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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와 인구 추계

출생 및 사망과 같은 인구의 변화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 구조는 

일정 시점에서 한 지역의 사회적 · 경제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인구 

구조는 성 · 연령에 기초한 인구학적 또는 생산 · 비생산에 기초한 경

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구학적 구조는 1세 간격으로 남

성과 여성의 인구를 집계하여 분류한 인구피라미드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성별 · 연령별 인구 분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중년층(30∼49세)

과 장년층(50∼64세) 인구가 전체의 약 56%를 구성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와 내국인 인구의 중위연령은 각각 43.9세와 44.3세로

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

년층 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영유아층(0∼5세)와 아동층(6∼12세)의 

구성비는 노년층보다 낮은데(각각 약 4%와 약 6%),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 장차 우리나라는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20% 

이상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수 있다. 인구 구조를 성별로 살펴보

면 59세를 기준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남초 현상이 나

타나며, 이와는 달리 60세 이상에서는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학적 측면의 인구 구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소년인

구(0∼14세) 또는 고령인구(65세 이상) 사이의 비율인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와 총부양비로 살펴볼 수 있다.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

비는 각각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비율을 말

하며,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을 의미한다. 인구

의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총인구 기준 약 22%, 내국인 

기준 약 23%)는 유소년부양비(약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현재 총부양비는 총인구 기준 39%와 내국인 인구 기준 40%인데, 생

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차 이 부양비가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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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성비(2020년) 대한민국, 전세계, OECD 성비 변화

중위연령 변화

시 · 도 중위연령(2020년)

시 · 군 · 구 중위연령(2020년)

인구 구조 현황

인구의 성별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인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남성 인구/여성 인구×100)를 의미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성비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로 인

해 여성 인구보다 남성 인구가 더 많은 편이었다. 1966년 이후 차츰 

낮아지던 성비는 2010년에는 98.7까지 이르러 대체로 균형을 이루

는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성비는 100.6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수가 약간 

많다. 성비의 시 · 군 ·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 단지 입지로 공업이 

발달한 경기 남부, 충남과 충북의 북부, 울산과 거제 등 지역에서 성

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도 성비가 높

은 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호남과 영남의 농촌 지역에

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서울 대부분 구에서도 성비가 낮은 수준

이다. 이러한 성비 특성은 시 · 도별 분포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울, 부

산, 대구, 광주와 전북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지역이며, 특히 서

울의 성비가 가장 낮다. 그 외 지역에서는 남성 인구가 더 많으며, 울

산, 충남, 충북 순으로 성비가 높다(각각 106.6, 105.5, 104.5).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

람의 나이를 말한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중위연령은 1960년대 중반

까지 19세 이하로 비슷했으나, 이후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높아져 2020년에는 약 44세로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인

구의 중위연령이 남성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중위연령의 시 · 군 · 구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중위연령

이 낮으며, 군급 행정 구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산업이 발달한 경기

도와 충남과 충북 북부 지역에서도 중위연령이 낮은데, 이는 생산 활

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의 집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위연령이 높은 

대부분 지역은 인구소멸 상위 시 · 군 · 구들이며, 특히 경북의 의성군

과 군위군, 전남의 고흥군 및 경남의 합천군은 중위연령이 60세 이상

인 시 · 군 · 구들이다. 이들 지역은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

소와 고령화에 따라 중위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 · 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연령은 세종시에서 가장 낮

고(38세), 전남에서 가장 높다(48.8세). 이외에도 경북, 전북, 경남의 

중위연령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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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중위연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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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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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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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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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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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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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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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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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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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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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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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성비

110
105
100
95
90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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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중위연령

1970년

2000년

전체(2000년)

전체(2020년)

1980년

2010년

남성(2000년)

남성(2020년)

1990년

2020년

여성(2000년)

여성(2020년)

권역별 성비 변화 시 · 도 중위연령 성별 중위연령

총인구 중위연령

5세 연령별 남초와 여초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의 성비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100.8 101.2 100.5 100.2 100.7 100.7 100.7 99.5 98.7 99.7 99.3 

