대경권 2.75 2.80 2.85 2.91 2.97 2.1
동남권 2.81 2.87 2.94 3.00 3.06 2.0
강원권 2.54 2.61 2.65 2.65 2.68 1.1
제주권 2.52 2.54 2.57 2.62 2.67 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 15 -

Ⅱ. 발전 지표

1. 기초역량과 여건 > 주거/교통

1-1.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

’23년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은 전국의 약 60%인 11만 4천 호

❙정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건설 분양실적(분양, 임대, 조합 포함)
❙산식: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의 합

□ ’23년 1~12월 누계 기준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은 11만 4천 호로

전국(19만 2천 호)의 59.4%이며, 전년 대비 16.2% 감소함

□ 시도별로는 경기(7만 3천 호), 서울(2만 4천 호), 인천(1만 7천 호)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18.0%, 인천은 26.1% 감소함

<그림Ⅱ-1>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 추이, 2019~2023 <그림Ⅱ-2>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 2023

 (단위: 천 호)    (단위: 천 호) 

수도권

전국

<표Ⅱ-1>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
 (단위: 천 호,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314 349 337 288 192 -33.3

수도권(B) 164 178 142 136 114 -16.2

서울 30 32 9 24 24 0.0

인천 36 31 34 23 17 -26.1

경기 98 115 100 89 73 -18.0

비중(B/A) 52.2 51.0 42.1 47.2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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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23년 수도권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55.1%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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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55.1%로 전국(50.5%)보다

4.6%p 높고, 전년 대비 1.7%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62.6%), 경기(52.4%), 인천(43.5%)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1.8%p, 경기는 1.6%p, 인천은 1.7%p 모두 증가함

<그림Ⅱ-3>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추이, 2019~2023 <그림Ⅱ-4>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Ⅱ-2>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47.3 47.8 48.5 49.2 50.5 1.3

수도권(B) 51.4 52.3 52.8 53.4 55.1 1.7

서울 58.0 59.3 59.9 60.8 62.6 1.8

인천 43.3 42.1 41.2 41.8 43.5 1.7

경기 48.5 49.5 50.3 50.8 52.4 1.6

차이(B-A) 4.1 4.5 4.3 4.2 4.6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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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교육/훈련

1-3. 교원당 학생 수

’24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감소세 지속

❙정의: 1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
❙산식: 재적 학생1) 수÷교원1) 수

□ ’24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전국(13.9명)보다 0.7명 

많고, 전년 대비 1.4% 감소함 

□ 시도별로는 서울(15.0명), 경기(14.4명), 인천(14.3명)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3.4% 감소하고, 서울과 인천은 전년과 동일함

<그림Ⅱ-5> 교원당 학생 수 추이, 2020~2024   <그림Ⅱ-6> 교원당 학생 수, 2024

 (단위: 명)      (단위: 명)

수도권

전국

<표Ⅱ-3> 교원당 학생 수
 (단위: 명, %)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23년 대비

전 국(A) 15.2 14.8 14.4 14.1 13.9 -1.4

수도권(B) 15.7 15.4 15.0 14.8 14.6 -1.4

서울 15.8 15.7 15.3 15.0 15.0 0.0

인천 14.8 14.6 14.2 14.3 14.3 0.0

경기 15.8 15.5 15.0 14.9 14.4 -3.4

차이(B-A) 0.5 0.6 0.6 0.7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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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합계출산율

’23년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0.669명으로 감소세 지속 

❙정의: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산식: 연령별(15-49세) 출산율의 총합÷1,000

□ ’23년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0.669명으로 전국(0.721명)보다 0.052명 

낮고, 전년 대비 0.058명 감소함

□ 시도별로는 경기(0.766명), 인천(0.694명), 서울(0.552명)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0.073명, 인천은 0.053명, 서울은 0.041명 모두 감소함

<그림Ⅱ-7> 합계출산율 추이, 2019~2023  <그림Ⅱ-8> 합계출산율, 2023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수도권

전국

<표Ⅱ-4>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0.918 0.837 0.808 0.778 0.721 -0.057

수도권1)(B) 0.846 0.773 0.750 0.727 0.669 -0.058

서울 0.717 0.642 0.626 0.593 0.552 -0.041

인천 0.940 0.829 0.778 0.747 0.694 -0.053

경기 0.943 0.878 0.853 0.839 0.766 -0.073

차이(B-A) -0.072 -0.064 -0.058 -0.051 -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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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인구 증가율

’23년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은 ’22년 대비 0.34%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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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0.35%로 전국(0.09%)보다 0.26%p 높고,

전년 대비 0.34%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1.29%), 경기(0.60%), 서울(-0.30%)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은 0.48%p, 경기는 0.27%p, 서울은 0.40%p 모두 증가함

<그림Ⅱ-9> 인구 증가율 추이, 2019~2023    <그림Ⅱ-10> 인구 증가율,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Ⅱ-5> 인구 증가율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0.09 -0.28 -0.46 -0.20 0.09 0.29

