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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ng-Chool Choi / Hong-Sam Kim / Eun-Hee Lee / Kyung-Soon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in advance the effects that may occur when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important forest-related authorities to local governments, 

and through this, to secure information on appropriate transfer to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causal map analysis and feedback loop analysis used in system dynamics 

methodology are utilized. As a result of searching for feedback loops on ripple effects on 

the premise of the transfer of forest administration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 

total of 12 feedback loops were found. The issue of transfer of forest administration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could become a more acute issue if a new type of local 

government, such as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quests separate and 

special authorities. When forest administration authority is transferred to a province,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an aris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maximize the advantages and minimize the disadvantages, and to what extent forest 

administration authority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e causal map 

analysis and feedback loop search by system dynamics will be able to provide direct help 

in discussing the forest administration authority more objectively when the issue of 

transfer of autho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raised.

Keywords: transfer of forest administration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system 
dynamics, feedback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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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림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산림 분야에 대한 결정권과 실

행권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전체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시하

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맞춰 산림 관리와 보전,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가지

고 있다. 산림은 지역마다 특성과 문제가 다를 수 있다.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지역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산림 관리와 보전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이기 때

문에 현장 상황과 필요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산림 관리

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가 모든 산림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게 된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산림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중요한 정책 수립과 지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산림행정 권

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지방이양은 지방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기

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분야에서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주

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지역민들이 산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지방

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역별로 산림 관리 정책과 실행이 다를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유발하며, 산림 자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일관된 접근이 어려울 수 있게 될 수 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행정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작

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나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산림 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림 관리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산림 관리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관성 없는 정책운영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행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산림 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

를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효과

적인 산림 관리와 보전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장점도 있으나 단점 또한 존재함으로 이

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 좀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022년 5월 29일 강원도

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 및 통과됨에 따라,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과 같은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

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일방적 관점과 편향성으로 인하여 실제 지방이양이 가지는 문제들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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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지방이양이 산림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론적인 관점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산림 자원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져

오는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을 간과하게 되며, 산림행정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대부

분 연구방법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림행

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시스템 시각에서 분석하여 파급효과의 전체 

과정을 인과관계로 분석하고, 둘째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져오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

하여 정책수단을 개입시킴으로써 지방이양 정책의 적절한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1. 선행연구 검토

기존에 이루어진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의 연구이다. 이 유형의 연구는 (안경섭, 2009; 양영철, 민기, 

2008; 구자춘외, 2022; 금창호. 최영출, 2016; 산림청, 2022a, 2022b) 주로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

양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을 다루면서, 지방이양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자원 관리와 지역 발전 연구를 주로 다루고 있다 (염종호, 2006; 주

효진 외, 200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자원 

관리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이양이 산림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와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 연구이다 (홍형득외, 202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이들 연구들은 주로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환경 보호 연구를 주로 다루는 연구들이다 (염종호, 2006; 석현득. 

박소희, 2013; Government of Canada; Hardin, 1978; Johansson and Lidskog, 2020; Metsahallitus; 

Min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of Finland; National Council for Air and Stream Improvement; 

UN, 2020, 2019). 이 들 연구들은, 주로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이 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와 환

경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김종호, 2010; 김종호외, 2012; 조윤숙, 2014; 채미옥외, 2015; 국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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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과학원, 2020) 중점을 두고 있다. 

위에서 간단하게 검토한 바와 같이,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연구범위나 연구방법 면에서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산림행정과 관련한 복잡성과 다양성 문제이다.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 영향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로 인해 산림행정의 

지방이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노력

과 자원을 요구하며, 분석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증가시킨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부족과 측정 어려움이다.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

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산림행정 권한의 지

방이양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측정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로 인해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측정 도구와 방법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구 방법의 다양성 문제와 관련된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접근법을 사용하여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회귀분

석, 경제 모델링 등을 사용하거나, 정성적인 접근을 위해 인터뷰, 설문조사, 케이스 스터디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새로운 방법론, 가령, 인과지도를 활용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새로

운 접근법으로 인식될 수 있고, 연구자들이 더 익숙한 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 분야는 주로 전통적인 방법들

이 사용되어왔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이양 효과분석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의 인과지도에 의한 영향 관계 분석은 시스템 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인과 관계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김도훈외, 1999). 이를 통해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인과지도는 일반적으로 화살표를 사용하여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화살표의 방향

은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장지현, 2010). 예를 들어, 

A 요소가 B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A에서 B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리게 된다. 이러한 인과지도

를 구성하면 시스템 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영향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향 관계 분석은 시스템의 동작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이다. 시스템 다이내믹

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영향 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한다. 먼저, 원인과 결과의 파악

이다. 인과지도를 통해 특정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정책 개발과 시나리오 분석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영향 관계 분석은 정책 개

발 및 시나리오 분석에 유용하다. 특정 요소에 변화를 주었을 때 시스템 내 다른 요소들에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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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여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 (Loncar et al., 2006; Hovmand 

and Pitner, 2005; 최영출, 2019; 최영출, 2012).