수도권 100.3 99.7 99.8 99.6 101.0 101.4 101.3 99.7 98.5 99.0 98.2 

서울 100.0 99.2 99.3 99.0 100.7 100.9 100.7 98.2 96.3 96.3 94.3 

경기 100.8 100.7 100.6 101.0 101.4 102.0 101.7 100.8 100.1 100.9 100.8 

인천 - - - 99.7 101.3 102.0 101.8 100.6 99.9 100.5 99.9 

강원권 104.5 105.4 104.5 104.3 103.1 102.1 101.1 100.8 100.9 102.4 101.7 

충청권 102.7 103.9 102.5 102.1 102.0 101.2 101.2 100.9 100.6 102.0 102.5 

충북 103.6 104.5 103.6 103.3 100.6 100.5 100.8 100.9 100.2 101.5 103.0 

충남 102.2 103.5 102.0 101.5 102.9 101.1 101.0 101.2 101.5 103.1 104.0 

대전 - - - - 102.1 102.2 101.9 100.4 100.0 101.0 100.3 

세종 - - - - - - - - - 101.3 100.2 

호남권 100.6 102.2 101.0 100.9 100.7 98.5 98.5 97.0 96.6 99.3 99.6 

전북 99.9 101.4 100.3 100.0 99.1 98.3 98.3 96.7 96.6 99.4 99.2 

전남 101.0 102.8 101.4 101.4 102.1 98.1 98.1 96.2 95.8 99.5 100.9 

광주 - - - - 100.6 99.4 99.3 98.4 97.6 98.9 98.4 

영남권 100.2 100.6 99.9 99.4 99.6 100.3 100.4 99.7 99.0 100.0 99.4 

경북 100.4 101.5 100.5 101.0 100.0 99.6 99.9 99.3 99.0 100.4 101.4 

대구 - - - 98.1 99.8 101.5 101.1 99.9 98.1 98.8 97.3 

경남 99.6 100.3 100.1 100.7 100.6 101.2 99.8 100.1 100.4 101.5 101.4 

부산 100.6 99.3 98.8 97.6 98.2 99.3 99.4 97.7 96.3 96.9 95.5 

울산 - - - - - - 105.9 106.1 105.8 107.0 105.9 

제주도 92.1 93.9 95.8 96.2 97.7 97.2 98.3 98.8 98.0 100.4 100.6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32.0 31.0 33.1 35.0 34.0 36.0 38.1 37.0 39.3 41.2 40.0 42.4 44.3 42.9 45.6 

서울 31.4 30.7 32.3 34.3 33.6 35.0 37.3 36.5 38.2 40.6 39.7 41.5 43.1 42.1 43.9 

경기 31.2 30.9 31.5 33.8 33.4 34.3 36.6 35.9 37.3 39.6 38.8 40.4 42.3 41.4 43.3 

인천 31.4 30.8 31.9 34.2 33.5 34.9 37.3 36.3 38.1 40.3 39.3 41.2 43.5 42.4 44.6 

강원 34.2 32.7 35.7 37.5 36.0 39.2 40.8 39.1 42.6 44.2 42.5 46.0 48.1 46.5 49.8 

충북 32.7 31.5 34.0 35.9 34.6 37.3 39.0 37.5 40.5 42.0 40.6 43.4 45.3 43.6 47.0 

충남 34.4 32.6 36.3 36.8 35.3 38.5 39.0 37.6 40.6 41.6 40.3 43.1 45.0 43.5 46.6 

대전 30.2 29.4 31.0 33.0 32.1 33.9 36.0 34.8 37.1 39.0 37.7 40.2 42.2 40.8 43.7 

세종 - - - - - - - - - 36.6 36.3 37.0 38.1 37.9 38.3 

전북 33.5 31.6 35.6 37.3 35.3 39.4 40.5 38.7 42.4 43.5 41.9 45.2 47.4 45.8 49.1 

전남 35.9 33.4 38.5 40.2 37.8 42.9 43.6 41.3 46.3 46.0 44.1 48.0 49.4 47.5 51.4 

광주 29.2 28.5 30.0 32.2 31.3 33.1 35.5 34.4 36.6 38.9 37.9 40.0 42.4 41.2 43.6 

경북 34.4 32.5 36.5 37.9 35.9 40.1 41.3 39.3 43.5 44.5 42.6 46.5 48.5 46.5 50.5 

대구 31.5 30.2 32.8 34.8 33.4 36.2 38.5 36.9 39.9 41.9 40.3 43.4 45.3 43.5 46.9 

경남 32.9 31.5 34.4 36.0 34.6 37.5 39.0 37.5 40.6 42.1 40.5 43.7 45.9 44.2 47.5 

부산 32.8 31.4 34.2 36.5 35.0 38.0 40.3 38.7 41.8 43.5 41.8 45.0 46.8 45.1 48.5 

울산 30.5 29.9 31.1 33.8 32.9 34.6 37.1 35.9 38.2 39.7 38.2 41.1 43.3 41.9 44.9 

제주도 31.5 30.3 32.8 34.7 33.4 35.9 38.3 37.0 39.6 41.3 40.1 42.4 43.9 42.9 45.0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내국인 인구 구조 변화

남초 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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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국인 성비도 낮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의 성비보다 낮은 편이다. 2020년 현재 총인구의 성비는 100.6이었

으나, 내국인 인구의 성비는 99.3으로서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많음

을 의미한다. 

내국인 성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나

머지 권역에서는 대체로 낮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성비

가 가장 낮으며, 충청권의 성비가 가장 높다. 전국과 같이 시 · 도에서

도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성비보다 내국인 인구의 성비가 낮은데, 이

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남성의 수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

로 받아들일 수 있다. 1970-2020년 사이 시 · 군 · 구별 내국인 인구

의 성비도 차츰 낮아져서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 간 균형이 이루어지

고 있다.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의 연령층별 성비 특성은 5세 연령별 성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0-2020년 사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성 인구가 더 많은 여초 현상이 주로 나타나지만, 50세 미만의 연

령층에서는 대체로 남성 인구가 더 많은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생산 

활동 기준 성비의 연령층별 특성도 다르다.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

구에서는 남성이 더 많아 성비가 100 이상을 상회하지만, 고령인구

에서는 여초 현상이 뚜렷하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의 중위연령과 같이 내국인 인구의 중위연

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중위연령 격차가 커지고 있

다. 내국인 인구의 중위연령은 총인구의 중위연령보다 다소 높은편이

다. 나이가 많은 인구의 증가 현상은 2000-2020년 사이 시 · 도별 중

위연령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부산을 제외한 대

도시와 세종시에서 중위연령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세종시 중위연령

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인데, 이는 최근들어 많은 정부 기관이 이전

하면서 젊은 인구의 유입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중위연령의 변화는 시 · 군 · 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

위연령의 증가는 한 인구 집단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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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남성 인구(1970년) 1970년 대비 연령별 남성 인구 변화

인구 동태

통계청(1970) 통계청(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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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10~30 30~50 50~70 70 초과감소 증가(단위: %)(세)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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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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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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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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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천 명)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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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모두 지난 40여 년 사이 도시적 형태를 갖춘 도시 지역으로 분류

되는 동부와 읍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각 인구 집단의 구성비는 동부에서 큰 편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의 약 80% 이상이 동부에 거주하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산업과 경제 기반이 튼튼한 대도시 지역에 주

로 거주하는 경향을 반증한다. 이들 인구 집단 모두 1970년에 수도권, 호남권과 영남권에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점차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 202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50% 이

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2020년 기준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의 시 · 도와 

시 · 군 · 구 분포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젊은 인구의 유입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소년인구가 가장 적은 시 · 군 · 구

는 경북 울릉군, 군위군, 영양군 등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적은 시 · 군 · 구는 경북 울릉군과 영양

군 등이다. 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시 등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인구가 거주한다.