수도권(B) 0.51 0.13 -0.19 0.01 0.35 0.34

서울 -0.38 -1.00 -1.77 -0.70 -0.30 0.40

인천 0.22 -0.62 0.14 0.81 1.29 0.48

경기 1.25 1.12 0.86 0.33 0.60 0.27

차이(B-A) 0.42 0.41 0.27 0.21 0.26 -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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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6. 고령인구 비율

’23년 수도권 고령인구 비율은 16.7%로 증가세 지속  

❙정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의 노령화 정도
❙산식: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 ’23년 수도권 고령인구 비율은 16.7%로 전국(19.0%)보다 2.3%p

낮고, 전년 대비 0.9%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18.5%), 인천(16.6%), 경기(15.6%)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과 경기는 0.9%p, 인천은 1.0%p 모두 증가함

<그림Ⅱ-11> 고령인구 비율 추이, 2019~2023  <그림Ⅱ-12> 고령인구 비율,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Ⅱ-6> 고령인구 비율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15.5 16.4 17.1 18.0 19.0 1.0

수도권(B) 13.6 14.4 15.0 15.8 16.7 0.9

서울 15.2 16.1 16.8 17.6 18.5 0.9

인천 13.0 14.0 14.8 15.6 16.6 1.0

경기 12.5 13.2 13.9 14.7 15.6 0.9

차이(B-A) -1.9 -2.0 -2.1 -2.2 -2.3 -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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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7. 인구 부양비

’23년 수도권 인구 부양비는 38.1%로 증가세 지속  

❙정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인구(0-14세)와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산식: {(15세 미만 인구1)+65세 이상 인구1))÷15~64세 인구1)}×100

□ ’23년 수도권 인구 부양비는 38.1%로 전국(42.4%)보다 4.3%p 낮고,

전년 대비 0.9%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38.3%), 경기(38.1%), 서울(38.0%)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은 1.1%p, 경기는 0.8%p, 서울은 0.9%p 모두 증가함

<그림Ⅱ-13> 인구 부양비 추이, 2019~2023 <그림Ⅱ-14> 인구 부양비,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Ⅱ-7> 인구 부양비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38.5 39.4 40.5 41.4 42.4 1.0

수도권(B) 34.9 35.6 36.5 37.2 38.1 0.9

서울 34.3 35.2 36.2 37.1 38.0 0.9

인천 34.3 35.2 36.3 37.2 38.3 1.1

경기 35.5 36.1 36.7 37.3 38.1 0.8

차이(B-A) -3.6 -3.8 -4.0 -4.2 -4.3 -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 22 -

2. 경제적 성과 > 성장/혁신

2-1. 창업기업 수

’23년 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67만 9천 개로 ’20년 이후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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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67만 9천 개로 전국(123만 9천 개)의 

54.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4% 감소함  

□ 시도별로는 경기(37만 개), 서울(23만 개), 인천(7만 9천 개)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7.3%, 서울은 7.6%, 인천은 7.1% 모두 감소함

<그림Ⅱ-15> 창업기업 수 추이, 2019~2023    <그림Ⅱ-16> 창업기업 수, 2023

 (단위: 천 개)     (단위: 천 개)

전국

수도권

<표Ⅱ-8> 창업기업 수
 (단위: 천 개,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1,285   1,485  1,418  1,317 1,239 -5.9

수도권(B) 704 839 814 733 679 -7.4

서울 263 310 277 249 230 -7.6

인천 80 97 97 85 79 -7.1

경기 361 432 441 399 370 -7.3

비중(B/A) 54.8 56.5 57.4 55.7 54.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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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성과 > 일

2-2. 근로여건 만족도

’23년 현 직장 근로여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수도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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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근로여건 만족도는 34.4%로 전국(35.1%)보다 0.7%p

낮으며, ’21년 대비 0.2%p 감소함

□ 시도별로는 서울(36.2%), 경기(34.0%), 인천(30.5%) 순이며, ’21년 대비

서울은 1.9%p 증가한 반면, 경기는 1.2%p, 인천은 2.9%p 감소함

<그림Ⅱ-17> 근로여건 만족도 추이, 2015~2023  <그림Ⅱ-18> 근로여건 만족도,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Ⅱ-9> 근로여건 만족도1)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 감

’21년 대비

전 국(A) 25.3 27.7 32.3 35.0 35.1 0.1

수도권2)(B) 25.4 28.5 32.5 34.6 34.4 -0.2

서울 27.8 30.5 32.1 34.3 36.2 1.9

인천 24.8 27.3 30.7 33.4 30.5 -2.9

경기 23.6 27.3 33.2 35.2 34.0 -1.2

차이(B-A) 0.1 0.8 0.2 -0.4 -0.7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홀수년
주: 1) 13세 이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근로여건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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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 환경

3-1.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23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9.1천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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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9.1천 m2로 전국

