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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지역의 고유성과 학습도시의 기본 성격이 어우러진 지역 평

생학습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A지역을

중심으로 정책 분석, 관계자 FGI,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투입-산출

논리 모형에 따른 4개 영역, 15개 평가항목, 29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성은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성과지표를 통해 강

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성과지표 구성 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질 관리 체계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성과 역설이 일어나

지 않도록 측정 가능성, 관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성과지표를 넘어서 성과관리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자 그룹과의 협업, 주민의 참여 등의 방식을 구체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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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 성장 지향적 개발정책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각 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를 양적·질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김덕준·김범석, 2006; Rogers, 1990)가 활

발해지고 있다. 정책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

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환류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고영선·윤희숙·이주호, 2004; 오윤섭, 2018; 유란희·유은지, 2022).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정책의 성과관리 노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학습을 지역사회 운영의 원리로 채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운동이다(고영상 외, 2008). 1999년 경기도 광명시가 스스로 평생학습도시임을

천명한 이후, 2001년부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도

시를 지정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 기준으로 198개 지자체(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7.6%)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매력적인 신규 사업으로 인식함에 따라(고영상

외, 2008; 채재은·변종임, 2014),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졌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 구명(究明)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드러내는 연구(권대봉 외, 2010; 변종임 외, 2011; 신성현·

전주성, 2017; 이지혜·허준·김지현, 2021; 이창기·고영상·박경호, 2010; 임경수·이희수, 2019),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드러내는 연구(변종임·채재은·김세화, 2006; 채재은·변종임,

2014)가 수행되었다. 국가 단위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인정 및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

구(고영상 외, 2008; 최운실 외, 2010)가 이루어졌으나, 적극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최근 평생학습도시 질 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점검 및 전략적 대응 논의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시작할 것임을 밝히며 2019년 시범평가에 이어 2020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를 본격 도입하였고, 2023년부터 2주기 재지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단위에서 평

생학습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평생학습지수를 개발하였다(한인섭 외, 2022). 평생학습

지수는 표준화된 성과지표로 기능하여 지역별 평생학습 성과를 종합하거나 비교하는 등 사

업의 의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 단위에서 개발한 평가지표 또는 평생학습지수를 그대로 개별 도시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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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생학습 성과를 측정 및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유·무형

의 자원 보유 여부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지역사회의 맥락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이 자체적인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 평생학습 정책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학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의 부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허준 외, 2022). 이런 관점에서 허준 외(2022)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의 기본 성격과 도시만의 고유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표

조합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학습도시들이 스스로의 성과를 구성적

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역시 개별 도시의 고유성과 학습도시의 기본 성격이 어우러지는 성과지표를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충남의 A지역을 사례 도시로 선정하고, 도시의 평생

학습 정책성과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주요 항목과 내용을 개발·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A지역은 2012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2016년 GNLC 회원도시

가입 이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2021년), 평생학습대상 수상(2023년)의 성과를 내는

등 꾸준하게 지역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각 요소별로 세부적인 항목과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본래 질 관리 체계 구축은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관리 방안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질 관리 체계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이에 집중하였다. 또한,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양적·질적 지표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평생학습도시의 성과지표를 미시

적 지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임경수·이희수, 2019), 성과관리에 있어 미시

적 지표의 유용함이 밝혀졌다는 점(한인섭 외, 2022)을 고려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개념

성과관리는 성과(performance)와 관리(management)의 합성어로, 관리의 대상인 성과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된다(공병천, 2012). 정부 업무 성과관리의

경우에는 “정부 업무 추진에 있어 기관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

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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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정의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성과관리는 전략 기획에 기반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 평가방식, 보상체계를 포함한 내적

구성 체계와 공정한 성과평가, 업무 부담 완화, 성과정보 제공 등으로 이루어지는 외적 구

성체계로 이루어진다(이창길, 2007). 성과관리의 내적 구성 체계는 구체적으로 임무

(mission), 비전(vision), 전략목표(strategic goals), 성과 목표(performance goals),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s)를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성태제 외, 2006; 이은국·이영

범·이창길, 2015).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전략 기획, 성과 기획, 성과 측정, 성과 정보 공개·

보고 및 활용 등 체계적 과정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박중

훈 외, 2004).

성과관리의 내적 구성 체계 요인 중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 질적으로 제

시하는 지수로,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추구하는 도구이

다(박노욱 외, 2012). 성과지표는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 및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영역은 투입-산출 모형에 따라 투입(input), 과정/활동(process), 산출

(output), 결과(outcome)로 구분된다. 산출과 결과 영역은 모두 정책의 영향 측면을 확인하

는 영역인데, 일반적으로 산출은 일차적이고 단기적인 평가, 결과는 정책의 근본적 목적과

관련한 중장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성과지표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기관 특성과 성과지표가 갖추어

야 할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성과지표 요건으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2005)에서 제시한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관련성

(relevant), 적시성(timed) 등 다섯 가지 요건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이은국·이영범·이창길,

2015, p. 17, 재인용). 성태제 외(2006)의 성과지표 및 개발·관리 매뉴얼은 정책대표성, 적절

성, 인과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등을 성과지표의 요건으로 제안했다.

2. 평생학습 성과지표 개발 사례

평생학습 성과관리란 관리의 단위가 되는 사업, 기관, 또는 지역이 평생학습의 고유한 성

과를 드러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형식의 평생학습 실천 상황에서 일정한 투입

과 노력을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와 이차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전문적 원리와 과정을 포함한다(한인섭 외, 2022, p. 40).

평생학습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지역 평생학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등의

성과관리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국외 사례로는 유네스코의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

워크 활성화 평가 지표가 있다. 학습도시의 모니터링 요구에 따라 유네스코는 ‘학습도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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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포용적 성과’, ‘학습도시 건설의 주요 구성 요소’, ‘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기초 요건’을 3

대 대범주로 설정했는데, 이는 각각 평생학습의 투입, 과정, 산출 영역에 해당한다. 구체적으

로 3대 대범주는 하위에 12개 중점 영역과 42개 핵심 특징을 포함한다(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8). 예컨대, 학습도시 건설의 포용적 성과 중 개인의 권한 확대와

사회적 통합의 촉진 영역에는 성인문해율, 투표 참여율,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이상의 지표 내용은 여러 국가 다양한 도시들의 특색이 반영된 학습

도시 발전사항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 궁극적으로 학습도시의 지향성이 보편적이라는 점

을 전제한다는 점, 평생학습의 성과를 폭넓게 이해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사용하는 지표가 있

다.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서 평생학습도시 질 관리를 위

한 성과평가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주기, 2023년부터 현재까지 2

주기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교육부, 2020, 2023).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추진 체

계, 사업 운영, 사업 성과 등 3개 영역을 10개 평가분야로 나누고, 20개 세부 평가지표를 통

해 이를 측정한다. 예컨대, 추진체계 영역은 사업계획, 조직·인력 관리, 평생교육 예산, 평생

교육 접근성의 네 가지 평가분야로 구성된다. 이때,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3개 영역

또한 정책 평가의 투입, 변환, 산출 논리를 따른다.