OECD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유소년인구 비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들보다 높았

다. 그러나 그 구성비가 가파르게 낮아지면서 2020년에 이르러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졌다. 생산가능

인구의 구성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나 세계 평균보다 높아졌다. 고령인구 비율은 1990년대 중반

까지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그 구성비는 세계 평균보다 높고 OECD 평

균과 비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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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16

충청남도
349

대전광역시
24

전라북도
323

광주광역시
140

전라남도
354

서울특별시
858

경상남도
289

대구광역시
181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고령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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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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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70,244

경상북도
132,074

경기도
296,821

제주특별자치도
18,183

울산광역시
27,387

부산광역시
135,957

인천광역시
76,298

충청북도
62,016

세종특별자치시
5,640

충청남도
84,471

대전광역시
41,614

전라북도
86,753

광주광역시
42,224

전라남도
105,114

서울특별시
259,733

경상남도
132,723

대구광역시
83,459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울릉도

독도

강원도
16.45

경상북도
17.14

경기도
18.69

제주특별자치도
21.09

울산광역시
18.79

부산광역시
15.43

인천광역시
17.07

충청북도
17.6

세종특별자치시
28.51

충청남도
19.16

대전광역시
17

전라북도
17.71

광주광역시
18.47

전라남도
18.55

서울특별시
14.07

경상남도
18.92

대구광역시
16.57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유소년부양비(%)

25
20
15

유소년부양비(%)

25

20

15

총부양비(2020년) 동 · 읍 · 면 총부양비 동 · 읍 · 면 노년부양비

동 · 읍 · 면 유소년부양비

권역별 총부양비 권역별 노년부양비

권역별 유소년부양비

총부양비 상위와 하위 20개 시 · 군 · 구(2020년) 노년부양비 상위와 하위 20개 시 · 군 · 구(2020년)

유소년부양비 상위와 하위 20개 시 · 군 · 구(2020년)

노년부양비(2020년)

고령인구 중 100세 이상 노인(2020년)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2020년)유소년부양비(2020년)

통계청(2020) 통계청(2020) 통계청(2020)

통계청(2020)

(단위: %)

(단위: %) (단위: %)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2020)

통계청(2020) 통계청(2020)통계청(2020)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부양비는 1968년에 88.3으로 정점

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내국인만을 고려한 총부양비도 

낮아지고 있다. 내국인 인구의 총부양비는 1970-2020년 사이 약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1970년 83.2, 2020년 40.2).

총부양비 감소는 모든 권역에서 나타난다. 특히 총부양비 감소율

은 충청권과 제주도에서 매우 높은데, 이들 지역의 감소율은 전국보

다 높은 수준이다. 동 · 읍 · 면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부와 읍부의 

총부양비가 감소하는 반면, 면부의 총부양비는 1995년 이후 증가하

고 있다. 면부의 총부양비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시 · 군 · 구 분포 지도

에서도 잘 나타난다. 

2020년 기준 총부양비는 대체로 농촌 지역인 군 지역에서 높은 수

준이며, 이들 지역은 주로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넓게 분포한다. 이

와는 달리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소재한 지역의 총부양비

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시 · 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전남과 경북의 

총부양비는 다른 지역보다 높고, 대도시 지역은 대체로 낮다. 호남

권과 영남권의 시 · 군 · 구 총부양비가 대체로 높은 편이며, 전라남도 

고흥군의 총부양비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96.3). 이 지역의 총부

양비는 시 · 군 · 구 평균(49.4)의 약 2배에 달한다. 총부양비가 낮은 

지역은 주로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나타난다. 

유소년부양비는 동 · 읍 · 면부 모두에서 낮아지고 있는데, 1970년

에 동 · 읍부보다 높았던 면부의 유소년부양비는 2020년에 가장 낮

은 수준에 이르렀다. 유소년부양비 감소는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하

고 있으나 유소년인구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모든 권역에서 

이러한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 2020년 현재 세종시의 유소년부양비

(28.5)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시 · 도 평균의 약 1.5배 수준

이다. 한편, 서울의 유소년부양비(14.1)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유소년부양비와 달리 노년부양비는 동 · 읍 · 면부 모두에서 높아지

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면부의 노년부양비는 동 · 읍부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면부의 노년부양비는 

동부의 약 2배 이상을 상회한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권역에서도 나

타나고 있으며, 최근까지 강원권과 호남권의 노년부양비가 상대적으

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 · 도 평균(24.2)과 비교할 때 노년부양비는 대도시에서 대체로 

낮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높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및 강원은 

시 · 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년부양비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높은 편인데, 이는 시 · 군 · 구 분포 지도에서 잘 나타난다. 전남 고

흥군,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등 인구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시 · 군 · 구에서 이 부양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와 같이 최근 들어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에서

는 노년부양비가 낮은 편이다. 