(12.6천 m2)보다 3.5천 m2 적으며, 전년 대비 1.1%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14.1천 m2), 경기(11.2천 m2), 서울(4.6천 m2)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은 3.7% 증가한 반면, 서울은 2.1% 감소함

<그림Ⅱ-19>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추이,
            2019~2023      

<그림Ⅱ-20>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2023

  (단위: 천 m2)     (단위: 천 m2)

전국

수도권

<표Ⅱ-10>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단위: 천 m2, %)

2019 20201)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10.5 11.0 11.6 12.3 12.6 2.4

수도권(B) 9.3 8.1 8.5 9.0 9.1 1.1

서울 8.4 4.4 4.6 4.7 4.6 -2.1

인천 10.8 12.9 13.1 13.6 14.1 3.7

경기 9.6 10.0 10.4 11.2 11.2 0.0

차이(B-A) -1.2 -2.9 -3.1 -3.3 -3.5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계획현황」,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주: 1) 도시공원 일몰제 실시(’20.7.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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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 지표

1. 내면세계 > 주관적 웰빙

1-1. 삶의 만족도

’23년 수도권 주민의 41.3%는 현재 삶에 대해 만족, ’22년 대비 1.2%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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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41.3%로 전국(42.2%)보다 

0.9%p 낮으며, 전년 대비 1.2%p 감소함

□ 시도별로는 서울(41.8%), 경기(41.3%), 인천(39.8%)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1.4%p, 경기는 1.3%p 감소한 반면, 인천은 0.4%p 증가함 

<그림Ⅲ-1> 삶의 만족도 추이, 2019~2023  <그림Ⅲ-2> 삶의 만족도,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Ⅲ-1> 삶의 만족도1)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39.1 42.7 34.0 43.3 42.2 -1.1

수도권2)(B) 40.6 44.9 33.3 42.5 41.3 -1.2

서울 40.6 46.4 34.1 43.2 41.8 -1.4

인천 43.6 42.3 31.1 39.4 39.8 0.4

경기 40.0 44.3 33.3 42.6 41.3 -1.3

차이(B-A) 1.5 2.2 -0.7 -0.8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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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23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2년 대비 8.8% 증가한 24.8명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산식: (자살 사망자 수÷주민등록 연앙인구1))×100,000

□ ’23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24.8명으로 전국(27.3명)보다 2.5명 적으며, 전년 대비 8.8%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28.8명), 경기(25.1명), 서울(23.2명)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은 11.6%, 경기는 8.7%, 서울은 8.4% 모두 증가함

  <그림Ⅲ-3>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추이,     
  2019~2023  

<그림Ⅲ-4>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2023

     (단위: 명)  (단위: 명)

전국

수도권

<표Ⅲ-2>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26.9 25.7 26.0 25.2 27.3 8.3

수도권(B) 24.3    23.6 23.5 22.8 24.8 8.8

서울 22.5    22.7 22.6 21.4 23.2 8.4 

인천 25.9    26.5 25.9 25.8 28.8 11.6 

경기    25.4     23.7 23.6 23.1 25.1 8.7 

차이(B-A) -2.6 -2.1 -2.5 -2.4 -2.5 -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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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건강

2-2. 스트레스 인지율

’23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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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이 27.4%로 전국(25.7%)보다 1.7%p 높고, 전년 대비 2.2%p 증가함

□ 시도별로는 경기(27.7%), 서울(27.1%), 인천(27.0%)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3.1%p, 서울은 1.4%p, 인천은 0.7%p 모두 증가함

<그림Ⅲ-5>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2019~2023 <그림Ⅲ-6> 스트레스 인지율,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Ⅲ-3>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1)(A) 25.2 26.2 26.2 23.9 25.7 1.8 

수도권(B) 27.7 29.7 28.2 25.2 27.4 2.2 

서울 27.2 29.5 28.0 25.7 27.1 1.4 

인천 29.9 32.8 29.5 26.3 27.0 0.7 

경기 27.7 29.0 28.1 24.6 27.7 3.1 

차이(B-A) 2.5 3.5 2.0 1.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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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관적 건강수준

’23년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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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49.8%로 전국(47.6%)보다 2.2%p 높고, 전년 대비 1.8%p 감소함

□ 시도별로는 서울(53.7%), 인천·경기(47.4%)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0.8%p, 경기는 3.1%p 감소한 반면, 인천은 0.6%p 증가함

<그림Ⅲ-7> 주관적 건강수준1) 추이, 2019~2023 <그림Ⅲ-8> 주관적 건강수준,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Ⅲ-4>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2)(A) 41.3 55.6 47.6 49.7 47.6 -2.1

수도권(B) 42.0 56.9 49.9 51.6 49.8 -1.8

서울 44.5 60.2 52.9 54.5 53.7 -0.8

인천 38.2 50.3 45.6 46.8 47.4 0.6

경기 40.8 55.9 48.6 50.5 47.4 -3.1

차이(B-A) 0.7 1.3 2.3 1.9 2.2 - 

자료: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지역사회건강조사」’20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2) 전국 시군구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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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건강