지자체 단위의 성과지표 개발 사례로는 고양시, 부천시, 군포시 사례가 있다. 먼저, 고양

시는 2020년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평생학습

도시 성과 창출 확산, 평생학습도시 협력과 공유, 평생학습도시 지속가능 발전 및 성숙 등

4대 목표에 따라 15개 대영역, 25개 하위영역으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다(윤신희·이세훈·

김지훈, 2021). 예컨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목표 하에 시설 인프라 영역은 평생학습 관

련 시설 확보 정도와 학습자 친화적 인프라, 평생학습 시설인프라 종합만족도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부천시는 2021년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하여, 균형성과표에 기반한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KPI, 평생교육조직 KPI로 구분되며, 총 15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생학습도시 KPI의 경우

평생교육투자비, 평생학습시설 확보지수, 학습소외 해소지수 등을, 평생교육조직 KPI는 프

로그램 지수, 네트워크 활성화 지수, 학습동아리 지수 등을 포함한다(이희수·임경수, 2021).

군포시는 2022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였는데, 부천시와 동일하게 평생학습도시 KPI, 평생교육조직 KPI로 구분된다. 평생

학습도시 KPI의 경우 평생학습참여율, 학습도시 특성화지수, 평생학습 포용지수 등을, 평생

교육조직 KPI는평생학습 접근지수, 학습동아리 지수, 프로그램 개선 지수 등을 포함한다(최

운실 외, 2022).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성과지표 내용 중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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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격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지표일 것이다. 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측정 지표

평생학습

기반

(투입)

시설 기반
물적 공간 평생교육 기관 수

평생학습 정보 활용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재정 기반 평생학습 예산 평생학습 예산

인적 기반
지자체 인적자원 평생교육사 수

평생교육 분야 내외 인적 자원 평생학습 자격증 소지자 비율

평생학습

사업 및

실천

(과정/

산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평생학습 참여율

소외계층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통한 취업 및 창업 비율

평생학습 교육 결과 활용

평생교육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노력

평생교육 네트워크
평생교육 네트워크 내 기관 수

평생학습 관련 협의체 개최 건수

평생학습 동아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결과

(결과)

공동체 참여 자원봉사 참여율

개인 삶의

변화
개인 만족도 개인 삶의 만족도

<표 1> 국내외 평생학습 성과지표 중 공통 지표 내용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평생학습 성과지

표는 투입-산출 모델에 따라 성과측정 영역을 투입, 과정, 산출, 결과로 구분한다. 다만 사

례에 따라 과정과 산출, 또는 산출과 결과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성과지표는 적게는 세 개, 많게는 다섯 개의 목표 또는 대영역을 포함한다. 새로 평생학습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도 투입-산출 논리에 따른 영역 구분 기준을 참고하되,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정책 및 사업 비전, 주요하게 실천하는 평생학습 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평생학습 성과지표 사례는 여러 공통지표를 공유한다. 특히, 평생교육 투입과

관련한 평생교육 시설 기반, 예산, 인적자원 등 지표가 여러 사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반면, 평생학습 과정, 결과 영역에서는 공통지표가 상대적으로 적게 도출되었다. 가령, 유네

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성화 지표와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는 지속가능 발전

을 영역으로 두고 비슷한 지표를 활용하지만,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부천시, 군포시 사

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로 평생학습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각 평생학습 성과관리 체계

1) 5개의 성과지표 내용 간 비교·분석하여 자료 분석 과정을 드러낸 표는 <부록>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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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체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평생학습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수집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사례는 주로 통계자료, 서베이/설문, 전문가 리뷰/평가를 자료

로 활용했다(부록 참조). 정량 평가는 여타의 목적을 위하여 수합하는 통계자료를 평생학습

성과 관리에 연계하는 경우도 많았다. 새로운 평생학습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때도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평생학습 실태조사, 지역사회지표 조사 등 별도로 시행

된 조사와 연동하여 자료를 보다 쉽게 수집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성 자료의

경우, 자료 수집에 부과되는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에, 성과평가 주기, 설문/전문가

평가 문항, 설문/전문가 평가 시기 등을 조정하여 질 좋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A지역의 평생학습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성과지표의 주

요영역·항목·세부내용을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A지역 평생학습 정책 문서를 수집·분석하여 A지역의 사업 추진 맥락과 특성 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A지역 평생학습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의견을 살펴보고자 FGI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지자체의 성과지표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할 요소와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여 일차적으로

A지역 평생학습 성과지표(안)를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한 내용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평생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
초점집단면담

(FGI)
성과지표(안) 도출 델파이 조사

A지역 평생학습

정책

현황 분석

⇨

A지역 평생학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관리 인식

및 의견 조사

⇨

성과지표의

주요영역, 항목,

세부내용 도출

⇨

성과지표

타당화 및

최종개발

[그림 1] A지역 성과관리지표 개발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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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및 연구참여자

1) 초점집단면담(FGI)

초점집단면담(이하 FGI)은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이는 특정 현상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효

과적인 연구방법이다(김성재 외, 2000). 본 연구에서는 A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 관계자를

그룹별로 만나,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성과지표와 관련한 주요 요소와

내용을 도출하고자 FGI를 실시했다.

FGI 참여자는 A지역 평생학습 담당자,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관계자, A지역 평생학습

유관부서 담당자, 평생학습매니저 및 활동가 등 4개 그룹, 총 22명으로 구성하였다. FGI의

주된 내용은 A지역 평생학습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 평생학습 성과의 의미와 성과관리 필

요성, 평생학습 성과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 성과지표의 내용과 평가도구, 성과관리의 방식

과 체계 등이다.

구분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팀 사업 담당자 7명 2023. 08. 21(월), 10:00-12:00,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담당자 5명 2023. 08. 21(월), 14:00-16:00,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유관부서 담당자 5명 2023. 08. 22(화), 10:00-12:00,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매니저 및 활동가 5명 2023. 08. 22(화), 14:00-16:00, 평생학습관

<표 2> FGI 참여자 정보 및 면담일시

FGI는 연구진이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룹별로

120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인터뷰 종료 후

정리한 전사자료와 FGI 당시 연구진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참고하여 그룹별 논의내용을 주

제별로 정리하고 소주제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델파이 조사

전술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A지역 평생학습 성과지표(안)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고, 성

과지표의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

은 전문적 의견 제시 가능성, 집단의 역동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학, 평생교육을 전공한 대

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비롯한 A지역 평생교육 관련 현장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

성하였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집단 참여에 대한 동



88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3호

의를 얻었으며, 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연구진이 구성한 평생학습

성과지표(안) 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개념 정의의 명료성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하였다.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 및

최종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 2차 조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하

였다. 1차, 2차 조사에는 15명의 전문가 모두 참여하였다.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박사학위

취득 여부

평생교육분야 연구 

또는 현장 경력 5년 

이상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고OO OO진흥원 팀장 O O

김OO OO연구원 부연구위원 O O

이OO OO대학교 교수 O O

김OO OO대학교 교수 O O

박OO OO진흥원 팀장 O O

박OO OO대학교 교수 O O

박OO OO대학교 조교수 O O

신OO OO대학교 교수 O O

김OO OO진흥원 부장 O O

이OO OO대학교 조교수 O O

교육현장

전문가

김OO OO시청 교육전문위원 - O

오OO OO시청 팀장 - O

박OO OO시청 평생교육사 - O

유OO OO재단 부장 - O

김OO OO구청 평생교육사 - O

<표 3> 델파이 전문가 집단 구성 현황

델파이 조사 자료는 엑셀을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주요영역, 항목, 세부내용의 적절성, 타

당성, 명료성 응답에 대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 수렴도(convergence),

합의도(consensus), 변인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는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수의 비율로, 모든 전

문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1.00이고, 절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측정한다.