의학 기술 발달과 의료 복지 확대 등에 따라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 중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의 시 · 군 · 구 분

포 지도를 살펴보면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서울,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100세 이상 인

구가 많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 독거 노인도 증가하고 있는데, 

100세 이상 인구 비율과 같이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에서 그 비율

도 높다. 

상위

시 · 도 시 · 군 · 구 총부양비

전라남도 고흥군 96.3 

경상북도 의성군 93.8 

전라남도 보성군 90.0 

경상남도 합천군 86.7 

경상북도 영덕군 86.3 

경상북도 군위군 85.7 

경상북도 영양군 85.1 

전라남도 신안군 82.4 

충청남도 서천군 82.1 

경상북도 봉화군 81.8 

전라남도 함평군 81.7 

경상남도 남해군 81.2 

전라북도 순창군 81.0 

전라남도 구례군 80.1 

경상남도 의령군 79.9 

경상북도 청송군 79.9 

경상남도 산청군 79.8 

전라남도 강진군 79.4 

전라북도 진안군 79.4 

전라남도 진도군 79.1 

상위

시 · 도 시 · 군 · 구 노년부양비

전라남도 고흥군 82.3 

경상북도 의성군 82.2 

경상북도 군위군 76.1 

전라남도 보성군 75.2 

경상남도 합천군 74.8 

경상북도 영덕군 71.9 

경상북도 영양군 71.3 

전라남도 신안군 70.0 

경상남도 남해군 68.6 

경상북도 봉화군 68.4 

경상북도 청송군 68.3 

충청남도 서천군 68.2 

경상북도 청도군 67.9 

경상남도 의령군 67.4 

전라남도 함평군 67.3 

경상남도 산청군 67.1 

전라남도 구례군 65.8 

전라북도 임실군 64.4 

전라북도 진안군 64.1 

충청남도 청양군 63.9 

상위 시 · 군 · 구

시 · 도 시 · 군 · 구 유소년부양비

부산광역시 강서구 3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28.5 

경기도 화성시 26.1 

경기도 김포시 25.1 

부산광역시 기장군 24.8 

경상남도 거제시 24.1 

울산광역시 북구 23.8 

충청남도 계룡시 23.8 

경상남도 진해구 23.5 

대구광역시 달성군 23.3 

충청남도 아산시 23.0 

경상북도 예천군 22.8 

경기도 수지구 22.7 

전라남도 무안군 22.6 

충청남도 당진시 22.1 

경기도 기흥구 22.1 

경기도 오산시 22.0 

광주광역시 광산구 22.0 

충청북도 청원구 21.9 

경기도 파주시 21.7 

하위

시 · 도 시 · 군 · 구 총부양비

경상남도 성산구 27.3 

경기도 단원구 28.4 

경기도 안산시 28.7 

경기도 상록구 29.0 

서울특별시 관악구 29.3 

경기도 영통구 30.1 

서울특별시 광진구 30.7 

인천광역시 계양구 30.8 

대전광역시 유성구 32.0 

경기도 시흥시 32.1 

경기도 수원시 32.1 

울산광역시 남구 32.5 

충청남도 서북구 32.6 

서울특별시 마포구 32.7 

경기도 팔달구 32.8 

경기도 권선구 32.9 

경기도 동안구 33.4 

충청북도 흥덕구 33.5 

경기도 장안구 33.5 

경기도 부천시 33.5 

하위

시 · 도 시 · 군 · 구 노년부양비

경기도 영통구 9.5 

경상남도 성산구 10.7 

울산광역시 북구 10.9 

충청남도 서북구 11.5 

경기도 화성시 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12.3 

경기도 시흥시 12.4 

경상북도 구미시 12.9 

광주광역시 광산구 13.1 

인천광역시 연수구 13.2 

경기도 오산시 13.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3.4 

경기도 단원구 13.6 

경기도 안산시 14.2 

충청남도 천안시 14.6 

인천광역시 서구 14.6 

경기도 수원시 14.7 

경기도 상록구 14.7 

충청북도 흥덕구 14.8 

경기도 권선구 14.9 

하위 시 · 군 · 구

시 · 도 시 · 군 · 구 유소년부양비

부산광역시 중구 7.9 

서울특별시 관악구 9.2 

경상북도 군위군 9.6 

충청북도 괴산군 9.7 

대구광역시 서구 10.4 

대구광역시 남구 10.7 

서울특별시 중구 10.8 

부산광역시 동구 10.9 

경상북도 청도군 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11.3 

서울특별시 종로구 11.4 

인천광역시 옹진군 11.5 

경상북도 의성군 11.5 

경상북도 청송군 11.6 

경상북도 울릉군 11.6 

경상북도 성주군 11.8 

경상남도 합천군 11.9 

서울특별시 광진구 11.9 

서울특별시 강북구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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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생률(2020년) 조사망률(2020년)

권역별 출생

자연증가율 상위와 하위 20개 시 · 군 · 구(2020년)

산모의 연령별 출생 구성비 연령별 사망자 구성비 출산 순위별 출생 성 · 혼인 상태별 고령인구 사망 구성비

합계출산율(2020년) 자연증가(2020년)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2020)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2020)통계청(2020) 통계청(2020)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649.7 715.0 640.1 438.7 470.2 438.4 272.3 