2-4. 비만 유병률

’23년 수도권 비만 유병률은 31.6%로 ’20년 이후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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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비만 유병률은 31.6%로 전국(33.7%)보다 2.1%p 낮으며,

전년 대비 0.3%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34.5%), 경기(33.0%), 서울(28.8%)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은 1.9%p, 경기는 1.1%p 증가한 반면, 서울은 1.4%p 감소함

<그림Ⅲ-9> 비만 유병률 추이, 2019~2023   <그림Ⅲ-10> 비만 유병률,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Ⅲ-5> 비만 유병률1)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2)(A) 34.6 31.3 32.2 32.5 33.7 1.2

수도권(B) 32.9 30.6 31.0 31.3 31.6 0.3

서울 31.3 28.5 29.2 30.2 28.8 -1.4

인천 35.1 33.5 34.5 32.6 34.5 1.9

경기 33.6 31.6 31.6 31.9 33.0 1.1

차이(B-A) -1.7 -0.7 -1.2 -1.2 -2.1 - 

자료: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19년은 신체 계측으로 조사 진행(다른 연도는 자가 보고)
2) 전국 시군구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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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교육/훈련

2-5. 학급당 학생 수

’24년 수도권 학급당 학생 수는 22.3명으로 ’21년 이후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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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수도권 학급당 학생 수는 22.3명으로 전국(21.1명)보다 1.2명 많으며,

전년 대비 1.8% 감소함 

□ 시도별로는 경기(22.7명), 인천(22.2명), 서울(21.8명)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2.6% 감소한 반면, 인천은 0.5% 증가함

<그림Ⅲ-11> 학급당 학생 수 추이, 2020~2024 <그림Ⅲ-12> 학급당 학생 수, 2024

  (단위: 명)     (단위: 명)

전국

수도권

<표Ⅲ-6>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23년 대비

전 국(A) 22.1 22.1 21.6 21.4 21.1 -1.4 

수도권(B) 23.3 23.4 22.9 22.7 22.3 -1.8 

서울 22.5 22.5 22.0 21.8 21.8 0.0 

인천 22.9 22.8 22.5 22.1 22.2 0.5 

경기 23.9 24.1 23.4 23.3 22.7 -2.6 

차이(B-A) 1.2 1.3 1.3 1.3 1.2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
  주: 1) ’20년까지 총(인가)학급 기준, ’21년부터 편성학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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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교육/훈련

2-6. 1인당 사교육비

’23년 수도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1만 2천 원으로 처음으로 50만 원 넘어

❙정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산식: 초중고 사교육비÷초중고 학생 수

□ ’23년 수도권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1만 2천 원으로

전국(43만 4천 원)보다 7만 8천 원 많고, 전년 대비 5.3%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62만 8천 원), 경기(46만 9천 원), 인천(42만 4천 원)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5.4%, 경기는 5.2%, 인천은 9.8% 모두 증가함

<그림Ⅲ-13> 1인당 사교육비 추이, 2019~2023  <그림Ⅲ-14> 1인당 사교육비, 2023

  (단위: 만 원)      (단위: 만 원)

수도권

전국

<표Ⅲ-7> 1인당 사교육비
 (단위: 만 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32.1 30.2 36.7 41.0 43.4 5.9

수도권(B) 38.3 35.8 43.0 48.6 51.2 5.3

서울 45.1 45.3 52.9 59.6 62.8 5.4

인천 31.3 30.1 34.4 38.6 42.4 9.8

경기 35.8 31.6 39.3 44.6 46.9 5.2

차이(B-A) 6.2 5.6 6.3 7.6 7.8 - 

자료: 교육부‧통계청「초중고사교육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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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일

2-7. 실업률

’23년 수도권 실업률은 2.7%로 전국 실업률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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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실업률은 2.7%로 전국 실업률(2.7%)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0.3%p 감소함 

□ 시도별로는 인천(3.2%), 서울(2.7%), 경기(2.6%)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과 경기는 0.1%p, 서울은 0.7%p 모두 감소함

<그림Ⅲ-15> 실업률 추이, 2019~2023       <그림Ⅲ-16> 실업률,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Ⅲ-8> 실업률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3.8 4.0 3.7 2.9 2.7 -0.2

수도권(B) 4.1 4.2 4.1 3.0 2.7 -0.3

서울 4.4 4.6 4.8 3.4 2.7 -0.7

인천 4.4 4.6 4.0 3.3 3.2 -0.1

경기 3.8 4.0 3.7 2.7 2.6 -0.1

차이(B-A) 0.3 0.2 0.4 0.1 0.0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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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일

2-8.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4년 수도권 비정규직 비율은 36.6%로 전국보다 1.6%p 낮음 

❙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산식: (비정규직 근로자1)÷임금근로자)×100

□ ’24년 수도권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6.6%로 전국(38.2%)보다 

1.6%p 낮으며, 전년 대비 2.2%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39.0%), 서울(38.3%), 경기(34.9%)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은 2.6%p, 서울은 3.4%p, 경기는 1.4%p 모두 증가함