응답자가 15명인 경우, 0.6 이상일 시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보았다(Lawshe, 1975).

전문가의 응답이 일치하는 정도는 수렴도, 합의도, 변인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수렴도

(convergence)는 전문가의 의견 일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0.50보다 작을 때 전문가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합의도(consensus)는 전

문가의 50%가 어느 구간에서 일정한 응답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75보다 클 때 전

문가 의견이 잘 합의되었음을 의미한다. 변인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

균으로 나눈 값으로, 0.5 이하의 경우 전문가들의 응답이 안정적으로 일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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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평생학습 성과지표의 구성

1) A지역의 평생학습 정책 현황 분석

현재 A지역은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부적

으로 조정하여 ‘도시발전에 디딤돌 되는 평생학습 활성화 도시’라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추진 기반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2045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부

서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데, 평생학습과에서는 ‘A시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도시

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

램 참여율, 향후 10년 후 정주의사 등이 목표지표로 설정되었다. 이 외에도 2023년 A시 평

생학습과 직무성과과제 가운데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체계구축’이 평생학습 관련 과제로

포함되어, 읍면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 수,

프로그램 이수자 수를 기준으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탄탄한 평생학습 기반으로 시민의 학습 접근성 향상

견고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권 평생학습 정착

추진 

전략

역사와 소통하는

평생학습

시민이 디자인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살아나는

평생학습

시민이 살맛나는

평생학습

전략 

과제

시민성 향상을 위한

A시민대학 추진

교육강사·매니저·

활동가 지속적

네트워크

생활권·근거리

평생학습 체계 마련

가족이 함께 즐거운

학습사업 전개

평생학습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지역을 학습하는

충남학·A지역학 운영

차별없는 학습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소통하고 협력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

지역별·대상별·생애주

기별 맞춤형 교육

기회

추진

기반

과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지표

도입
평생학습의 전략적 기능 강화

[그림 2] A시 평생학습도시 비전 및 추진 전략

출처: A시, 2022, 2022년 평생학습도시 A시 추진성과집.

이 외에도, A지역은 2012년 ｢A시 평생학습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

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평생교육 분야 협의기구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A지역 내·외부 전문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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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이들 협의기구는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유관기관과 단체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무적

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지역은 문화복지국 내 평생학습과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정책팀, 평생학습지원팀, 학교지원팀, 행복

교육지원팀, 청소년팀, 청년정책팀 등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학습정책팀과 평생학습

지원팀 등 2개 부서에는 일반직과 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전담인력이 있다.

평생학습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A지역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통합플랫폼 구축과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 매입 등 적

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평생교육 시설 확충 및 학습기회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4개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과 주민

자치 업무를 연계하고 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는 마을자치지원관과 평생학습매니저

가 각 1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A지역은 평생학습포털과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

하여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강좌정보 획득, 수강 신청,

학습이력 관리 등이 가능한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A지역은 조례 제정, 협의기구 설치, 조직 및 인력구성, 예산 수립과 집행, 접근성

등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와 관련한 기반 조성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마을과 주민자치를 연계하여 고령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뿐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사업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A지역만의 평생학습 실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본

연구가 개발하고자 하는 A시 평생학습 성과지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A시 평생학습 정책

을 견인하는 데 활용되기 위해서는 A시의 정책 환경 및 목표뿐 아니라, 기존 평생학습 성

과관리 체계에서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A지역 평생학습 관계자의 평생학습 성과관리에 관한 인식 분석

A지역 평생학습 관계자의 평생학습 성과관리 인식에 관한 FGI 결과를 분석했을 때, 1)

평생학습 성과관리의 필요성 인식, 2)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필요성, 3) 평

생학습 성과관리를 위한 과제 등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우선 평생학습 성과관리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하여, A지역 평생학습 관계자들은 평생학

습 성과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평생학습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A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새로

운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A지역의 특성과 평생

교육 추진 현황을 다각도로 고려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A지역 평생학습 관계자들은 무엇을 평생학습의 성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견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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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다. 경우에 따라 모든 시민의 교육적 요구 충족을 위한 노력과 예산 사용의 효율

성이 부딪히기도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계자들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 간

격차와 기관별 특성, 평생교육 주제 영역 등 평생학습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

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A지역 평생학습 정책 방향 및 목표는 A지

역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평생학습 관계자와 함께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학습 성과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공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관계자들

은 평생학습 성과관리가 A지역 내 기관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

능성을 우려하며, 평생학습 성과관리가 각 기관의 고유한 교육적 기능을 발현시키고, 각각

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셋째, 평생학습 성과관리를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은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성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사도구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학습자를 비롯한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평생학습 성과평가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A지역 전체의 평생

학습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

기했다.

이상, 국내외 평생학습 성과지표 사례 분석 내용과 A지역 평생학습 정책 현황, A지역

평생학습 관계자의 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A지역 평생학습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

성하여 4개 영역, 17개 평가항목, 35개 성과지표 초안을 도출하였다. 기개발된 타도시 성과

지표와 같이 투입-성과 모형을 적용하였고, A지역의 전략과제 내용, 평생학습과 지역발전

의 관계를 강조한 관계자 인식 분석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하였다.

영역 평가항목 성과지표

평생학습

추진기반

(투입지표)

(1) 자원투입

(1) 평생교육 시설 확보

(2)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노력

(3) 평생교육 인력 투입

(4) 평생교육 예산 투입

(2) 법적기반 (1) 평생교육 유관 조례 제정

(3) 정보제공 (1)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평생학습

사업운영

(과정지표)

(1) 평생교육 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공유

(2) 협력적 실천

(1) 평생교육 협의회 개최

(2) 평생교육 협의회를 통한 실천

(3)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대

(4)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실천

(5) 국제 네트워크 확대

(6）타 부서/영역 간 협력사업 실천

<표 4> A지역 평생학습 성과지표 (1차 도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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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학습 성과지표 타당화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생학습 성과지표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를 통해 패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항목을 검토·수정하였으며, 4개 영역, 15개 평가항

목, 29개 성과지표로 최종 합의하였다. 구성영역 및 평가항목의 적절성, 성과지표 타당성,

세부내용 명료성에 대한 1·2차 델파이 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영역 및 평가항목

평생학습 성과지표의 구성영역으로 제안된 4개 항목의 적절성 분석 결과, 수렴도, 합의

도, 변인계수, CVR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개념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 이

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투입·과정·산출지표의 영역명을 ‘평생학습’에서 ‘평

생교육’으로 수정하였다.