수도권 318.6 349.2 309.3 223.0 240.8 222.0 141.2 

서울 168.8 166.2 133.2 90.5 93.3 83.0 47.4 

경기 115.0 141.7 141.7 109.5 121.8 113.5 77.7 

인천 34.7 41.2 34.4 23.0 25.8 25.5 16.0 

강원권 19.0 19.5 19.5 12.7 12.5 10.9 7.8 

충청권 54.4 65.6 63.9 44.6 49.2 48.6 31.5 

충북 17.5 21.0 19.6 13.2 14.7 13.6 8.6 

충남 21.1 23.0 24.7 17.5 20.2 18.6 12.0 

대전 15.8 21.6 19.6 14.0 14.3 13.8 7.5 

세종 - - - - - 2.7 3.5 

호남권 68.1 78.3 72.4 44.9 46.7 41.6 25.2 

전북 23.8 27.2 25.2 15.7 16.1 14.1 8.2 

전남 27.0 28.2 26.0 15.8 16.7 15.1 9.7 

광주 17.4 22.9 21.1 13.3 14.0 12.4 7.3 

영남권 182.8 193.7 166.4 107.8 115.3 109.7 62.6 

경북 36.4 37.2 35.2 22.3 23.7 22.3 12.9 

대구 33.3 38.8 32.5 20.8 20.6 19.4 11.2 

경남 57.2 65.2 41.7 28.5 32.2 29.5 16.8 

부산 56.0 52.6 41.2 25.7 27.4 26.6 15.1 

울산 - - 15.8 10.5 11.4 11.7 6.6 

제주도 6.7 8.7 8.6 5.7 5.7 5.6 4.0 

상위

시 · 도 시 · 군 · 구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0.0 3.8 6.2 

부산광역시 강서구 9.9 4.5 5.4 

울산광역시 북구 8.4 3.3 5.1 

경기도 화성시 8.2 3.4 4.8 

경기도 영통구 7.2 2.5 4.7 

충청남도 서북구 8.3 3.7 4.6 

대구광역시 달성군 9.1 5.0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6.7 3.4 3.3 

경기도 김포시 7.0 3.9 3.1 

경기도 하남시 7.0 4.0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6.7 3.8 2.9 

경기도 오산시 6.6 3.7 2.9 

경기도 수지구 6.1 3.2 2.9 

경기도 시흥시 6.6 3.8 2.8 

충청북도 흥덕구 7.0 4.4 2.6 

경기도 과천시 6.6 4.1 2.5 

경기도 동안구 6.1 3.6 2.5 

충청북도 청원구 7.5 5.1 2.4 

인천광역시 서구 6.6 4.2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5.7 3.5 2.2 

하위

시 · 도 시 · 군 · 구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경상남도 합천군 2.4 16.6 -14.2 

경상남도 남해군 2.4 16.5 -14.1 

경상북도 의성군 4.4 18.0 -13.6 

전라남도 곡성군 2.4 15.5 -13.1 

경상북도 청도군 2.6 15.5 -12.9 

충청북도 보은군 3.5 16.4 -12.9 

경상북도 영양군 3.1 15.8 -12.7 

경상북도 군위군 2.5 15.1 -12.6 

경상북도 청송군 3.1 15.7 -12.6 

전라남도 고흥군 3.8 16.4 -12.6 

경상남도 산청군 2.5 15.0 -12.5 

충청남도 청양군 3.0 15.3 -12.3 

전라남도 보성군 3.1 15.1 -12.0 

경상북도 봉화군 3.4 15.4 -12.0 

경상남도 의령군 3.2 15.2 -12.0 

경상남도 함양군 2.7 14.3 -11.6 

전라남도 함평군 4.1 15.4 -11.3 

충청남도 부여군 2.6 13.8 -11.2 

경상북도 영덕군 4.1 15.3 -11.2 

전라남도 신안군 3.6 14.7 -11.1 

인구 동태는 1년 동안 한 지역에서 발생한 출생 · 사망 · 결혼 · 이혼

과 같은 인구의 변동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특히 출생과 사망은 특정 

지역의 자연적인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 일반적으로 한 인구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사망력 수준은 각각 조

출생률과 조사망률로 나타낸다. 

우리나라 출산력은 최근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20년 현재 조

출생률이 5.3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30년 

동안 시 · 도의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20년 조출

생률은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94%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는 출생자 수 변화에도 반영되는데, 1990-

2020년 사이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58% 이상 감소하였다. 전국보

다 높은 출생자 수 감소율은 영남권(65.8%)과 강원권(58.8%)에서 나

타났으며, 이를 시 · 도별로 살펴보면 부산(73.1%), 서울(71.9), 경남

(70.6%), 대구(66.3%), 전북(65.6%), 경북(64.6%), 전남(63.9%) 순

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의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를 시 · 군 · 구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에서 출산력 수준이 낮은데,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인구소멸고위

험 지역에서 나타난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출생률은 충북 괴산이

며(2.0), 충남 부여군과 충북 단양군도 각각 2.6과 2.5로서 출산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출산력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들 지역은 장차 

인구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권의 낮은 출산력에도 불구하고 전남 영광군은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펼침으로써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10.5). 

대도시의 구지역은 조출생률이 높은 편이나, 부산 중구와 대구 서구

는 인구소멸고위험 지역의 출산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산력을 살펴

볼 수 있는 다른 지표인 합계출산율의 지역적 분포도 조출생률과 유

사하게 나타난다. 

출산력 저하와 함께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1990

년대 초반 28세였던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20년에 

33세로 높아졌으며, 이는 산모의 출생자 수 구성비에도 반영된다. 

1990년에는 29세 이하인 산모의 출생자 수가 전체의 약 80% 이상이

었으나, 2020년에는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와는 달리 30세 이상

인 산모의 출생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30∼35세 산모의 

출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현재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 아이 비율이 57%로 가장 높고, 셋째 아이 이상은 전체 출생자의 

8% 수준에 불과하다. 