<그림Ⅲ-1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추이, 2020~2024 <그림Ⅲ-18>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24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Ⅲ-9>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단위: %, %p)

2020 2021 2022 2023 2024
증 감

’23년 대비

전 국(A) 36.3 38.4 37.5 37.0 38.2 1.2

수도권(B) 34.9 37.6 36.2 34.4 36.6 2.2

서울 35.0 38.5 37.0 34.9 38.3 3.4

인천 34.7 37.1 38.7 36.4 39.0 2.6

경기 35.0 37.1 35.0 33.5 34.9 1.4

차이(B-A) -1.4 -0.8 -1.3 -2.6 -1.6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정형근로자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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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소득/소비

2-9. 소비생활 만족도

’23년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21.9%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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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이 21.9%로 

전국(21.2%)보다 0.7%p 높으며, ’21년 대비 2.7%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23.5%), 경기(21.3%), 인천(19.6%) 순이며, ’21년 대비 

서울은 3.0%p, 경기는 2.7%p, 인천은 1.7%p 모두 증가함

<그림Ⅲ-19> 소비생활 만족도 추이, 2015~2023 <그림Ⅲ-20> 소비생활 만족도,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Ⅲ-10> 소비생활 만족도1)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 감

’21년 대비

전 국(A) 13.9 15.4 16.8 18.7 21.2 2.5

수도권2)(B) 14.6 15.9 17.7 19.2 21.9 2.7

서울 16.0 18.3 17.5 20.5 23.5 3.0

인천 11.7 12.8 19.0 17.9 19.6 1.7

경기 14.2 14.8 17.5 18.6 21.3 2.7

차이(B-A) 0.7 0.5 0.9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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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주관적 소득수준

’23년 생활비에 비해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수도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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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거주 가구주 중 월평균 가구소득에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14.8%로 전국(13.7%)보다 1.1%p 높고, ’21년 대비 2.1%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15.5%), 경기(14.5%), 인천(13.2%) 순이며, ’21년 대비 

서울은 2.8%p, 경기는 1.9%p, 인천은 0.2%p 모두 증가함

<그림Ⅲ-21> 주관적 소득수준 추이, 2015~2023  <그림Ⅲ-22> 주관적 소득수준,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Ⅲ-11> 주관적 소득수준1)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 감

’21년 대비

전 국(A) 8.4 10.8 10.8 11.9 13.7 1.8

수도권2)(B) 8.8 11.9 12.1 12.7 14.8 2.1

서울 9.9 14.2 12.1 12.7 15.5 2.8

인천 7.6 8.0 11.2 13.0 13.2 0.2

경기 8.1 10.9 12.3 12.6 14.5 1.9

차이(B-A) 0.4 1.1 1.3 0.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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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여가활동 만족도

’23년 개인 여가활동 만족 비율은 수도권 35.6%로 처음으로 30.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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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개인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5.6%로 

전국(34.3%)보다 1.3%p 높고, ’21년 대비 7.5%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37.5%), 경기(34.9%), 인천(32.9%) 순이며, ’21년 대비 

서울은 8.6%p, 경기는 7.1%p, 인천은 6.0%p 모두 증가함

<그림Ⅲ-23> 여가활동 만족도 추이, 2015~2023  <그림Ⅲ-24> 여가활동 만족도,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Ⅲ-12> 여가활동 만족도1)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 감

’21년 대비

전 국(A) 26.0 27.2 28.8 27.0 34.3 7.3

수도권2)(B) 27.4 28.2 29.7 28.1 35.6 7.5

서울 28.9 29.5 29.3 28.9 37.5 8.6

인천 23.2 25.7 31.3 26.9 32.9 6.0

경기 27.3 27.7 29.7 27.8 34.9 7.1

차이(B-A) 1.4 1.0 0.9 1.1 1.3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홀수년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여가활동 만족도는「사회조사」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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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주거

2-12-1. 주택 전세 가격지수

’23년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지수는 90.2로 ’21년 이후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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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지수는 90.2로 전국(92.5)보다 2.3 낮고,

전년 대비 5.5 하락함

□ 시도별로는 서울(91.0), 경기(90.2), 인천(88.1)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5.0, 경기는 5.7, 인천은 6.1 모두 하락함

<그림Ⅲ-25> 주택 전세 가격지수 추이, 2019~2023  <그림Ⅲ-26> 주택 전세 가격지수, 2023

  (단위: 2021.06.=100)    (단위: 2021.06.=100)

수도권

전국

<표Ⅲ-13> 주택 전세 가격지수
 (단위: 2021.06.=100)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92.6 96.9 103.2 97.4 92.5 -4.9

수도권(B) 91.5 96.6 104.0 95.7 90.2 -5.5

서울 94.5 97.9 102.7 96.0 91.0 -5.0

인천 88.5 94.4 104.6 94.2 88.1 -6.1

경기 90.3 96.3 104.8 95.9 90.2 -5.7

차이(B-A) -1.1 -0.2 0.9 -1.7 -2.3 - 

자료: 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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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 주거