셋째, 시스템의 복잡성 이해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단

순화하여 모델링하는 도구이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영향 관계 분석은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

하고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에 의한 영향 관계 

분석은 시스템의 동작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최영출, 2017; 최

영출, 2020; 장지현, 기영화, 201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스

템 다이내믹스 방법론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동적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데에 필요

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다양한 인자와 요소들 사

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향후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산림행정은 자연,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면 다양한 인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모델링하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

련한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고,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스

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면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자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Ⅲ. 분석설계

산림행정의 주체 변화나 중요한 정책변동이 사회적, 지역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정책 인과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정재운외, 2008). 이는 인과지도에 포함된 체제의 구성요소들의 정책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s)를 탐색해서 산림행정 시스템의 효과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는 일과 관련된다. 

여기서 피드백 루프는 하나의 체제 내에서 연결된 변수들이 하나의 원을 형성하는 루프를 의미한다. 

산림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체제 내에 존재하는 피드백 루프를 도출하게 되면, 제한된 자원으로 산림

행정 관련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정책지렛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행정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인과지도 내의 다양한 정

책수단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인과지도라 함은, 산림정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의 체제(system)로 이해하고, 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체제들의 구성요소들

을 인과관계로 연결지어 놓은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산림정책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체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체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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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변동들은 다른 요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수단의 변동은 다른 정책수단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인 파

급효과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림정책의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인과지도 내

의 다양한 정책 피드백 루프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인과지도 내에 포함될 중요한 변수들의 선정은 산림행정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한국정

책학회, 2022; 구자춘, 2022; 조윤숙, 2014; 김종호외, 2010; 김종호 외, 2012; 채미옥외, 2015)의 

연구내용에 바탕을 두고 선정하였다. 한편, 선정된 변수들에 대한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산림행정 전문가 2명, 지방자치 전문가 2명,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전문가 1명으로부터 자

문을 받았으며, 자문결과를 통하여 변수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Ⅳ. 인과지도 작성 및 정책 피드백 탐색

산림행정의 정책변화가 가져올 중요한 체제상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체제를 발견하는 

작업이 인과지도를 통한 피드백 루프 (feedback loop)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 루

프는 하나의 전체 체제 (system) 내에 존재하는 하위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체제의 활동에 하위

체제들은, 자기 체제의 활동을 통하여 전체 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체 체제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피드백 루프로 발견되는 이러한 하위체제를 잘 작동시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드백 루프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지현, 2017a; 장지

현, 2017b). 

학술논문 및 신문기사에서 분석한 산림행정의 중요 이슈들을 포함하고 (한국정책학회, 2022; 구

자춘, 2022; 조윤숙, 2014; 김종호외, 2010; 김종호 외, 2012; 채미옥외, 2015) 일부 매개변수들을 

포함시켜서 산림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1. 기본 인과지도

본 연구에서는 산림행정의 정책변화(예: 산림기능 지방이양)가 산림의 공익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정책수단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

를 논리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공익기능이라 함은 개념상 넓으며, 국가 및 사회 전체적으로 미

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위에서 분석한 산림에 대한 향후 수요 변화의 중요내용을 포함

하면서 동시에 산림의 공익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과지도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과지도를 <그림 1>과 같이 작성하였다1).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

1) 인과지도에 포함되는 변수들과 인과지도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정책학회가 2022년도에 산림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림거버넌스 구축 및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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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인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산림행정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경우, 장점과 단점이 

같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장, 단점에 대한 변수 선정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이는 기존에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을 (한국정책학회, 2022; 김종호 외, 2010; 조윤숙, 2014; 채미옥 외, 2015, 

산림과학원 2020) 활용하여 제시되었다. 

<그림 1> 산림행정의 정책변화 영향 인과지도

주: 여기서 변수에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 및 부호 (+, -)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화살표의 경우, 뒤

의 변수가 화살표 앞에 있는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부호의 경우 +는 뒤의 변화가 클수

록 앞의 변화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뒤의 변수의 변화가 큰데, 영향을 받는 앞의 변수의 

값이 작아지면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임. 