196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조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세

계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의료 기술의 발달 및 의료 복지 향상에 

따라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며 2019년에 OECD 및 세계 평균보다 낮

아졌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조사망률은 천 명당 5.9명인데, 전국 

조사망률보다 낮은 시 · 도는 세종(3.8), 울산(4.7), 경기(4.7), 서울

(4.8), 대전(5.2), 인천(5.4)과 광주(5.4)이다. 그 외 시 · 도의 경우 전

남(9.4), 경북(8.6), 전북(8.2), 강원(8.0), 충남(7.6), 충북(7.3), 경

남(6.9) 순으로 높았다. 대구와 부산도 전국보다 높고, 제주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 · 군 · 구별로 살펴보면 주로 호남권과 영남권의 

군지역에서 조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인천 강화군에서 이들과 유

사한 사망률이 나타난다. 

1990-2020년 연령별 사망자(연령 미상 제외)를 살펴보면 65세 미

만 연령층에서는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

나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자 수가 늘어

날 뿐만 아니라 그 구성비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1990-2020년 사

이 고령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 또는 사별한 후 사망하

는 건의 구성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혼 후 사망한 

고령인구의 구성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의 사망자 수

가 여성보다 많다. 최근 황혼 이혼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고령인구의 이혼 후 사망자 수 증가는 또 다른 사회적 문

제가 될 수도 있다. 

한 지역 인구의 자연적 인구 규모 변화는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에 

의해 결정된다. 조출생률이 조사망률보다 높으면 그 지역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증가율이 -0.6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 

상태에 있다. 시 · 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를 제

외한 지역은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시 · 군 · 구 중 72% 

지역(180개 시 · 군 · 구)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았다. 인구

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상위 시 · 군 · 구는 대체로 인구소멸고위험 지

역과 일치한다.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이들 지

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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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2000년) 이혼(2000년)혼인(2020년) 이혼(2020년)

우리나라 혼인은 약 43만 5천여 건을 기록한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

인율도 1980-1990년대 중반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1990-2020년 사이 혼인 건수는 절반 수준

으로 감소하였고(1990년 약 40만 건, 2020년 약 21만 건), 조혼인율

도 비슷한 추세로 낮아졌다(1990년 9.6, 2020년 4.2).

2000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36% 감소한 21만여 건

으로 나타났고, 2010년 초반에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 · 도

의 혼인 건수가 30% 이상 감소하였다. 2000년과 2020년 각각의 시

기에 인구가 집중한 수도권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권

역의 감소율은 호남권(46%), 영남권(45%), 강원권(41%)보다 작은 

31%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혼인 감소는 2000년과 2020년 조혼인율의 

시 · 군 · 구 분포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시기 간 조혼인율은 

대부분의 시 · 군 · 구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 대비 2020년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5.4세, 여성의 경우 

약 6세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만혼 경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수행한 최근 

조사에서도 반영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남녀의 비

율이 높은 편이며, 이상적 결혼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출산 현상의 인식에 관

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영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장차 더 강화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1990-2020년)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

은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지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2000년과 2020년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에 관한 분포 지도에서

도 반영된다. 같은 기간 남녀 이혼 연령의 평균도 30대에서 40대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현재 평균 이혼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

보다 약 4세 많다(남성 49.4세, 여성 46세). 이러한 평균 이혼 연령의 

증가는 생애 주기별 남녀의 이혼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최근까지 남

녀 모두 중년층(49세) 이하의 이혼은 감소하고 있으나, 장년(50∼65

세) 및 노년(65세 이상)의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1990년과 비교할 

때 2020년의 장년층 남성과 여성의 이혼은 각각 약 1300%와 2400% 

증가하였고,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이혼은 각각 약 2000%와 5400%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에서 황혼 이혼 현상이 매우 심화

되고 있다. 한편 2000-2015년 사이에 발생한 이혼은 성격 차이가 

주된 사유로 나타나며, 가족 간 불화에 의한 이혼 건수는 점차 감소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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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연령별 추계 인구

인구 추계

통계청(2020)

추계 인구는 시작 연도의 7월 1일 기준 인구에 출생, 사망 및 국제 이동 변동 요인에 관한 자료를 반영

하여 장래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추정한 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변동 요인의 저위, 중위 그리고 고위 

수준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미래 인구를 추계한다. 최근 추계 인구는 2017년 7월 1일의 기준 인구에 출

생과 국제 순이동을 더하고 사망을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인구 전망치이다. 

2017년 추계 인구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의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여 2040년에는 5,085만 수준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 구성비는 2005년까지 99%를 상회

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40년에는 9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인구성장률도 계속 낮아져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40년에는 –0.38%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성비는 2028년까지 점차 낮아져 남녀 인구의 균형이 이루어진 후 2029년 이후부

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 명 수준이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자연증가 약 -32천 명, 자연증가율 –0.6명). 2020년 5.34명이던 조출생률은 2040년

에 4.5명으로 감소하지만, 합계출산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함께 우리나

라 중위연령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의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약 10

세 증가한 54세로 전망된다. 여성의 중위연령(56세)이 남성보다(53세)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남

성보다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 구조 추계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비 2040년의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3% 포인트

와 15.6% 포인트 낮아지고, 고령인구는 17.9%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유소

년부양비는 점차 감소하지만,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높아져 총부양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2040년의 노령화지수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약 21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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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2020년 2030년 2040년

2020년 총조사 인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인 5.3명보다 낮은 조출생

률은 강원, 대전, 광주, 경남, 서울, 대구, 전북, 부산에서 나타나며, 

이들 중 부산이 4.5명으로 가장 낮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은 

세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국 평균(5.9명)보다 높은 조사망률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에서 나타나며, 대구와 부산의 조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살

펴보면 인천, 제주, 서울, 울산, 경기,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

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인구 변동 요인의 중위 수준을 고려한 추계

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제주, 대전, 서울, 경기와 세종에서만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나, 204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

구의 자연 감소가 전망된다. 인구의 자연증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연증가 건이 마이너

스로 나타나며, 영남권의 자연적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인구 추

계를 반영한 자연증가의 경우 2030년은 2020년과 비슷한 경향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2040년에는 모든 권역에서 인구의 자연증가가 마

이너스로 전환되며,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

서 자연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 8만 5천 명, 영남권 8

만 8천 명).