2-12-2. 주택 월세 가격지수

’23년 수도권 주택 월세 가격지수는 105.2로 ’20년 이후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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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주택 월세 가격지수는 105.2로 전국(104.0)보다 1.2 높고,

전년 대비 1.4 상승함

□ 시도별로는 경기(106.0), 인천(104.8), 서울(104.2)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1.3, 인천은 0.6, 서울은 1.8 모두 상승함

<그림Ⅲ-27> 주택 월세 가격지수 추이, 2019~2023 <그림Ⅲ-28> 주택 월세 가격지수, 2023

 (단위: 2021.06.=100)     (단위: 2021.06.=100)

전국

수도권

<표Ⅲ-14> 주택 월세 가격지수
 (단위: 2021.06.=100)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99.5 99.6 101.3 102.9 104.0 1.1

수도권(B) 99.8 99.7 101.6 103.8 105.2 1.4

서울 100.0 99.9 101.1 102.4 104.2 1.8

인천 99.2 99.0 102.2 104.2 104.8 0.6

경기 99.9 99.7 101.8 104.7 106.0 1.3

차이(B-A) 0.3 0.1 0.3 0.9 1.2 - 

자료: 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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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1. 공공보육시설 비율

’23년 수도권 공공보육시설 비율은 ’22년 대비 2.9%p 증가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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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공공보육시설 비율은 29.5%로, 전국(30.1%)보다 0.6%p

낮고, 전년 대비 2.9%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48.8%), 인천(26.2%), 경기(20.5%)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3.1%p, 인천은 3.6%p, 경기는 2.7%p 모두 증가함

<그림Ⅲ-29> 공공보육시설 비율 추이, 
 2019~2023

<그림Ⅲ-30> 공공보육시설 비율, 2023

  (단위: %)       (단위: %)

수도권

전국

<표Ⅲ-15> 공공보육시설 비율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18.2 21.2 24.0 27.0 30.1 3.1

수도권(B) 18.4 21.1 23.8 26.6 29.5 2.9

서울 34.3 38.4 42.2 45.7 48.8 3.1

인천 14.4 16.3 19.0 22.5 26.2 3.6

경기 11.1 13.3 15.5 17.8 20.5 2.7

차이(B-A) 0.2 -0.1 -0.2 -0.4 -0.6 - 

자료: 보건복지부「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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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2. 1인 가구 비율

’23년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은 34.3%로 전국 35.5%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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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은 34.3%로 전국(35.5%)보다 1.2%p 낮으며,

전년 대비 0.9%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39.3%), 인천(31.8%), 경기(31.2%)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1.1%p, 인천은 0.8%p, 경기는 1.0%p 모두 증가함

<그림Ⅲ-31> 1인 가구 비율 추이, 2019~2023   <그림Ⅲ-32> 1인 가구 비율,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Ⅲ-16> 1인 가구 비율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30.2 31.7 33.4 34.5 35.5 1.0

수도권(B) 29.1 30.5 32.2 33.4 34.3 0.9

서울 33.4 34.9 36.8 38.2 39.3 1.1

인천 26.6 28.3 30.0 31.0 31.8 0.8

경기 26.3 27.6 29.2 30.2 31.2 1.0

차이(B-A) -1.1 -1.2 -1.2 -1.1 -1.2 -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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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3.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23년 수도권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7.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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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7.3개소로 전국(17.4개소)

보다 0.1개소 적으며, 전년 대비 0.6% 증가함 

□ 시도별로는 경기(17.8개소), 서울(16.8개소), 인천(16.0개소)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 인천, 경기 모두 0.6% 증가함

<그림Ⅲ-33>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추이, 
             2019~2023 

<그림Ⅲ-34>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2023

  (단위: 개소)    (단위: 개소)

전국

수도권

<표Ⅲ-17>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16.4 16.7 17.1 17.3 17.4 0.6

수도권(B) 16.5 16.8 17.1 17.2 17.3 0.6

서울 15.4 15.8 16.4 16.7 16.8 0.6

인천 15.4 15.9 16.0 15.9 16.0 0.6

경기 17.4 17.5 17.7 17.7 17.8 0.6

차이(B-A) 0.1 0.1 0.0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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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조혼인율

’23년 수도권 조혼인율은 ’22년 대비 2.6% 상승한 4.0건

❙정의: 인구 천 명당 혼인한 비율
❙산식: (연간 혼인 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1,000 

□ ’23년 수도권 조혼인율은 4.0건으로 전국(3.8건)보다 0.2건 높으며,

전년 대비 2.6% 증가함

□ 시도별로는 경기(4.0건), 서울·인천(3.9건)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2.6%, 인천은 5.4% 증가하였고, 경기는 전년과 동일함

<그림Ⅲ-35> 조혼인율 추이, 2019~2023   <그림Ⅲ-36> 조혼인율, 2023 

  (단위: 건)     (단위: 건)