영역 평가항목 성과지표

(3) 평생교육 파트너 발굴/양성
(1) 평생교육 강사 확보

(2) 평생교육 활동가 양성 및 운영

(4) 교육 운영

(1) 권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학습공동체 형성
(1) 학습동아리 수

(2) 학습동아리 지원 노력

평생학습

사업운영

결과

(산출지표)

(1) 평생학습 참여율

(1)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2)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3) 1인당 평생학습 참여경험

(2)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 평가항목과 동일

(3) 성인문해율 평가항목과 동일

(4) 평생학습 특성화 평가항목과 동일

(5) 평생학습 비용-효과성 분석 평가항목과 동일

(6) 사업 효과성 평가 및 분석 평가항목과 동일

평생학습을

통한 가치

창출

(결과지표)

(1) 평생학습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1) 학습 이후 사회활동 참여

(2) 학습 이후 취창업 연계

(2)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

(1) 공동체 의식 형성

(2) 지역 정주의사

(3) 사회적 자본

(3) 평생학습의 개인적 가치
(1) 삶에 대한 만족도

(2) 행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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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차 2차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평생교육 추진기반 (투입지표) 0.50 0.80 0.14 0.87 0.50 0.80 0.14 0.87

평생교육 사업운영 (과정지표) 0.50 0.80 0.10 1.00 0.50 0.80 0.11 1.00

평생교육 사업운영 결과 (산출지표) 0.50 0.80 0.14 0.87 0.50 0.80 0.11 1.00

평생학습을 통한 가치 창출 (결과지표) 0.50 0.75 0.14 0.87 0.05 0.80 0.11 1.00

<표 5> 구성영역의 적절성에 대한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별 평가항목에 대한 2회의 델파이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1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CVR, 수렴도, 합의도, 변인계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삭

제·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이 제안한 ‘평생학습 비용-효과성 분석’ 항목은 수

렴도·합의도·CVR 값이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삭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 항

목은 CVR은 기준 이상이었으나 다른 지표와의 비중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사업 효과성 분

석’ 항목과 통합하여 삭제하였다. ‘학습공동체’ 항목의 경우 CVR 값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개념과 범위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되었다. 이

에 연구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명은 유지하되 세부 설명을 일부 수정하였다. 2차 델

파이 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영역 평가항목

1차 2차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평생 학습

추진 기반

1. 자원투입 0.38 0.85 0.10 1.00 0.50 0.80 0.10 1.00

2. 법적기반 조성 0.50 0.80 0.14 0.86 0.50 0.75 0.12 1.00

3. 정보 접근성 0.50 0.78 0.19 0.86 0.5 0.75 0.14 0.87

평생 학습

사업 운영

1. 평생교육 계획 0.50 0.80 0.11 1.00 0.50 0.80 0.10 1.00

2. 협력적 실천 0.50 0.78 0.19 0.86 0.50 0.80 0.16 0.73

3. 평생교육 파트너 양성 0.50 0.80 0.21 0.71 0.50 0.80 0.14 0.87

4. 교육 운영 0.50 0.80 0.14 0.86 0.50 0.80 0.11 1.00

5. 학습공동체 형성 0.50 0.80 0.23 0.57 0.50 0.80 0.11 1.00

평생 학습

사업 운영

결과

1. 평생학습 참여율 0.50 0.80 0.11 1.00 0.50 0.80 0.10 1.00

2. 성인문해율 0.50 0.80 0.19 0.86 0.50 0.80 0.14 0.87

3. 평생학습 특성화 0.50 0.75 0.17 0.69 0.50 0.80 0.17 0.73

4. 평생교육 사업 효과성 분석 0.50 0.75 0.23 0.57 0.50 0.75 0.14 0.87

평생 학습을

통한 가치

창출

1. 평생학습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0.50 0.75 0.21 0.71 0.50 0.75 0.11 1.00

2.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 0.50 0.78 0.19 0.86 0.50 0.75 0.12 1.00

3. 평생학습의 개인적 가치 0.50 0.78 0.19 0.86 0.50 0.75 0.12 1.00
*표에서 ‘ ’는 델파이 항목 선정기준의 부적합 표시이며, 최종 미반영 지표는 생략하였음.

<표 6>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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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및 세부내용

항목별 세부 성과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생교육 추진기반(투입지

표) 영역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생교육 예산 투입’ 지표의 세부내용에 대한 CVR

값이 0.57로 낮게 나타나 패널 의견을 반영하여 권역별 예산 지원 비율에 관한 세부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종합정보 제공’ 지표의 세부내용에 대해 수렴도, 합의도, CVR

값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패널의 의견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

으로 수정하였다. 패널 검토 의견을 반영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6개 성과지표 및 세부

내용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

항목
성과지표 구분

1차 2차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1. 자원

투입

(1)평생교육 시설

확보

타당성 0.50 0.75 0.19 0.60 0.50 0.75 0.12 1.00

명료성 0.50 0.80 0.21 0.73 0.50 0.75 0.19 0.87

(2)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노력

타당성 0.50 0.80 0.14 0.87 0.50 0.80 0.11 1.00

명료성 0.50 0.80 0.16 0.73 0.50 0.80 0.10 1.00

(3)평생교육 인력

투입

타당성 0.50 0.78 0.17 0.71 0.50 0.80 0.11 1.00

명료성 0.50 0.80 0.17 0.71 0.50 0.80 0.11 1.00

(4)평생교육 예산

투입

타당성 0.50 0.78 0.15 0.86
0.50 0.80 0.10 1.00

0.50 0.80 0.11 1.00

명료성 0.38 0.85 0.23 0.57
0.50 0.80 0.14 0.87

0.50 0.80 0.19 0.87

2. 법적

기반

(1)평생교육 조례

제·개정

타당성 0.50 0.80 0.17 0.73 0.50 0.80 0.11 1.00

명료성 0.50 0.80 0.23 0.60 0.50 0.80 0.14 0.87

3. 정보

제공

(1)평생교육 종합정보

제공

타당성 0.50 0.80 0.21 0.73
0.50 0.80 0.11 1.00

0.50 0.75 0.12 1.00

명료성 0.75 0.63 0.26 0.47
0.50 0.75 0.19 0.60

0.50 0.75 0.12 1.00
*표에서 ‘ ’는 델파이 항목 선정기준의 부적합 표시이며, 최종 미반영 지표는 생략하였음.

<표 7> 투입지표 영역의 성과지표 및 세부내용에 대한 델파이 분석 결과

평생학습 사업운영(과정지표) 영역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개 지표 중 11개 지표

가 기준을 통과하였다. 다만, ‘국제 네트워크 확대’, ‘평생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지표가 성

과지표의 타당성, 세부내용의 명료성 모두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지표는 세부내용의 명료성이 수렴도, 합의도, CVR 값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 네

트워크 확대’의 경우 이를 정량지표로 제시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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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평생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역시

양성을 넘어 실제 실천을 확인하는 지표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패널 의

견을 검토하여 용어 수정 및 유사지표 간 통합을 통해 성과지표를 12개로 조정하였으며, 2

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11개 성과지표로 확정하였다.