권역별 출생, 사망과 자연증가

통계청(2020)

2020

(년)

2040

2030

00 2-2-4-6-8-10 (만 명)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19901970 19801975 1985 2000 20101995 2005 2015 2020 20302025 2035 2040(년)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확정 인구 추계 인구

확정 인구 추계 인구

0

10

5

15

20

25

30(십만 명)

(십만 명) 0

10

5

15

20

25

30

여성

남성



112 113

울릉도
독도

유소년부양비(%)

24
22
20
18
16

울릉도
독도

노년부양비(%)

75
60
45
30
15

울릉도
독도

노령화지수

400
320
240
160
80

울릉도
독도

유소년부양비(%)

24
22
20
18
16

울릉도
독도

유소년부양비(%)

24
22
20
18
16

울릉도
독도

노년부양비(%)

75
60
45
30
15

울릉도
독도

노년부양비(%)

75
60
45
30
15

울릉도
독도

노령화지수

400
320
240
160
80

노령화지수

400
320
240
160
80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

총부양비(%)

80
70
60
50
40

울릉도
독도

총부양비(%)

80
70
60
50
40

울릉도
독도

총부양비(%)

80
70
60
50
40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현재

와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현재 유소년인구, 생산

가능인구와 고령인구 구성비는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난다. 2020-

2040년 기간 동안 수도권, 충청권과 제주도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권역에서는 이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도 유소년인구 비

중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 도별 총인구 대비 각 인구 집단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유소

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모든 시 · 도에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

가하는 추세를 찾아볼 수 있다. 2020년과 비교한 2040년의 생산가

능인구 감소(전국 평균 15.5%)는 유소년인구 감소(전국 평균 2.7%)

보다 큰 폭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

래할 수도 있다. 고령인구 변화의 경우 서울과 세종은 전국 평균

(18.1%)보다 낮은 반면 전라도와 경상도는 이보다 높게 예상된다. 

2020-2040년 사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 전체의 약 25% 

이상이 경기도에, 약 15%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도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 집

중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대

체로 광역 � 시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17% 이상), 2030년과 

2040년에 이르러 이들 지역의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시기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따라 부양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 전국 노년부양비는 약 170% 이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는데, 수도권의 노년부양비는 이보다 높은 182% 수준으

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해

석될 수 있으며, 큰 폭의 노령화지수 증가는 이를 반증한다. 이와는 

달리 권역별 유소년부양비 증가는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노년부양비 부담에 따라 총부양비도 각 권역에서 큰 폭으

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 · 도별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지도를 살펴보면 전국 및 권역별 변

화와 같이 큰 폭의 노년부양비 증가와 소폭의 유소년부양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부양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2020-2040년 기간 동안 노령화지수는 세종시에서 가장 낮으며, 

전남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울릉도

독도강원도
309

경상북도
558

경기도
1,758

제주특별자치도
103

울산광역시
141

부산광역시
369

인천광역시
406

충청북도
281

세종특별자치시
330

충청남도
395

대전광역시
209

전라북도
376

광주광역시
208

전라남도
414

서울특별시
1,499

경상남도
565

대구광역시
394

고령인구
비율(%)

40
30
20
10

5,000

10,000

1,000

고령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20년

울릉도

독도강원도
470

경상북도
806

경기도
3,109

제주특별자치도
169

울산광역시
885

부산광역시
911

인천광역시
718

충청북도
445

세종특별자치시
72

충청남도
603

대전광역시
334

전라북도
516

광주광역시
320

전라남도
552

서울특별시
2,219

경상남도
885

대구광역시
601

고령인구
비율(%)

40
30
20
10

5,000

10,000

1,000

고령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30년

울릉도

독도
강원도
614

경상북도
1,019경기도

4,409

제주특별자치도
248

울산광역시
337

부산광역시
1,071

인천광역시
999

충청북도
603

세종특별자치시
126

충청남도
824

대전광역시
443

전라북도
652

광주광역시
427

전라남도
701

서울특별시
2,827

경상남도
1,167

대구광역시
759

고령인구
비율(%)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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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000

고령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40년

유소년인구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울릉도

독도강원도
168

경상북도
297

경기도
1,975

제주특별자치도
96

울산광역시
154

부산광역시
357

인천광역시
364

충청북도
196

세종특별자치시
70

충청남도
275

대전광역시
184

전라북도
 209

광주광역시
195

전라남도
209

서울특별시
975

경상남도
428

대구광역시
283

유소년인구
비율(%)

11.5
10.5
9.5

5,000

10,000

1,000

유소년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2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울릉도

독도강원도
130

경상북도
225

경기도
1,515

제주특별자치도
86

울산광역시
115

부산광역시
263

인천광역시
292

충청북도
164

세종특별자치시
80

충청남도
242

대전광역시
145

전라북도
178

광주광역시
149

전라남도
153

서울특별시
746

경상남도
324

대구광역시
215

유소년인구
비율(%)