전국

수도권

<표Ⅲ-18>  조혼인율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4.7 4.2 3.8 3.7 3.8 2.7

수도권(B) 4.9 4.4 4.0 3.9 4.0 2.6

서울 5.0 4.7 3.9 3.8 3.9 2.6

인천 4.6 4.0 3.7 3.7 3.9 5.4

경기 4.8 4.4 4.1 4.0 4.0 0.0

차이(B-A) 0.2 0.2 0.2 0.2 0.2 -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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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4-2. 조이혼율

’23년 수도권 조이혼율은 ’22년과 동일한 수준인 1.7건 

❙정의: 인구 천 명당 이혼한 비율
❙산식: (연간 이혼 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1,000 

□ ’23년 수도권 조이혼율은 1.7건으로 전국(1.8건)보다 0.1건 낮으며,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시도별로는 인천(2.1건), 경기(1.8건), 서울(1.3건)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과 경기는 동일하고, 서울은 7.1% 감소함 

<그림Ⅲ-37> 조이혼율 추이, 2019~2023    <그림Ⅲ-38> 조이혼율, 2023

  (단위: 건)       (단위: 건)

수도권

전국

<표Ⅲ-19> 조이혼율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2.2 2.1 2.0 1.8 1.8 0.0

수도권(B) 2.1 2.0 1.9 1.7 1.7 0.0

서울 1.8 1.7 1.6 1.4 1.3 -7.1

인천 2.5 2.4 2.3 2.1 2.1 0.0

경기 2.2 2.1 2.0 1.8 1.8 0.0

차이(B-A) -0.1 -0.1 -0.1 -0.1 -0.1 -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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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3-5. 독거노인 비율

’23년 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19.9%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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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19.9%로 전국(22.5%)보다 2.6%p 낮고,

전년 대비 0.8%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21.1%), 서울(19.9%), 경기(19.6%)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은 0.5%p, 서울은 0.7%p, 경기는 0.9%p 모두 증가함

<그림Ⅲ-39> 독거노인 비율 추이, 2019~2023  <그림Ⅲ-40> 독거노인 비율,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Ⅲ-20> 독거노인 비율1)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년 대비

전 국(A) 19.8 20.2 21.2 21.8 22.5 0.7

수도권(B) 17.0 17.6 18.4 19.1 19.9 0.8

서울 17.1 17.6 18.6 19.2 19.9 0.7

인천 18.4 19.1 19.9 20.6 21.1 0.5

경기 16.7 17.2 18.0 18.7 19.6 0.9

차이(B-A) -2.8 -2.6 -2.8 -2.7 -2.6 -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주: 1) 내국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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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시민사회

3-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3년 수도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05만 2천 명으로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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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05만 2천 명으로 전국

(251만 명)의 41.9%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7% 증가함  

□ 시도별로는 경기(46만 1천 명), 서울(42만 1천 명), 인천(17만 1천 명)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6.2%, 서울은 3.2%, 인천은 4.9% 모두 증가함

<그림Ⅲ-4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추이, 
             2019~2023 

<그림Ⅲ-4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23

 (단위: 천 명)    (단위: 천 명)

전국

수도권

<표Ⅲ-2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천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1,828 2,027 2,274 2,410 2,510 4.1

수도권(B)   740     837 949 1,005 1,052 4.7

서울     306     345 390 408 421 3.2

인천      118 134 153 163 171 4.9

경기     317 358 406 434 461 6.2

차이(B/A) 40.5 41.3 41.7 41.7 41.9 -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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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활 > 시민사회

3-7. 자원봉사 참여율

’23년 수도권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1년 대비 2.2%p 증가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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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9.8%로 전국(10.6%)보다 

0.8%p 낮으며, ’21년 대비 2.2%p 증가함  

□ 시도별로는 경기(10.1%), 서울(9.6%), 인천(8.7%) 순이며, ’21년 대비 

경기는 2.3%p, 서울은 2.2%p, 인천은 1.2%p 모두 증가함

<그림Ⅲ-43>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2015~2023 <그림Ⅲ-44> 자원봉사 참여율,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Ⅲ-22> 자원봉사 참여율1)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 감

’21년 대비

전 국(A) 18.2 17.8 16.1 8.4 10.6 2.2

수도권2)(B) 17.4 17.6 15.3 7.6 9.8 2.2

서울 17.9 18.0 15.8 7.4 9.6 2.2

인천 15.8 15.9 15.0 7.5 8.7 1.2

경기 17.3 17.6 15.1 7.8 10.1 2.3

차이(B-A) -0.8 -0.2 -0.8 -0.8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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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기부율

’23년 수도권 주민의 4명 중 1명은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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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주민의 기부율은 25.0%로 전국(23.7%)보다 1.3%p 높으며,

’21년 대비 2.3%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26.5%), 경기(24.3%), 인천(23.1%) 순이며, ’21년 