평가

항목
성과지표 구분

1차 2차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1. 평생교육

계획

(1)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공유

타당성 0.50 0.80 0.14 0.87 0.50 0.8 0.10 1.00

명료성 0.50 0.80 0.20 0.73 0.50 0.8 0.19 0.60

2. 협력적

실천

(1)평생교육협의회

구축 및 실천

타당성 0.50 0.80 0.11 1.00
0.25 0.9 0.10 1.00

0.25 0.9 0.10 1.00

명료성 0.50 0.80 0.23 0.60
0.50 0.8 0.14 0.87

0.50 0.8 0.14 0.87

(2)평생교육 네트워크

확대 및 실천

타당성 0.50 0.80 0.19 0.87
0 1.00 0.09 1.00

0 1.00 0.09 1.00

명료성 0.50 0.80 0.19 0.60
0.50 0.80 0.14 0.87

0.50 0.80 0.14 0.87

(3)국제 네트워크 확대

타당성
0.75 0.63 0.23 0.47

0.50 0.80 0.11 1.00
0.50 0.75 0.18 0.60

명료성
0.50 0.75 0.25 0.60

0.50 0.75 0.22 0.6
1.00 0.50 0.28 0.33

3. 평생교육

파트너

양성

(1)평생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타당성 0.75 0.63 0.23 0.47
0.50 0.80 0.11 1.00

0.50 0.80 0.11 1.00

명료성 1.00 0.50 0.25 0.33
0.50 0.75 0.12 1.00

0.50 0.75 0.14 0.87

(2)평생교육 활동가

양성 및 지원

타당성 0.50 0.75 0.21 0.73 0.50 0.80 0.11 1.00

명료성 0.50 0.80 0.21 0.73 0.50 0.75 0.12 1.00

4. 교육

운영

(1)권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타당성 0.50 0.75 0.18 0.60 0.50 0.80 0.11 1.00

명료성 1.00 0.50 0.25 0.33 0.50 0.75 0.12 1.00

(2)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타당성 0.50 0.75 0.12 1.00 0.25 0.90 0.10 1.00

명료성 0.50 0.75 0.21 0.73 0.50 0.80 0.11 1.00

(3)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타당성 0.50 0.75 0.12 1.00 0.50 0.80 0.11 1.00

명료성 0.50 0.75 0.18 0.60 0.50 0.80 0.14 0.87

5. 학습

공동체

형성

(1)학습동아리 수
타당성 0.50 0.80 0.11 1.00 0.25 0.90 0.10 1.00

명료성 0.50 0.80 0.11 1.00 0.50 0.80 0.11 1.00

(2)학습동아리 지원

노력

타당성
0.50 0.80 0.14 0.87 0.25 0.90 0.10 1.00

0.50 0.80 0.10 1.00 0.25 0.90 0.10 1.00

명료성
0.50 0.80 0.14 0.87 0.50 0.80 0.11 1.00

0.50 0.80 0.14 0.87 0.50 0.80 0.11 1.00
*표에서 ‘ ’는 델파이 항목 선정기준의 부적합 표시이며, 최종 미반영 지표는 생략하였음.

<표 8> 과정지표 영역의 성과지표 및 세부내용에 대한 델파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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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사업운영 결과(산출지표) 영역에서는 8개 지표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인당 평생학습 참여 경험’과 ‘평생학습 특성화’, ‘평생학습 비용-효과성 분석’ 지표의 CVR

값이 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결과 및 패널 의견을 반영하여 ‘1인당 평생학습 참

여 경험’, ‘평생학습 비용-효과성 분석’ 지표는 각각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교육 사

업 효과성 분석’ 지표의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조정된 지표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구진 협의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지표는 ‘평생교

육 사업 효과성 분석’ 지표의 세부내용으로 포함되면서 산출지표 영역에서는 4개 항목, 5개

지표가 확정되었다.

평가

항목
성과지표 구분

1차 2차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1. 평생학습

참여율

(1)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타당성 0.50 0.80 0.20 0.73 0.50 0.80 0.19 0.87

명료성 0.50 0.80 0.23 0.60 0.50 0.80 0.17 0.73

(2)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타당성
0.50 0.80 0.19 0.87 0.50 0.80 0.19 0.87

0.50 0.80 0.14 0.87 0.50 0.80 0.19 0.87

명료성
0.50 0.80 0.23 0.60 0.50 0.80 0.14 0.87

0.50 0.75 0.26 0.60 0.50 0.80 0.21 0.73

2. 성인 문해율 (1)성인 문해율
타당성 0.50 0.80 0.20 0.73 0.50 0.75 0.19 0.87

명료성 0.75 0.70 0.24 0.47 0.50 0.75 0.12 1.00

3. 평생학습

특성화
(1)평생학습 특성화

타당성 0.50 0.75 0.14 0.87 0.50 0.80 0.11 1.00

명료성 0.88 0.56 0.21 0.43 0.50 0.75 0.24 0.87

4. 사업 효과성

분석

(1)평생교육 사업

효과성 분석

타당성 0.25 0.88 0.21 0.60 0.50 0.80 0.26 0.73

명료성 0.75 0.63 0.25 0.20 0.50 0.75 0.26 0.73
*표에서 ‘ ’는 델파이 항목 선정기준의 부적합 표시이며, 최종 미반영 지표는 생략하였음.

<표 9> 산출지표 영역의 성과지표 및 세부내용에 대한 델파이 분석 결과

평생학습을 통한 가치 창출(결과지표) 영역의 성과지표 및 세부내용은 2회의 델파이 조

사에서 수렴도, 합의도, 변인계수, CVR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고, 사회조사 지표와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내용을 일부 수정하

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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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성과지표 구분