11.5
10.5
9.5

5,000

10,000

1,000

유소년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30년

울릉도

독도강원도
129

경상북도
210

경기도
1,558

제주특별자치도
89

울산광역시
105

부산광역시
251

인천광역시
295

충청북도
162

세종특별자치시
85

충청남도
240

대전광역시
145

전라북도
153

광주광역시
143

전라남도
142

서울특별시
767

경상남도
303

대구광역시
205

유소년인구
비율(%)

11.5
10.5
9.5

5,000

10,000

1,000

유소년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40년

생산가능인구

울릉도

독도
강원도
1,044

경상북도
1,790

경기도
9,959

제주특별자치도
472

울산광역시
840

부산광역시
2,353

인천광역시
2,176

충청북도
1,155

세종특별자치시
251

충청남도
1,507

대전광역시
1,096

전라북도
1,218

광주광역시
1,075

전라남도
1,166

서울특별시
7,112

경상남도
2,340

대구광역시
1,734

강원도
1,044

경상북도
1,790

경기도
9,959

제주특별자치도
472

울산광역시
840

부산광역시
2,353

인천광역시
2,176

충청북도
1,155

세종특별자치시
251

충청남도
1,507

대전광역시
1,096

전라북도
1,218

광주광역시
1,075

전라남도
1,166

서울특별시
7,112

경상남도
2,340

대구광역시
1,734

생산가능인구
비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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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2

5,000

10,000

1,000

생산가능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20년

울릉도

독도
강원도
919

경상북도
1,561

경기도
9,670

제주특별자치도
496

울산광역시
732

부산광역시
1,940

인천광역시
2,021

충청북도
1,065

세종특별자치시
333

충청남도
1,474

대전광역시
959

전라북도
1,044

광주광역시
950

전라남도
1,010

서울특별시
6,190

경상남도
2,113

대구광역시
1,469

강원도
919

경상북도
1,561

경기도
9,670

제주특별자치도
496

울산광역시
732

부산광역시
1,940

인천광역시
2,021

충청북도
1,065

세종특별자치시
333

충청남도
1,474

대전광역시
959

전라북도
1,044

광주광역시
950

전라남도
1,010

서울특별시
6,190

경상남도
2,113

대구광역시
1,469

생산가능인구
비율(%)

68
66
64
62

5,000

10,000

1,000

생산가능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30년

울릉도

독도
강원도
771

경상북도
1,270

경기도
8,421

제주특별자치도
451

울산광역시
592

부산광역시
1,565

인천광역시
1,736

충청북도
913

세종특별자치시
353

충청남도
1,293

대전광역시
797

전라북도
850

광주광역시
770

전라남도
826

서울특별시
5,138

경상남도
1,728

대구광역시
1,174

강원도
771

경상북도
1,270

경기도
8,421

제주특별자치도
451

울산광역시
592

부산광역시
1,565

인천광역시
1,736

충청북도
913

세종특별자치시
353

충청남도
1,293

대전광역시
797

전라북도
850

광주광역시
770

전라남도
826

서울특별시
5,138

경상남도
1,728

대구광역시
1,174

생산가능인구
비율(%)

68
66
64
62

5,000

10,000

1,000

생산가능인구(천 명)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40년

통계청(2020)

통계청(2020)

권역별 인구

통계청(2020)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전국 51,829,136 6,254,157 37,287,736 8,287,243 51,926,953 5,000,090 33,947,290 12,979,573 50,855,376 4,982,614 28,649,225 17,223,537 

수도권 26,043,325 3,133,928 19,246,269 3,663,128 26,480,419 2,552,593 17,881,768 6,046,058 26,149,977 2,620,357 15,295,458 8,234,162 

강원권 1,521,763 168,414 1,044,372 308,977 1,519,322 130,352 918,898 470,072 1,513,324 129,199 770,505 613,620 

충청권 5,651,092 724,363 4,008,421 918,308 5,916,175 631,581 3,831,325 1,453,269 5,984,409 632,478 3,355,923 1,996,008 

호남권 5,069,146 612,712 3,459,080 997,354 4,852,329 459,192 3,004,936 1,388,201 4,663,540 438,051 2,446,293 1,779,196 

영남권 12,872,952 1,518,764 9,057,692 2,296,496 12,408,040 1,140,275 7,814,771 3,452,994 11,757,182 1,074,005 6,330,411 4,352,766 

제주도 670,858 95,976 471,902 102,980 750,668 86,097 495,592 168,979 786,944 88,524 450,635 247,785 

권역별 부양비

통계청(2020)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전국 39.0 16.8 22.2 132.5 53.0 14.7 38.2 259.6 77.5 17.4 60.1 345.7 

수도권 35.3 16.3 19.0 116.9 48.1 14.3 33.8 236.9 71.0 17.1 53.8 314.2 

강원권 45.7 16.1 29.6 183.5 65.3 14.2 51.2 360.6 96.4 16.8 79.6 474.9 

충청권 41.0 18.1 22.9 126.8 54.4 16.5 37.9 230.1 78.3 18.8 59.5 315.6 

호남권 46.5 17.7 28.8 162.8 61.5 15.3 46.2 302.3 90.6 17.9 72.7 406.2 

영남권 42.1 16.8 25.4 151.2 58.8 14.6 44.2 302.8 85.7 17.0 68.8 405.3 

제주도 42.2 20.3 21.8 107.3 51.5 17.4 34.1 196.3 74.6 19.6 55.0 279.9 

(단위: 명)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