2. 정책 피드백 루프

1) 산림 거버넌스 피드백 루프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수행된 연구내용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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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산림조합과 같은 여러 단체들도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이 잘 조정될 수 있는 산림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거버넌스가 잘 

작동된다면, 산림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인 산지전용 허가건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산지전용허

가건수는 다시 임목축적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임목축적이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이는 산림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

한 점에서 산림거버넌스 피드백 루프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산림거버넌스 운영 피드백 루프

2) 산림규제 피드백 루프

산림기능 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의 재량

권이 커지면 산림규제를 완화하게 할 수 있으며, 산림규제는 산림 관광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산림관광수입이 커지게 되면 이는 산림기능의 지방이양을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수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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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림규제 피드백 루프

3) 산지전용 허가 피드백 루프

산림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논의될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것

이다. 산지전용 허가건수는 임목축적량에 영향을 미치고, 임목축적이 높으면 산림거버넌스의 필

요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림거버넌스는 산림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

고, 산림이해관계자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산림규제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가정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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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지전용 허가 피드백 루프

4) 지역경제 피드백 루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산림에 관한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국제적 위상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경쟁력이 높으면 지

역경제에도 순기능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복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의 행복수준이 높아지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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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역경제 피드백 루프

5) 지방재정 피드백 루프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은 산림관광 수입과도 관련된다. 산림관광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지방

재정 수입도 증가하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경제가 양호하게 되면 주민행

복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민행복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산림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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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방재정 피드백 루프

6) 산림목재 사업 피드백 루프

산림규제는 산림의 목재사업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림목재사업화는 주민소득에 영향을 미

치게 되고 이는 주민행복을 거쳐서 산림의 중요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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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산림목재 사업 피드백 루프

7) 산림의 중요성 피드백 루프

가뭄같은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산림

규제의 필요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산림규제는 산지전용 허가 건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산지전용 허가 면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산지전용 면적이 많아지면 이는 

다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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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산림의 중요성 피드백 루프

8) 지역경제 피드백 루프

지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림목재 사업화가 이루어지면 주민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주민행복 수준이 높아지게 되

고, 이러한 행복수준의 향상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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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역경제 피드백 루프

9)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관계 피드백 루프

산림규제가 산지전용허가 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나치게 많은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

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

등관계가 생기게 되는 경우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데이터 기반

의 관리 시스템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산림 관련 건강프로그램 

등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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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관계 피드백 루프

10) 생물다양성 보존 피드백 루프

임목축적이 많아지게 되면 수자원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식물생태계 유지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다시 생물다양성 보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국제적 지구위기 대응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며, 다시 지역경제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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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생물다양성 보존 피드백 루프

11) 국제적 지구위기 대응 피드백 루프

생물다양성 보존 수준은 국제적인 관심대상인 지구위기 대응에도 기여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민

들의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산림규제와 산불발생 등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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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제적 지구위기 대응 피드백 루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져오는 효과를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

서 보면, 산림행정 권한과 관련된 주체들의 영향, 각종 매개변수적 역할을 하는 변수들의 종류 및 

이들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은 모두 12개의 피드백 루프를 생성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하나의 하위체제의 역할을 하며, 이들만 잘 관리해

도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시키고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

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향후에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선후관계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 앞의 변수의 값을 적절

히 조정할 경우, 뒤의 변수가 받는 영향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피드백 루프의 발견은 특정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그 정책의 파급효과

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전 정책분석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이 활용하는 인과지도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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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분석과 이에 따른 피드백 루프의 탐색을 하게 되면,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내재적 구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포함되어있는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을 모델링하여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전체의 체제를 관리하는 행정관

리자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체제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산림

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전제로 파급효과에 관한 피드백 루프 탐색을 해 본 결과, 모두 12 개 정도

의 피드백 루프가 발견되었다.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문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별도의 권한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인과지도 분석과 피드백 루프 탐색은 산림행정 권한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사이의 권한 이양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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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효과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산림 관련 중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인과관계 맵 분석과 피드백 루

프 분석을 활용한다.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파급효과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탐색한 결과 총 12개의 피드백 루프가 발견되었다. 산림행정권의 지방이양 문

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권한과 특별권한을 요구할 

경우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림행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장단점이 동시에 발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인

과관계도 분석과 피드백 고리 탐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이양 문제가 제기

될 때 산림행정 권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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