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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AAI 개발 및 산출방안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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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보고  

⧠ 출장목적 : UNECE의 EU 지역 노인지표 생산 및 통합지수(AAI) 산출방 법론 및 DB 
구축 활용방안 벤치마킹

⧠ 방문기관 : UNECE Population Unit 
⧠ 주요 면담자

○ Vitalija (UNECE Population Unit Chief)
○ Olga Kharitonova  (UNECE Population Unit AAI 담당) 

⧠ 주요 일정 : 2015. 9. 6 (일) ~ 9. 11 (금)
○ 9.6  이동
○ 9.7  스위스 제네바, UNECE의 EU 지역 분야별 노인지표 유형 및 원자료 생산 및 기초

자료 수집 및 담당자 인터뷰
○ 9.8  스위스 제네바, UNECE의 EU 지역 AAI 통합지수 구성 영역별 지표 및 산출방법론 

자료수집 및 담당자 인터뷰
○ 9.9  스위스 제네바, UNECE의 EU 지역 AAI 통합지수 특성 및  국제기구 산출지수와의 

차이점, 국제비교 연구 활용방안 및 우리나라 AAI 산출을 위한 DB 
구축방안 벤치마킹

○ 9.10~11  귀국

1. UNECE Population Unit 방문 및 자료수집, 인터뷰 주요내용
○ 인터뷰 대상자

－ Vitalija (UNECE Population Unit Chief)
－ Olga Kharitonova  (UNECE Population Unit AAI 담당) 

○ UNECE & EU Active Ageing Index 관련 자료수집 및 산출 기초자료 관련 인터뷰
－ UNECE와 EU Active Ageing Index 관련 추진배경 및 경과 등 기본개요 논의
－ AAI 하위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지표, 지표별 생산자료 및 산출방식 관련 자료소개
－ AAI Conference 주요 발표내용 및 최근 연구동향 및 계획 소개
－ 본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Active Ageing Index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관련 소개
－ 우리나라의 Active Ageing Index 추진과정에서 하위 영역별 지표생산을 위한 기초

통계 보유여부 및 생산 관련 자문 및 향후 협력계획 논의



- 2 -

2. UNECE Active Ageing Index 관련 주요 조사내용
⧠ Active Ageing Index(AAI) 개요

○ UNECE와 EU가 공동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년마다 산출하고 있는 AAI(Active 
Ageing Index)는, 노인의 활동 능력 및 건강한 고령화의 정도를 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통합 지수임
－ 2010년, 2012년, 2014년 AAI 산출결과는 각각 2008년, 2010년, 2012년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조사된 개별 지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됨
○ AAI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2002년 WHO(World Health Organisation)가 제2차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제시했던 Active Ageing와 관련된 개념 정의로부터 도출됨
－ 이것은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MIPAA)과도 관련되

며, AAI 방법론은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HDI)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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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Ageing Index(AAI)는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활기찬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경제활동 및 사회생

활에 참여하고 있는지 측정함
○ AAI 산출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의 차원에서 개별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전통적인 

active ageing에 대한 분석 틀을 다양한 영역별 지표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임
－ 이것은 active ageing과 관련된 노인의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다 광

범위한 관점에서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함
－ 또한, 이를 통해서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적 관점에서 실천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AAI는 4개 영역, 22개 지표로 구성된 종합적인 측정 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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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I는 각 국가 및 지역의 상이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정책 담당자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데이터 접근성 및 산출 가능성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됨
－ 따라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통해 부여된 4개 영역별, 

개별 지표별 가중치는 특정 국가의 상황과 정책적 선호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
음

－ 또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산출 불가능한 지표가 존재할 경우, 국가 간 비교연구 
등에 있어 제한적일지라도, AAI 목적과 영역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지표로 
대체하여 산출 및 활용할 수 있음

○ AAI 중 대부분의 지표는 UNECE 내 유럽국가에서 산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AAI의 분석 
틀은, 개별 지표별로 적절한 통계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국가 및 지방정부, 특정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출 가능함
－ 또한, 개별 지표 산출 결과와 그 합계로 측정되는 AAI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산출 가능함
○ AAI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UNECE 내 EU 국가 간 비교 분석에 활용하고 있