1차 2차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수렴도 합의도

변인

계수
CVR

1. 평생학습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1)학습 이후 사회활동

참여

타당성
0.50 0.80 0.11 1.00 0.50 0.80 0.11 1.00

0.50 0.80 0.11 1.00 0.50 0.80 0.11 1.00

명료성
0.50 0.80 0.21 0.73 0.50 0.75 0.26 0.73

0.50 0.80 0.19 0.87 0.50 0.75 0.14 0.87

(2)학습 이후 취창업

연계

타당성 0.50 0.75 0.12 1.00 0.50 0.80 0.11 1.00

명료성 0.50 0.75 0.24 0.73 0.50 0.75 0.14 0.87

2.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

(1)공동체 의식 형성
타당성 0.50 0.80 0.19 0.87 0.50 0.75 0.12 1.00

명료성 0.50 0.80 0.14 0.87 0.50 0.75 0.12 1.00

(2)지역정주의사

타당성
0.50 0.80 0.21 0.73 0.50 0.80 0.11 1.00

0.50 0.80 0.21 0.73 0.50 0.75 0.19 0.87

명료성
0.50 0.80 0.14 0.87 0.50 0.75 0.12 1.00

0.50 0.80 0.16 0.73 0.50 0.80 0.11 1.00

(3)사회적 자본
타당성 0.50 0.75 0.21 0.73 0.50 0.75 0.12 1.00

명료성 0.50 0.80 0.19 0.60 0.50 0.75 0.16 0.73

3. 평생학습의

개인적 가치

(1)삶에 대한 만족도
타당성 0.50 0.80 0.19 0.87 0.50 0.75 0.12 1.00

명료성 0.50 0.80 0.14 0.87 0.50 0.80 0.11 1.00

(2)행복도
타당성 0.50 0.80 0.21 0.73 0.50 0.75 0.14 0.87

명료성 0.50 0.80 0.14 0.87 0.50 0.80 0.11 1.00

<표 10> 결과지표 영역의 성과지표 및 세부내용에 대한 델파이 분석 결과

3) A지역 평생학습 성과지표 도출 결과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연구진 협의를 통해 도출된 A지역 평생학습 성과지표는 <표 11>,

<표 12>와 같으며, 4개 영역, 15개 평가항목, 29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평생교육 추진기반 영역(투입지표)은 자원투입, 법적기반 조성, 정보 접근성의 4개

하위 항목으로 평생교육 사업운영 영역(과정지표)은 평생교육 계획, 협력적 실천, 평생교육

파트너 양성, 교육 운영, 학습공동체 형성의 5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평생교육 사업

운영 결과 영역(산출지표)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 성인 문해율,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효

과성 분석의 4개 하위 항목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가치 창출 영역(효과지표)에서는 평생학

습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 평생학습 개인적 가치의 3개 하위 항

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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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역 설명 평가항목

평생교육

추진기반

(투입지표)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관, 단체가 제반

자원을 적절하게 투입하였는가?

1. 자원투입

2. 법적기반 조성

3. 정보 접근성

평생교육 사업운영

(과정지표)

·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하며,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1. 평생교육 계획

2. 협력적 실천

3. 평생교육 파트너 양성

4. 교육 운영

5. 학습공동체 형성

평생교육 사업

운영 결과

(산출지표)

· 평생교육 사업 운영 결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정도는 변화하고 있는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1. 평생학습 참여율

2. 성인 문해율

3. 평생학습 특성화

4. 사업 효과성 분석

평생학습을 통한

가치 창출

(효과지표)

·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결과는 개인적,

공동체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

1. 평생학습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2.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

3. 평생학습의 개인적 가치

<표 11> A지역 평생학습 성과지표의 영역 및 평가항목(최종)

평가항목 성과지표 지표 정의

평생교육 추진 기반

1. 자원투입

(1) 평생교육 시설 확보
· 평생교육법과 기타법령에 의거하여 설치한 지역사회 교육

기관·단체 현황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함

(2)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노력

· 평생학습 정책의 원활한 수행 및 전달을 위해 지역 및 권역,

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관계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확인함

(3) 평생교육 인력 투입

· 평생교육 사업의 질은 업무 전담조직의 규모, 전문 인력 배치

현황,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평생교육 인력 투입 현황을 측정함

(4) 평생교육 예산 투입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 확보 노력과 실적을

측정함

2. 법적기반

조성

(1) 평생교육 유관 조례

제·개정

·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유관

조례를 적정하게 제·개정하였는지를 확인함

3. 정보 접근성
(1)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 시민의 평생학습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확인함

평생교육 사업 운영

1. 평생교육 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 수

립 및 공유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 정도를 확인함

2. 협력적 실천

(1) 평생교육 협의회

구축 및 실천

· 평생학습도시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실천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를 확인함

(2)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대 및 실천

·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협력적 실천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노력 정도를 확인함

<표 12> A지역 평생학습 정책 세부 성과지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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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성과지표 지표 정의

(3)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 국제 평생교육 발전 동향 및 우수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 참여와, 지역의 평생교육 우수성과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함

3. 평생교육

파트너 양성

(1) 평생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 관내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평생교육 강사 교육정보 제공을

하고, 강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관리 노력을 확인함

(2) 평생교육 활동가

양성 및 지원

·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이자,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평생교육 활동가 양성 및

지원 실적을 확인함

4. 교육 운영

(1) 권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법과 기타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단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측정함

(2)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법과 기타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단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중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측정함

(3)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법과 기타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단체에서 시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맞춤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한 정도를 확인함

5. 학습공동체

형성

(1) 학습동아리 수 · 지역사회 내 학습동아리 구축 현황에 대해 측정함

(2) 학습동아리 지원

노력
· 지역사회 내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 실적을 측정함

평생교육 사업 운영 결과

1. 평생학습

참여율

(1)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 지자체, 평생교육 기관·단체에서 진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과정을 이수한 주민의 비율 등을 측정함

· 지역 평생학습 정책의 초점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비율과

실인원 중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포함하여 측정함

(2)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의 노력과 실적을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함

2. 성인 문해율 (1) 성인 문해율
· 지역의 성인 문해율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과 문해율 변화

정도를 측정함

3. 평생학습

특성화
(1) 평생학습 특성화

· 지역에서 실행된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확인함

4. 사업 효과성

분석

(1) 평생교육 사업

효과성 분석
· 지역에서 추진한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함

평생학습을 통한 가치 창출

1. 평생학습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1) 학습 이후 사회활동

참여

·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의 지역사회 환원 활동 지원 실적 및

노력을 확인함

(2) 학습 이후 취창업

연계
·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의 취·창업 지원 노력을 확인함

2.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

(1) 공동체 의식 형성
·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 수준 및 공동체 의식

형성 지원 노력을 측정함

(2) 지역 정주의사 ·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의 지역 정주의식 수준을 측정함

(3) 사회적 자본 ·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 수준을 측정함

3. 평생학습의

개인적 가치

(1) 삶에 대한 만족도 ·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함

(2) 행복도 ·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의 행복도 수준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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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지역 평생학습 정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의 맥락을 고려

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정책 성과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주요 항

목과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외 평생학습 성과지표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평생학습도시의 기본 성격을 반영한 공통 지표 내용을 추출하고, A지역의

평생학습 정책 현황 분석 및 관계자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도시의 맥락을 반영한 지표 내용

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안)

를 최종 확정하였다. 확정한 지표는 투입-산출의 논리모형에 따른 4대 주요 영역, 15개 평

가항목, 29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지표체계는 A지역의 도시 비전을 중심에 두고, 필

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투입하고 있는지, 도시 내 공공·민간 파트너들과 충분하게 협력하여

시민의 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그 결과, 개인 삶의 변화와 도시 전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세부적인 지표내용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주요 항목과 타 지역에서 개발한 지표 중 공통 지표 내용을 포함하였고, A지

역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예컨대, 권역별 교육 운영, 성인 문해율, 지역 정주의식 등)도 포

함하였다. 특히, FGI 분석에서 도출된 것과 같이 평생학습 정책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