대비 서울은 2.1%p, 경기는 2.5%p, 인천은 1.7%p 증가함

<그림Ⅲ-45> 기부율 추이, 2015~2023 <그림Ⅲ-46> 기부율,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Ⅲ-23> 기부율1)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 감

’21년 대비

전 국(A) 29.9 26.7 25.6 21.6 23.7 2.1

수도권2)(B) 30.6 29.2 26.5 22.7 25.0 2.3

서울 33.1 33.2 30.1 24.4 26.5 2.1

인천 33.7 28.0 24.4 21.4 23.1 1.7

경기 27.7 26.4 24.2 21.8 24.3 2.5

차이(B-A) 0.7 2.5 0.9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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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시민사회단체 참여율

’23년 수도권 주민의 7.8%가 시민사회단체에 참여, 활동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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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주민의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7.8%로 전국(8.9%)보다 

1.1%p 낮으며, ’21년 대비 0.2%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8.4%), 경기(8.3%), 서울(7.0%) 순이며, ’21년 대비 

서울은 0.6%p 증가한 반면, 인천은 0.2%p 감소함 

<그림Ⅲ-47> 시민사회단체 참여율 추이,       
2015~2023  

<그림Ⅲ-48> 시민사회단체 참여율, 2023

  (단위: %)      (단위: %)

전국

수도권

<표Ⅲ-24> 시민사회단체 참여율1)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 감

’21년 대비

전 국(A) 9.4 8.4 12.6 8.2 8.9 0.7

수도권2)(B) 8.9 8.1 12.5 7.6 7.8 0.2

서울 8.4 9.9 13.2 6.4 7.0 0.6

인천 7.1 5.0 13.2 8.6 8.4 -0.2

경기 9.8 7.7 11.7 8.3 8.3 0.0

차이(B-A) -0.5 -0.3 -0.1 -0.6 -1.1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홀수년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사회조사」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로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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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 안전

4-1. 교통사고 발생 건수

’23년 수도권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9,70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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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수도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9,703건으로 전국(169,359건)의

47.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8% 증가함

□ 시도별로는 경기(45,457건), 서울(27,511건), 인천(6,735건)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1.6%, 서울은 2.6%, 인천은 0.4%로 모두 증가함

<그림Ⅲ-49> 교통사고 발생 건수 추이,
                 2019~2023 

<그림Ⅲ-50>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23

 
 (단위: 건)    (단위: 건)

전국

수도권

<표Ⅲ-25>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년 대비

전 국(A) 195,597 175,581 169,672 165,754 169,359 2.2

수도권(B) 86,890  78,774  77,544  78,290  79,703 1.8

서울  31,514  27,219   26,176 26,824  27,511 2.6

인천   7,647 7,373 6,728  6,707  6,735 0.4

경기  47,729  44,182  44,640  44,759 45,457 1.6

비중(B/A) 44.4 44.9 45.7 47.2 47.1 - 

자료: 경찰청「교통사고통계」,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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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도권 광역지표 개요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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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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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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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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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부문 중 발전, 생활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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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3년) 3개 부문, 11개 영역 총 105개 지표 공표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지표 개선․보완 및 신규 추가, 웹페이지 고도화 추진

□ 영역 및 지표 구성 현황

부문 지표 정의 영역 하위
영역 지표

경쟁력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제도·혁신 역량 보유 현황, 

물질·비물질적 생활 수준의 번영 정도와 내·외적으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측정으로 다른 광역과의 비교 수행

4 8 21

발전

재정, 주거 환경, 교육 등 기초역량과 노동 환경, 소득수준별

경제적 성과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

단위의 경제 및 사회 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 진단

3 8 34

생활

건강, 일, 소득/소비, 문화, 주거 방면의 개인의 양적·질적 생활수준과 

가족, 사회 속의 공동 생활 적응도 및 오염 및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측정함으로써 광역 주민들의 생활을 다면적으로 측정

4 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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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도권 광역지표 체계

1. 경 쟁 력 지 표

영역(4) 하위영역(8) 세  부  지  표 (21개)

인적자원  인구성장지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물적자원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인터넷 이용률, 가구원당 평균 방수

제도적 역량  공공기관 청렴도, 창업기업 증감률

혁신 역량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비율 

경제성장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 GRDP 전년 대비 증가율, 노동생산성

생활수준  고용률,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경제적 기회  인구 순유입률, 유학생 수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

 주거환경 만족도,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삶의 만족도 

2. 발 전 지 표

영역(3) 하위영역(8) 세  부  지  표 (34개)

재정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주거/교통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접근성, 통근 시간, PIR, 
주택 소유 가구 비율, 공동주택 건설 분양실적, 공공임대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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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건강
 합계출산율,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율,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인구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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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고용률, 근로여건 만족도, 근로시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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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최종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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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활 지 표

영역(4) 하위영역(11) 세  부  지  표 (50개)

주관적웰빙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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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여건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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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기반시설 수

주거
 주거환경 만족도, PIR,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 가구 비율,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공공임대주택 수, 월세/전세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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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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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