으며, 2014년의 경우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산출함
○ AAI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 및 지역적 포괄성을 확장하여 아이슬란드, 노르

웨이, 스위스를 포함할 예정이며, 비유럽권 국가인 캐나다, 미국까지도 대상으로 확대할 예
정임
－ 또한, pilot study를 통해 유럽 국가 중 조지아, 세르비아, 터키 추가 예정

⧠ AAI 4개 영역 구성
○ 고용(Employment) ☞ 4개 지표

－ 급여를 지급받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됨
○ 사회참여(Participation in society) ☞ 4개 지표

－ 급여를 지급받거나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됨 

○ 일상생활의 독립성·건강함·안정성(Independent, healthy & secure living) ☞ 8개 지표
－ 신체활동, 물리적 안전성, 건강한 노화, 평생학습, 재정적 안정성으로 구성

○ Active ageing 역량 및 환경(Capacity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active ageing) 
☞ 6개 지표
－ active ageing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3개 영역과 달리, 네 번째 영역은 

active ageing을 위한 가능성 또는 역량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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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I 4개 영역별 주요 지표

⧠ AAI 구성 영역별 지표 선정 원칙 및 산출자료 
○ AAI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별 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이 적용됨

－ 이러한 원칙들은, active ageing의 정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함과 동시에 정책 수
립을 위하여 독립적이고 통계정보의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는 AAI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 

－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Ÿ 국가 또는 지역 비교, 시계열적 비교, 성별에 따른 비교 등 다양한 측면의 비교 가능성

을 가져야 함
Ÿ 따라서,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또는 통계정보가 제공 및 접근 

가능해야 하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특정 국가에서만 산출 가능한 지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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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Ÿ AAI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계열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원자료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이 매우 중요함
Ÿ 특수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해 산출 가능한 지표는 포함되지 않음

－ 객관성(Objectivity)
Ÿ 다양한 지표의 선택과 각 지표의 가중치는 정책적 적용 가능성 및 적절성 확보하기 위

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전문가 집단의 토론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측정 결과(Measuring outcomes)

Ÿ 어떠한 지표가 active ageing을 위해 중요할지라도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측정 가
능성에 초점을 두고 지표 및 가중치가 결정됨

Ÿ 이것은 특히, Active ageing 역량 및 환경(Capacity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active ageing) 관련 지표 선정 과정에서 적용됨

－ 현 세대 노인 대상(Focus on current generation of the older people)
Ÿ 대부분의 지표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을 포함한 현 세대의 노인 코호트를 대상으로 

active ageing과 관련된 경험을 반영함
Ÿ active ageing 관련 결과는 대부분 생애주기에 걸쳐서 축적되는 경험을 반영하기 때

문임
－ 지리적 포괄성(Geographical coverage)

Ÿ 최초 AAI 설계 당시부터, AAI 프로젝트는 EU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UNECE 국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음

Ÿ 따라서, 원자료의 생산 및 지표 산출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데이
터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국가를 포괄할 수 없는 지표는 제외됨

－ 유연성(Flexibility)
Ÿ AAI는 EU 회원국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함
Ÿ 단, 비교 가능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 및 접근 가능할 경우 

이를 EU 회원국과 비교하는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7가지 원칙에 따라, 22개 AAI 지표들은 대부분 4가지 European household 

surveys를 기반으로 산출됨
－ EU Labour Force Survey (LFS)
－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SILC)
－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



- 7 -

－ European Social Survey (ESS)
－ 그밖에,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를 위한 지표는 EU 

project JA-EHLEIS(Joint Action-European Health and Life Expectancy 
Information System, 2011-2014)로부터, ‘ICT 활용’ 관련 지표는 Eurostat’s 
ICT Survey로부터 산출됨

○ AAI 개별 지표 산출 기반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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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8개국 AAI 산출결과 및 순위(2014)
○ 2014년 AAI 산출결과에 따르면, 비교대상 28개 국가 중에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Active ageing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유럽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한 그리스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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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8개국 2014년 AAI 영역별 산출결과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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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8개국 2014년 AAI 산출결과 기준 성별 격차(Gende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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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8개국 2014년 AAI 영역별 산출결과 기준 성별 격차(Gende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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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8개국 AAI 산출결과 변화 추이(2010~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