상 및 지역 성장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경제적 가

치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평생학습 정책의

특성은 투입-산출의 논리 모형 중 투입 영역보다는 과정 및 결과 영역에 주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A지역은 지자체 내 타 부서의 교육 사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하며 중복과 결락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자

간의 ‘협력적 실천’이라는 항목으로 관리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A지역은 지역에 비문

해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문해교육을 실행하고 있고, 도내에서 정주여건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교육사업의 목표 중 하나를 정주의식 제고로 설정한 바 있

다. 이러한 특징이 ‘성인 문해율’,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라는 항목으로 연결되었다. 이

처럼 A지역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어떤 ‘목표’하에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지가 타 지

역과 차별화된 성과지표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의 고유성이 지역의 맥락에 대

한 고민과 탐구의 결과 형성된다고 할 때(Watson & Wu, 2015), 평생학습 정책 사업의 내

용뿐 아니라, 성과관리를 통해 이러한 고유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평생학습 성과지표는 이미 시행 중인 각종 평가 및 질 관리 체계와의 관련성을 고

려해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A지역은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대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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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별도로 지자체 내에서 성과관리 및 업무기능 향상을 위해 자체 성과관리 시스템을 작

동 중이다. 또한 A지역은 GNLC 가입 도시로서 유네스코의 특성화 지표를 고려한 정책 사

업(예컨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A지역은 최소

3개 이상의 성과관리 내용을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하나의 지역에 상호 관

련성이 깊은 성과관리 시스템이 다중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하는 평생학습

성과지표는 이전에 구축된 성과관리 시스템의 내용과 방식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리 체계

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평생학습 정책 성과관리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입 장벽과

피로도를 낮춤으로써 여러 성과관리 체계가 의미 있게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투입-산출의 논리 모형에서 결과 영역을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를 구분할

때, 성과 영역에서는 측정의 가능성, 영역 간의 연계성, 지표로서의 유용성 측면을 충분하

게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성과 영역에는 비교적 장기간 자원 투자를 통해 개인 및 지

역사회에 나타나게 될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하기에 측정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측정 방식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 및 지역사회에 일어난 장기적 변화는 복

합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오직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투입 및 과정에

만 영향을 받은 고유의 성과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그렇기에 성과관리 체계

를 구축함에 있어 성과 영역의 측정 가능성, 영역 간 연계성, 지표의 유용성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지표를 적용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설명하거나, 모

니터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이 연구는 평생학습 성과지표의 성과 영역에 ‘지역 정

주의사’ 지표를 포함했는데, 정주의사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장기적 변화로 평생교육 외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연구는 ‘지역 정주의사’를 성과지표로 포

함하기 위해 정주의사가 A지역 교육사업 목표이며, A지역이 지역 사회지표 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정주의사에 관한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기에 응답자의 평생교육 참

여 여부와 정주의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이와 같은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과측정과 실제 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성과역설

(performance paradox)’이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이정철·이정욱, 2021).

성과지표는 평가의 목적, 표준 척도, 대조 지표의 유무와 성격 등에 따라 설정 방식이 달

라지고, 평가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박동비, 2022; Chalmers, 2008). 따라서 성과지표 개

발 과정의 체계성과 엄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내용

을 분석하고,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타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과지표 개발의 체계성과 엄밀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성과관리 도구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균형성과지표(BSC)와는 다

른 관점에서 지역 평생학습의 성과를 드러내는 방식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BSC는 조직의 성과를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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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각각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논리적 인과관계 모형이다(권순철·박

순애·손지은, 2017; 안경섭·유홍림, 2011). 이를 통해 각각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구

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에 국내의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BSC 성과지표를 적극 도입·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公)조직의 장기적인 가치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

는 성과관리의 수단으로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나(권순철·박순애·손지은, 2017),

교육정책과 같이 장기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나태준·이남국, 2005), 그리고 상대적 비교를 통한 경쟁촉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김

철회·조만형·김용훈, 2006) 등이 존재한다. 이 점에 주목할 때 본 연구는 지역 평생학습 성과

지표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성과지표 개발을 넘어서 성과관리까지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 그

룹과의 협업 및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실행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평생학

습 정책 성과관리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와 성장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다양한 집단(예컨대, 행정조직 내 평생학습 유관부서, 지

역 내 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습을 매개로 한 주민의 성

장과 참여, 다양한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지역 평생학습 정책의 지향점을 고려할 때, 주민

이 평생학습 성과관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의미 있는 학습 구성의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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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영역
하위영역

(요인)
측정지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성화 

지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평생

학습

도시

기반

시설

인프라

평생학습관련

시설 확보 정도

인구 1인당 평생교육 기관 수(평생교육법이 의

거한 기관)
○ ○ ○ 현황통계

인구 1인당 평생학습 전용시설 수 ○ 현황통계

평생학습 시설 지역 균형 정도 ○ 현황/서베이

학습자 친화적

인프라

학습자 환경 조성 만족도 ○ 서베이

평생학습 시설의 지역 접근성 만족도 ○ 서베이

정보

인프라

평생학습

정보 구축

평생학습 정보 구축 다양성(온라인, 모바일, 오

프라인 등) 만족도
정성/서베이

평생학습 정보 전년대비 증가 비율 현황통계

평생학습 정보 전년대비 변화 비율 현황/서베이

평생학습

정보 활용

평생학습 플랫폼 구성의 적절성 ○ ○ 정성

평생학습 플랫폼 이용 만족도 서베이

평생학습 정보 유용성 만족도 서베이

재정

인프라
평생학습 예산

인구 1인당 평생학습 예산 증가율 ○
○ ○

현황통계

고양시 전체 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비율 ○ 현황통계

조직

인프라

지자체

인적자원

평생학습 전담 인력 1명당 담당하는 시민의 수 ○ 현황통계

전담 조직 내 평생교육사 수 ○ ○ 현황통계

시민 학습활동 기획 전문인력 수 ○ 현황통계

평생교육 분야

내외 인적자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 ○ 현황통계

평생학습 관련 자원봉사 경험비율 ○ 서베이

평생학습 강사 풀 DB 구축 정도 ○ 정성/현황통계

<부록> 평생학습 성과지표 사례 비교(기준: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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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영역
하위영역

(요인)
측정지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성화 

지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평생학습 강사, 평생교육활동가, 학습동아리 종

합 만족도
○ 서베이

시민 참여자 비율 ○ 현황통계

정책

인프라

평생학습

정책의 연계

및 성과

도시발전계획 평생학습 정책 반영 및 연계정도 ○ 전문가 정성평가

시청 내 타 부서와 연계정책 정도 ○ 전문가 정성평가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제 수 ○ 현황통계

리더십 발휘

및 책무 이행도
학습도시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정도 ○ 전문가 정성평가

학습도시

지원 정도

지역별 평생학습 특성반영 정도 ○ 전문가 정성평가

학습도시 관련 협의체 수 ○ 현황통계

학습도시 관련 협의 개최건수 ○ 현황통계

학습자 지원 정책 만족도(학습비, 교통편의 지

원, 학습동아리 지원 등)
○ 서베이

평생학습 등록 동아리 중 지원을 받은 동아리

비율
○ ○ 현황통계

평생

학습

도시

성과

창출

확산

학습의

접근성
학습기회 보장

평생학습 참여율(연령별, 지역별, 프로그램 6대

영역별 등 세분화)
○ ○ ○ 서베이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 ○ 서베이

평생학습 소외자(직장인, 청년, 40-50대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율
○ 서베이

평생학습 평균 참여 시간 ○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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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영역
하위영역

(요인)
측정지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성화 

지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소외계층(장애인,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

주자)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

(체감정도)

○ ○ ○ ○ 전문가/서베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비 ○ 현황통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수 ○ ○ 현황통계

학습의

다양성

교육 내용의

다양성

프로그램에 주민요구 반영 정도 만족도 ○ 서베이

6대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비율 ○ ○ ○ 현황통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양성 만족도 ○ 현황통계

교육 대상의

다양성

생애주기 대상별 교육 비율 ○ 정성/현황

맞춤형 대상 교육 비율(전체교육 대비 맞춤형

교육 비율)
○ 정성/현황

교육 방법의

다양성

학습서비스 유형별(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블렌디드) 참여율
서베이

학습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 서베이

프로그램 운영시간대 만족도 ○ 현황/서베이

공공시설의

평생학습

활용정도

(영역변경)

평생학습 차원의 공공도서관 활용률 현황/서베이

평생학습 차원의 주민자치회관 활용률 현황/서베이

평생학습 차원의 사회복지관 활용률 현황/서베이

평생학습 차원의 박물관 활용률 현황/서베이

시대적 변화의

다양성

기술발전에 따른 평생학습 변화정도 ○ 정성/서베이

융복합 프로그램 수 ○ 정성/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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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영역
하위영역

(요인)
측정지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성화 

지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학습의

연계성

직업 창출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 비율
○ 현황통계

대상별 맞춤 직업 관련 교육 수/비율(청년, 중

장년,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 현황/서베이

교육만족도 ○ 서베이

평생학습 결과

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 비율(모든대상) ○ 현황/서베이

교육을 통한 취업 및 창업 비율(모든대상) ○ ○ ○ 현황/서베이

개인 삶의 평생학습 교육 활용정도(활용 만족도) ○ ○ ○ 서베이

학습의

확산성

공공 홍보 및

이벤트

공공행사 참여 만족도 ○ 서베이

행사 관련 정보 접근 만족도 ○ 서베이

성과 공유 및

확산

지역 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건수
○ ○ 현황/서베이

시민들의 평생학습 인지도 변화 ○ 서베이

평생

학습

도시

협력

과

공유

네트워크

고도화

기관 네트워크

평생교육 네트워크 내 기관 수 ○ ○ 현황통계

기관 간의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건수 ○ 현황통계

국제 평생교육 관련 기구 가입 여부/건수 ○ 현황통계

인적 네트워크

평생교육관계자 교류 건수 ○ 현황통계

평생학습 관련 협의체 개최 건수 ○ ○ ○ 현황통계

인적 DB구축 비율 ○ 정성/현황

정보 네트워크

시 부서 간 평생학습 정보 공유 정도 ○ 정성/현황

관련기관 평생교육 정보 공유 정도 ○ 정성/현황

국내외 평생학습 사업을 통한 정보 교류 건수 ○ 정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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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영역
하위영역

(요인)
측정지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성화 

지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평생학습기관 간의 정보 DB 공유 정도 ○ 정성/현황

시설 네트워크 평생학습기관 간의 시설 공유 건수 ○ 정성/현황

성과 평가

및

관리

학습도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정도 ○ 정성/현황

모니터링 시행 정도(횟수) ○ 정성/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반영정도 ○ 정성/현황

평생

학습

도시

지속

가능

발전

및

성숙

지역사회

참여 및

포용

지역사회 참여

공공활동에 대한 참여율 ○ 서베이

학습모임 참여율 ○ 서베이

시민단체 참여율 ○ 서베이

자원봉사 참여율 ○ ○ ○ 서베이

지역사회 연대

고양시 정주의식 ○ 서베이

고양시민 자긍심 ○ 서베이

공동체 소속감 ○ 서베이

이웃에 대한 신뢰도 ○ 서베이

사회적 차별

견제

지역내 평생교육기관 여성 전문가 비율 ○ 현황통계

지역내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 현황통계

다름에 대한 관용 정도 ○ 서베이

사회적 차별에 대한 경험 정도 ○ 서베이

공정성 인식도 ○ 서베이

시정참여

선거투표율 ○ 현황통계

시정원탁토론 개최 수 ○ 서베이

공익활동 참여율 ○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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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영역
하위영역

(요인)
측정지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성화 

지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환경교육 운영건수 ○ 서베이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이용률 ○ 서베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서베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정도 ○ 서베이

재활용률 ○ 서베이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 정도(대상별) ○ 서베이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성 강화 정도 ○ 서베이

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정도 ○ 서베이

성 평등 교육 운영 건수 ○ 서베이

세대간 갈등 해결 정도 ○ 서베이

불평등 감소 정도 ○ 서베이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

환경적 가치 실현 노력정도 ○ 서베이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정도 ○ 서베이

공정의 가치 실현 노력정도 ○ 서베이

문화적 가치 실현 노력정도 ○ 서베이

공동체적 가치 실현 노력정도 ○ 서베이

개인 및

지역의

공동체

변화

개인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정도

○

서베이

정서의 변화 정도(긍정/부정) 서베이

개인의 행복도 서베이

평생학습의 가치 정도 ○ 서베이

자기 성장감 ○ 서베이

조직 내 역량강화 인지도(가족, 조직, 지역) ○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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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영역
하위영역

(요인)
측정지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성화 

지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지역 내 삶의

변화

지역내 지속 거주의사

○

서베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가 서베이

이웃과의 관계 친밀도 서베이

시정 정책 관심도 증가 서베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 증가 서베이

*출처: 교육부(2023), 윤신희 외(2021), 이희수·임경수(2021), 최운실 외(2022),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8)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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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Lifelong Learning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City A

Eunkyung Kim (Kongju National University)

Sangok Park (Kongju National University)

Euitae Kim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yunglim Lee (Kongju National University)

Jaeyeon Kim (Gyeonggi Do Provincial Institution of Lifelong Learning)

Changmin Je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regional lifelong learning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ombine regional uniqueness with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a learning city. Policy analysis, related party FGI, and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centering on area A in Chungnam. Consequently, 4 areas,

15 evaluation items, and 29 performance indicators were derived using the

input-output logical model. This process confirmed that the region’s uniqueness

can be strengthened not only through the project contents but also through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at the relevance of various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effect in the region should be considered. The measurability and

relationship should be fully reviewed to prevent performance paradoxes. Moreover,

to expand the discussion beyond performance indicators to the level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 method of collabo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

groups as well as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be specified.

∙ Key words: regional lifelong learning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performance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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